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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회귀모형에서의 통계적 추론: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관련 변수를

중심으로*

노민정**ㆍ유진은***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관련 변수를 탐색하여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하는 교육

적 조치 및 대책 마련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의존 관련 변수를 분석하는 

선행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기존 전통적 통계기법의 한계로 인하여 동시에 많은 수의 변수

를 모형에 투입하여 다양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고려한 연구는 아직 실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스마트폰 의존과 관련된 수많은 변수를 하나의 모형에서 분석하고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2차년도 자료에 기계학습 기법인 벌점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벌점회귀모형에서 

선택된 변수에 대하여 통계적 추론을 실시하여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까지 검정하였다. 자료를 무선분

할한 후 모형 적합과 통계적 추론을 100회 반복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50회 이상 확인된 17개 변

수를 최종 변수로 선택하였다. 최종 선택 변수는 부모님과의 대화시간, 여가시간, 학업성취 만족도, 

학업무기력, 주의집중, 창의적 성격, 그릿, 운동시간, 스마트폰 사용 목적별 빈도 등이었다. 이 17개 

변수는 단순히 탐색적 기법만을 고려한 결과가 아니라, 전통적 기법에서 중시하는 통계적 추론까지 

통과한 변수로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 비추어 최종 선택 변수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

계를 논의하였으며,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 대용량 자료에의 적용과 모의실험 등 후속 연구 주제를 제

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 대용량자료 분석 시 벌점회귀모형에서의 통계적 추론을 수행한 첫 번

째 연구라는 방법론적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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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폰의 접근성과 휴대성은 우리 삶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얻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즐거움

을 얻는다(Bian & Leung, 2015; Lin et al., 2014). 스마트폰 사용자는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연령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일부가 되었다(Samaha & Hawi, 2016). 특히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이미 

90%를 돌파하였으며(한국갤럽, 2019.8.29.), 세계 27개국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보

급률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KBS 뉴스, 2019.2.11.). 그러나 급격한 스마

트폰 확산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행위 중독 문제를 야기하였다

(Choi et al., 2015; Kwon, Kim, Cho, & Yang, 2013). 

스마트폰 의존은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사용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

하며 일상생활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불편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서보경, 차성수, 2020). 

최근 수행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

면 스마트폰 의존 현상은 청소년층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스마트폰 의존 고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 비율은 성인층보다 청소년층에서 높았으며, 청소년층에서도 중학생이 

유치원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 비하여 스마트폰 의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

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이러한 실태는 신체적ㆍ정서적ㆍ

인지적 발달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사회

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예방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한 

관련 변수 파악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성별, 우울이나 자기통제

력과 같은 개인 변수,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학교생활적응, 또래애

착과 같은 환경 변수들에 주목하여 이들 변수와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게 나타

났으며(이규현, 권윤희, 2014; 이하나, 양승목, 2018; 조윤주, 2019), 스마트폰 의존 청

소년들은 일반군보다 우울하거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이고(노충래, 김소연, 2016; 

문호경, 2020; 박소연, 유미숙, 2019), 또래애착 정도가 낮았다(김보경, 백용매, 허창

구, 2016; 신선임, 2017). 그러나 일부 변수에서 선행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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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행연구가 사용한 자료와 변수의 종류 및 조합이 상이하기 때문일 수 있다. 실

제로 이수진, 문혁준(2013)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연구에서 일부 변수를 선택하는 

단편적 접근보다 다양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다양한 변수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벌점회귀모형을 분석 기법으로 선택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과 관련된 변수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기계학습 기법인 벌점회귀모형

은 벌점항을 이용하여 반응 변수와 관련이 적은 변수의 회귀계수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변수를 선택하기 때문에 전통적 통계 기법과 달리 수백, 수천여 개의 변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유진은, 2016). 이렇듯 벌점회귀모형은 모형 투입 변수의 개수에 제한

이 없으나 전통적 통계 기법에서와 같은 통계적 추론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벌점회귀모형이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분산을 감소시키는 대신 편향된 추정

치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교육학 분야의 대용량자료에 벌점회귀모형을 적용한 연구(노

민정, 유진은, 2019a, 2020; 서은경, 김현철, 황수진, 이철원, 2018; 유진은, 2016; 유진

은, 노민정, 2017)가 다수 존재함에도 통계적 추론을 수행한 연구가 아직 보고되지 않

았다는 점에서 그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벌점회귀모형의 통계적 추론

을 위하여 최근 제안된 기법인 Post-Selection Inference(Lee, Sun, Sun, & Taylor, 

2016; 이하 PSI)를 연구에 적용하였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스마트

폰 의존과 관련된 변수들을 탐색하고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벌점회귀모형으로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 자료를 분석하고 벌점회귀모형 결과에 대한 통계적 추론을 실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과 스마트폰 의존

스마트폰 의존은 과거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스마트폰에 대

한 의존 문제를 기존 중독 문제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의존’이라는 용어로 

재명명되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중독’은 정신병리학적 용어로 상담과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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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되어야 하는 질병인데 현대 사회의 일상에 보편화 되어 있는 기기인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을 ‘중독’으로 취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스마

트폰 의존에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을 ‘중독’이 아닌 의존으로 재정의하여 치료가 

아닌 선용을 계도하겠다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서보경, 차성수, 2020).

스마트폰 의존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salience), 조절

실패(self-control failure)와 문제적 결과(serious consequences)를 경험하는 상태를 이

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현저성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형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이

다. 조절실패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이용을 본인의 자율적 의지로 통제하는 능력이 낮

은 것을 의미하며, 문제적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으

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 청소년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마트폰 의존 유형은 조절실패였다(과학기술정보통

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2. 스마트폰 의존 관련 변수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연구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

대에서 수행되었다. 청소년층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모두 포함되나, 청소

년층은 학령에 따른 특성이 이질적인 편이므로 학교급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이 절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을 분석한 연구로 한정하였음을 밝힌다. 스마트폰 의존과 관련되어 연구된 변수는 

KCYPS 2018의 분류를 따라 개인발달 변수와 발달환경 변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개인발달 변수

선행연구들은 성별, 자기통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와 같은 심리 특성 변수나 우

울, 공격성, 충동성과 같은 부정적 정서 변수, 스트레스 등의 개인발달 변수를 사용하

였다. 가장 높은 빈도로 연구된 변수는 우울이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우울과 스

마트폰 의존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경승구, 김진욱, 2019; 노충래,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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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문호경, 2020; 이응택, 오승근, 백진현, 이승봉, 2020; 정민, 2015; 조윤주, 

2019). 그러나 이하나, 양승목(2018)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제외한 고등학생과 대학

생에서만 우울과 스마트폰 의존 간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이하나, 양승목

(2018)의 연구에서 학령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공격성이었다. 노충래, 

김소연(2016)도 공격성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경승구, 김진욱(2019)의 연구에서는 공격성과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승구와 김진욱(2019)의 연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낸 변수는 스트레스였다. 

스트레스는 행위중독을 예측하는 위험요인 중 하나이며(Van Deursen, Bolle, Hegner, 

& Komdmers, 2015), 학교 및 가정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 스트

레스는 자극 자체보다 개인의 대처 능력이 중요하며(이혜진, 2017), 이러한 관점에서 자

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 변수가 스마트폰 의존과 함께 연구되었

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자기통제력(김상림, 2018; 이수진, 문혁준, 2013; 정민, 

2015), 자기효능감(이규현, 권윤희, 2014; 이윤미, 권윤나, 채규만, 2019), 자아존중감(이

하나, 양승목, 2018; 문호경, 2020)과 스마트폰 의존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그 외 개인발달 변수에는 성별, 성적, 여가 만족, 체육 활동이 있었다. 대체로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으나(경승구, 김진욱, 2019; 조윤주, 

2019),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의존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연구도 있었

다(이응택 외, 2020). 성적과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선행연구 중에는 부적 상관을 보

고한 연구(이규현, 권윤희, 2014)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고한 연구(이응택 

외, 2020)가 있었다. 여가만족, 운동 및 체육 활동에서는 여가 활동에 만족할수록(정

인경, 김정현, 2015), 체육 활동에 적극적일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게 나타났다(조

건상, 이영익, 2018).

2) 발달환경 변수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한 발달환경 변수는 부모 양육태도였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노충래, 김소연, 

2016; 문호경, 2020; 박소연, 유미숙, 2019; 이규현, 권윤희, 2014; 조윤주, 2019).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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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연구

(이하나, 양승목, 2018)도 존재하였다.

부모 양육태도 외에 부모 또는 가족과 관련된 선행연구 변수에는 부모 애착과 의

사소통이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오현희, 김현진, 2014; 이윤미 외, 2019). 그러나 부모 애착

과 스마트폰 의존 간에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설정하거나(정규석, 2017), 통계적 유

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이응택 외, 2020). 부모와의 애착 문

제는 대인관계나 자녀 간 의사소통에도 전이되어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김보경 외, 2016). 부모 애착과 더불어 부모 또는 가족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개방적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의존도를 감소시킨다고 보

고하였다(고은혜, 김근영, 2017; 김상림, 2018; 오현희, 김현진, 2014; 이수진, 문혁준, 

2013; 정민, 2015). 

학교생활만족도와 또래애착은 부모 양육 태도와 더불어 높은 빈도로 연구된 발달환

경 변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게 

나타났으나(이규현, 권윤희, 2014; 이수진, 문혁준, 2013; 정민, 2015; 조윤주, 2019; 

주석진, 조성심, 2015), 김상림(2018)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마찬가지로, 또래애착의 경우에도 또래애착이 높아 사회적 위축이나 소외감을 

경험하지 않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경승구, 김진욱, 2019; 

고은혜, 김근영, 2017; 오현희, 김현진, 2014; 정민, 2015; 주석진, 조성심, 2015)가 있

는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연구(이응택 외, 2020)도 있었다. 

스마트폰 의존과 관련된 변수에는 스마트폰 사용 유형(배성만, 2018; 이응택 외, 

2020; 이하나, 양승목, 2018), 스마트폰 사용 시간(주석진, 조성심, 2015), 게임중독(배

성만, 2018), SNS중독(배성만, 2018)이 있었다. 성별과 상관없이 게임중독과 SNS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 용도는 성

별에 따라 달랐으며, 여학생은 사진 촬영 및 동영상을, 남학생은 게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하나, 양승목, 2018).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는 여러 가지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변수 조합으로 변

수와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로 인하여 변수의 직접적, 매개 및 

조절 관계 설정이 연구마다 상이하였으며,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일치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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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동시에 많은 변

수를 분석할 수 있는 벌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의존 관련 변수를 탐색하였다. 

3. 벌점회귀모형: LASSO

기계학습 기법인 벌점회귀모형은 변수 선택과 동시에 계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

으로 특히 빅데이터 또는 고차원 자료 분석에서 각광받고 있다. 주로 보건 및 의학

(Futoma, Morris, & Lucas, 2015; Kim, Banerjee, & Park, 2016), 유전학(Ghosh & 

Chinnaiyan, 2005; Lu et al., 2017; Ma, Song, & Huang, 2007), 생명정보학(Ma & 

Huang, 2008; Wu et al., 2009), 공학(Fan, Feng, & Wu, 2009; Rida, Jiang, & Marcialis, 

2015; Zou, Jiang, & Tsung, 2011), 경제학(Panagiotidis, Stengos, & Vravosinos, 2018; 

Wang, Xu, & Zhou, 2015) 등의 분야에서 규제화(regularization)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례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수 수가 많은 자료를 기존 회귀모형의 최소제

곱추정법을 사용하여 분석할 때 비수렴 또는 과적합으로 인한 예측력 감소 등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박창이, 김용대, 김진석, 송종우, 최호식, 2011; 유진은, 2016; 

Tibshirani, 1996). 반면, 규제화 기법인 벌점회귀모형은 변수 수가 사례 수보다 많은 

자료에도 변수 선택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테면 교차타당화를 통하여 예측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대표적인 벌점회귀모형인 LASSO(Tibshirani, 1996)는 벌점잔차제곱합을 최소로 하는 

회귀계수를 추정한다. 식(1)의 첫 번째 항은 최소제곱추정량이며, 두 번째 항이 벌점

항이다. 벌점항의 조율모수 가 회귀계수의 축소 정도를 조절한다. 즉, 조율모수 

가 커지면 회귀계수가 많이 축소되어 0에 가까워지며, 회귀계수가 0인 변수는 모형에

서 배제된다.



=argmin ║ 

  



  
  

  



  . 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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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벌점회귀모형에서의 통계적 추론: PSI

벌점회귀모형은 예측오차를 최소화하는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편향된 추정치를 

도출하므로(유진은, 2016) 벌점회귀모형에서의 통계적 추론은 개념적으로나 분석적으

로나 어려운 과제였다(Hastie, Tibshirani, & Wainwright, 2015). 벌점회귀모형에서의 

통계적 추론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최근 PSI(post-selection 

inference; Lee et al., 2016)와 debiasing(Javanmard & Montanari, 2014)과 같은 기법

들이 제안되었다. 

PSI와 debiasing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debiasing은 희소성(sparsity) 

가정 하에 규제화된 추정치를 얻기 위하여 전체 모형을 활용한다. 따라서 하위 모형

(submodel)을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추정 결과로 도출된 신뢰구간이 지나치게 넓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Hastie et al., 2015). 그러나 전체 모형을 활용하여 추론하므로 

다중검정(multiple testing) 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검정 결과를 도출한다(Hastie et 

al., 2015; Lee et al., 2016). 반면, PSI는 LASSO가 0이 아닌 모든 참변수를 찾았다고 

가정하고 LASSO 결과로 선택된 변수에 대하여 조건부 추론을 실시한다. 따라서 

debiasing의 문제인 다중검정오류 확률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단, PSI에서는 

‘LASSO가 0이 아닌 모든 참변수를 찾았다’는 가정을 충족해야 하는데, LASSO와 같은 

볼록벌점함수를 교차타당화와 함께 쓸 때 참변수를 모두 선택한다는 모의실험연구가 

다수 있다(Bühlmann & Mandozzi, 2014; Fan & Lv, 2008; Yoo & Rho, in press). 

특히 소규모자료 분석보다 대용량자료 분석 시 그 가정을 충족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 대용량자료를 분석하는 본 연구는 PSI를 선택하였다. 

PSI 단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LASSO를 수행하여 모형을 구축한다(식 1). 

LASSO에서 선택된 변수가 활성 세트( )에 들어가고, 선택되지 않은 변수는 비활성 

세트( )에 들어간다(식 2). LASSO로 구축된 모형은 Karush-Kuhn-Tucker(KKT) 조

건을 충족하며, 식 3과 같이 정리된다. 즉, 활성 세트에 포함되는 변수 의 부호가 

가 되고, 활성 세트에 포함되지 않는 변수 벡터 의 노음은 1보다 작게 된다. 식 3

을 만족하는 와 는 식 4 우변의 부등식과 같다. 식 4의 과 는 활성화 제약조

건인 과   , 비활성 제약조건인 와  로 나뉘며, 이는 LASSO 모형에서 선택된 

변수 집합     이 다면체(polyhedron) 형태를 띤다는 식 5로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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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PSI의 조건부 분포(식 6)는 절단된 정규분포(truncated normal distribution)

를 따르게 되며 이 분포를 바탕으로 통계적 추론이 이루어진다. PSI에 대한 더 자세

한 설명은 Lee et al.(2016)을 참고하기 바란다.

   ≠  식(2)


         

 
       ∞  

식(3)

   ∣∣∞      

        

    식(4)

      ≤    식(5)


 ∣   식(6)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1) 자료 정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은 2018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

학년 재학생을 다단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 연구 자료이

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 관련 변수를 탐색하기 위하여 KCYPS 2018 

중1패널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2019년 조사 당시 중학교 2학년이

었던 학생 2,438명(남학생 1,318명, 여학생 1,120명)의 개인 발달 및 발달환경 378개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이다.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성별(YGENDER), 선호 연예인/운동선수 유무(YACT3A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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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이분형 변수의 응답 값은 0 또는 1로 재코딩하였다. 하위범주별 응답 비율이 

매우 불균형한 스마트폰 사용(YMDA1A00) 변수는 소유자와 상관없이 스마트폰을 사

용하고 있으면 ‘1’,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0’으로 변환하였다. 범주와 서열이 

혼합되어 있는 변수는 특정 값을 결측값으로 변환하였다. 예를 들면, 전교과 성취도 

주관적 평가(YINT1A00), 학업성취 만족도(YINT1B00), 학교생활만족도(YEDU1A00)의 

‘6: 잘 모르겠음’과 장래희망 교육수준(YFUR1A00)의 ‘5: 잘 모르겠음’, 진로관련 대화 

빈도(YFUR2A) 변수의 ‘8: 해당 없음’을 결측값으로 변환하였다. 또한 형제자매 중 본

인 순서(YFAM3A00) 변수의 결측값은 0으로 변환하였다.

응답값 및 결측값 변환 후 총 99개의 변수를 삭제하였다. 삭제한 변수는 학교 코드, 

가중치와 같은 관리 변수, 분석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시간(분)’ 변수, 30개의 창의

적 성격 문항에서 생성되어 다중공선성의 우려가 있는 창의적 성격 점수(YPSY6Asc), 

분산이 0에 가까운 변수였다. 또한 PSI에서는 범주형 변수를 처리할 수 없어 학교 및 

주택 소재지(ARA1, ARA2) 변수를 삭제하였다. 변수 삭제 후 남아 있는 결측값은 

k-NN 대체법을 이용하여 대체하였다. K-NN 대체법은 비모수적 방법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이 쉬우면서 대체 결과 또한 우수한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노민정, 

유진은, 2019b; 박소현, 방성완, 전명식, 2011; Jönsson & Wohlin, 2004). K는 Jönsson 

& Wohlin(2004)을 따라 완전관측 사례수의 제곱근 값인 39를 사용하였다. 

표 1

KCYPS 2018 아동ㆍ청소년 조사 영역(중등)

조사영역
조사항목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개인

발달

생활시간 하루일과
수면시간(취침/기상)과 질, 부모님 대화시간, 학습시간, 

여가시간

지적발달
학업성취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학업성취 만족도

학업태도 학업 열의, 학업 무기력

진로
진로계획 장래희망 교육수준, 장래직접 결정여부

진로관 진로 관련 대화상대/빈도

사회/정서/

역량발달

만족도 삶의 만족도

행복 행복감

자아인식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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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변수 및 반응변수

자료 정리 과정을 거쳐 분석에 사용한 최종 자료의 학생 수는 2,438명, 설명변수는 

264개였다. 설명변수는 개인발달 변수와 발달환경 변수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하형석 외, 201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발달 변수에는 생활시간, 지적

발달, 진로, 사회ㆍ정서ㆍ역량 발달, 비행, 신체발달이 있으며, 발달환경 변수에는 매

체, 활동ㆍ문화환경, 학교, 가정 관련 변수가 있다. 

반응변수인 스마트폰 의존도는 KCYPS 2018의 스마트폰 의존도 15개 문항의 평균

값이며, 각 문항은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 매우 그렇다’까지 4점 리커트형 척도

이다. 15개 문항 중 5, 10, 15번째 문항 3개를 역변환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

트폰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반응변수의 최솟값과 최댓값은 1과 3.87, 평균은 

2.14, 표준편차는 0.47, 크론바흐 알파값은 0.87이었다.

조사영역
조사항목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정서문제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협동의식 협동심

창의성 창의적 성격

끈기 그릿(Grit)

비행
비행1 현실비행(비행경험 유무 및 빈도)

비행2 사이버비행(비행경험 유무 및 빈도)

신체발달
건강 건강상태 평가, 운동시간, 아침식사 횟수

체격 키, 몸무게

발달

환경

매체 스마트폰 사용여부, 사용 목적별 빈도, 의존도

활동/문화

환경

청소년활동 연간 참여 횟수 및 만족도

동아리활동 연간 참여 횟수 및 만족도

팬덤활동 선호 연예인/운동선수 유무, 팬덤 활동 빈도

학교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도

친구 친구관계

교사 교사관계

가정
부모관계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양육태도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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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0-fold 교차검증(cross-validation; CV)을 실시

한 후, 1-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조율모수 를 선택하여 LASSO 모형을 구축하고(Hastie 

et al., 2015), 구축된 LASSO 모형에 대하여 PSI를 실행하여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

을 확인하였다. CV는 자료를 동일한 크기로 분할한 후, 분할한 자료를 다시 훈련 및 

타당화 자료로 나누어 모형을 구축하고 타당화 오차를 산출하는 것을 반복하며 모형

을 평가하는 방법이다(유진은, 2016).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형 구축과 PSI를 100번 

반복한 후, Meinshausen & Bühlmann(2010)과 Shevade & Keerthi(2003)를 참고하여 

100번의 반복에서 각 설명변수의 선택 및 통계적 유의성 확인 횟수를 계산하였다. 이 

값을 선택계수(selection counts; 유진은, 김형관, 노민정, 2020; Yoo & Rho, 2020)라 

하고, 1, 25, 50, 75, 100번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선택계수를 사용한 이

유는 CV 활용 시 자료 분할에 따라 조율모수 가 달라지는 문제 및 일반적으로 모

형 선택 일치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LASSO의 특성(Huang, Ma, & 

Zhang, 2008; Zhao & Yu, 2006)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자료 정리 및 통계 분석 시 사용한 프로그램은 R이다. 결측값 대체에는 VIM(Kowarik, 

& Templ, 2016), 벌점회귀모형 구축과 PSI에는 각각 glmnet(Friedman, Hastie, & 

Tibshirani, 2010)과 selectiveInference(Tibshirani et al., 2019)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LASSO와 PSI 결과

최종 분석 자료에서 100개의 LASSO 모형을 생성하였으며, 각 LASSO 모형에서 선

택된 변수를 대상으로 PSI를 실행하였다. 표 2와 표 3은 구축된 100개의 LASSO 모형

의 크기와 선택계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2와 같이 LASSO 모형 크기의 최솟값은 58, 

최댓값은 78, 평균(표준편차)은 67.48(5.33)이었다. 표 3과 같이 100개의 LASSO 모형

에서 1번이라도 선택된 변수는 78개였으며, 25번 이상 선택된 변수는 70개, 50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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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75번 이상 선택된 변수는 64개, 100번 모두 선택된 변수는 58개였다.

표 2

반복 구축된 LASSO 모형 크기

최솟값 1Q 2Q
평균

(표준편차)
3Q 최댓값

변수 개수 58 64 64
67.48
(5.33)

70 78

표 3

LASSO 모형의 선택계수

반복 선택 횟수 ≥1 ≥25 ≥50 ≥75 =100

변수 개수 78 70 64 64 58

표 4는 생성된 LASSO 모형에서 선택된 변수들을 대상으로 PSI를 실행한 후 확인한 

통계적 유의성의 기술통계를 제시한 것이다. LASSO 모형에서 선택된 변수 중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변수 개수의 최솟값은 12개, 최댓값은 20개, 평균(표준편차)은 

15.80(1.63)개였다. 표 5는 100번 반복 수행된 PSI 결과에서 선택계수를 산출한 것이

다.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횟수가 1번 이상인 변수는 26개, 25번 이상인 변수는 21

개, 50번 이상인 변수는 17개, 75번 이상인 변수는 10개, 100번인 변수는 5개였다.

표 4

반복 수행된 PSI 결과

최솟값 1Q 2Q
평균

(표준편차)
3Q 최댓값

변수 개수 12 14 16
15.80
(1.63)

17 20

표 5

PSI 선택계수

통계적 유의성 
확인 횟수

≥1 ≥25 ≥50 ≥75 =100

변수 개수 26 21 17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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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선택 변수

본 연구는 100개의 LASSO 모형에서 100번 모두 선택된 변수 중 통계적 유의성이 

50회 이상 확인된 변수 17개를 최종 변수로 선택하였다. 이 중 14개는 생활시간, 지

적발달, 사회/정서/역량발달, 신체발달에 대한 개인발달 영역의 변수였으며, 나머지 3

개 변수는 발달환경 영역의 매체 변수였다. 표 6은 17개 최종 변수의 변수명, 변수 

내용, 응답 범주, 회귀계수의 평균(표준편차), PSI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

최종 선택 변수

영역 순 변수명 변수 내용 범주
회귀계수

평균(표준편차)
PSI

개인

발달

 1 YTIM1D01 [부모님 대화시간]-평일_부모님 대화시간

A

-0.02(0.0008) 100

 2 YTIM1N01 [여가시간]-평일_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 -0.01(0.0024) 68

 3 YTIM1K01 [여가시간]-평일_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0.06(0.0016) 80

 4 YTIM1K02 [여가시간]-주말_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0.03(0.0005) 65

 5 YINT1B00 [학업성취 만족도]-지난 학기 학교성적 만족  수준 B -0.02(0.0012) 93

 6 YINT2B01
[학업 무기력]-실력 차이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C

0.02(0.0001) 100

 7 YINT2B15
[학업 무기력]-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0.02(0.0005) 84

 8 YPSY4A06
[주의집중]-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0.03(0.0007) 71

 9 YPSY4A07 [주의집중]-글자를 잘 빠뜨리고 쓰는 편이다 0.02(0.0002) 53

10 YPSY6A30 [창의적 성격]-의심이 많은 D -0.02(0.0021) 100

11 YPSY7A01
[그릿(Grit)]-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C

0.02(0.0002) 73

12 YPSY7A03
[그릿(Grit)]-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

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0.03(0.0003) 100

13 YPSY7A07 [그릿(Grit)]-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0.03(0.0002) 82

14 YPHY1B00
[운동시간]-지난 일주일 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
E -0.02(0.0002)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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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간 영역에서는 하루일과 중 부모님과의 대화시간, 여가시간 변수가 3개 선택

되었다. 평일에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을수록(YTIM1D01), 평일에 친구들과 노

는 시간이 많을수록(YTIM1N01)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게 나타났다. 친구들과 노는 시

간은 부모님과의 대화, 공부 및 독서, 운동,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하는 시간, TV 시

청 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다. 그리고 평일, 주말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YTIM1K01, YTIM1K02)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적발달 영역의 학업성취 영역에서 학업성취 만족도, 학업 태도 영역에서 학업 무

기력 변수가 선택되었다. 지난 학기 학교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YINT1B00), 

실력 차이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할수록(YINT2B01),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수록(YINT2B15)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정서/역량발달 영역에서는 정서문제-주의집중, 창의성, 끈기 변수가 선택되었다.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고 응답하였을수록(YPSY4A06), 글자를 잘 빠뜨리

고 쓰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을수록(YPSY4A07)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창의성

에서는 창의적 성격 변수 중 의심이 많다고 응답하였을수록(YPSY6A30) 스마트폰 의존

도가 낮게 나타났다. 끈기에서는 그릿 변수가 3개가 선택되었으며,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을수록(YPSY7A01),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는다고 응답하였을수록(YPSY7A03)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게, 어떤 일을 시

작하면 무조건 끝낸다고 응답하였을수록(YPSY7A07)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게 나타났다. 

영역 순 변수명 변수 내용 범주
회귀계수

평균(표준편차)
PSI

발달 

환경

15 YMDA1B05 [사용 목적별 빈도]-SNS 이용

F

0.02(0.0008) 100

16 YMDA1B06 [사용 목적별 빈도]-게임 0.03(0.0012) 65

17 YMDA1B07 [사용 목적별 빈도]-사진/동영상 촬영 0.03(0.0009) 70

A: 1, 전혀 안함; 2, 30분 미만; 3, 30분~1시간 미만; 4, 1시간~2시간 미만; 5, 2시간~3시간 미만; 

6, 3시간~4시간 미만; 7, 4시간 이상

B: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C: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D: 0, 선택 안 함; 1, 선택함

E: 1, 없다; 2, 1시간; 3, 2시간; 4, 3시간; 5, 4시간 이상

F: 1,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2,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 가끔 사용한다; 4, 자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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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발달 영역에서는 운동시간 변수가 선택되었다. 지난 일주일 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이 많을수록(YPHY1B00)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발달환경에서는 매체 관련 변수가 3개 선택되었다. 스마트폰 사용 목적별 빈도에서 

SNS, 게임, 사진/동영상 촬영을 많이 할수록(YMDA1B05, YMDA1B06, YMDA1B07)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Ⅴ. 논의 및 제언

1. 최종 선택 변수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KCYPS 2018 2차년도 자료에 벌점회귀모형을 적용하여 중학생의 스마트

폰 의존도와 관련된 변수를 탐색하고 통계적 추론을 진행하였다. 100번의 반복에서 

모두 선택된 변수 중 50번 이상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총 17개 변수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에 사용된 변수이면서 본 연구에서도 선택된 변수는 스마트폰 사용목

적별 빈도 및 사용 시간, 학업 무기력, 주의집중이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의존 경향이 높게 나타나며(류세인, 조인숙, 2015),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도 확인되었다. 스마트폰 사용 목적의 경우에는 SNS나 게임,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많이 사용할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성별과 스마

트폰 의존 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목

적이 다른 경향을 보인 연구(이하나, 양승목, 2018)를 염두에 두고, 스마트폰 사용 목

적에 따른 차별적 접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학업 무기력과 주의집중도 스마트폰 의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은

경, 안지영, 김지신, 2020; 허균, 2013). 학업 무기력은 학업 상황에서 겪는 학습된 무

기력을 특정한 것이며(박병기, 노시언, 김진아, 황진숙, 2015), 학습된 무기력은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아영, 주지은, 1999). 성적은 이규현, 권

윤희(2014)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의존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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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만족도가 선택되어 성적과 스마트폰 의존 간의 부적 관

계를 보고한 선행연구와 관련 지을 수 있었다. 선행연구와 구별되는 점은 KCYPS 

2018에 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 문항이 존재함에도 해당 문항이 아닌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성적 그 자체보다 성적에 대한 학생의 인식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성적에 대한 만족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

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의존과 정적 상관

을 맺고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정인경, 김정현, 2017)와 일맥상통한다.

다음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택되지 않은 변수이다. 부모 

양육태도와 우울, 또래애착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선택되지 않았다. KCYPS 2018은 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착, 

거부, 자율성지지, 거부 등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해당 문항들은 선택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선택된 부모 관련 변수는 부모와의 대화시간이었으며,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개방적일 경우 폐쇄적일 때보다 대화 시간이 많을 것이므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한 선행연구(노충래, 김소연, 2016)와 같은 맥락에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우울과 스마트폰 의존의 상관관계가 연구된 바 있음에도 

PSI 결과에서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선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우울’ 구인이 기존 연구에

서 사용된 ‘우울’ 구인과 이름은 동일하나 그 구조는 상이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개별 문항을 각각의 변수로 취급하였는데, 기존 연구는 문항 묶음의 평균값을 우울 

구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구인이라도 그 구인을 측정하는 문항 묶음을 

구성하는 개별 문항들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노민정, 유진은, 2019a, 2020). 또 다른 

이유로 분석 모형에 투입된 변수 세트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우울과 함

께 사용된 설명변수는 주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만족도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

백 개에 달하는 개인발달 및 환경발달 변수를 한 모형에 투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변

수 간 관계가 달라졌을 수 있다. ‘우울’ 변수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가능한 많은 변

수를 하나의 모형에 투입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하려는 본 연구 

목적과 닿아 있다. 또한, 이미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일견 새로운 연구가 불필요해 

보이는 주제에도 벌점회귀모형을 적용하는 것의 의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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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관련된 변수 중 선택된 것은 부모와의 평일 대화시간이었으며, 부정적 정서

에서는 주의집중이, 사회적 관계에서는 또래애착이 아닌 평일 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선택되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및 SNS 사용이 높

아지므로(염동문, 2017)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

도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선택된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학습, 운동 및 신체활동, 스

마트폰 및 컴퓨터 사용 시간을 제외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학생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체육 활동 정도와 스마트폰 의존 간의 부적 관계는 양영미, 이선영(2019)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가 선행연구와 구별되는 점은 단순히 체육 활동 유무가 아니

라 어떠한 운동을 했느냐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KCYPS 2018에는 학교 

수업 시간 외 운동이나 체육 활동 시간을 묻는 문항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주일 

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을 묻는 문항이 선택되었다. 운동 강도에 따른 신체 활

동 정도가 스마트폰 의존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성격과 그릿(grit; Duckworth et al., 2007)을 측정하는 문항 일

부가 새롭게 탐색되었는데, 이 변수들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변수였다는 점을 주목

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창의적 성격을 측정하는 문항 중 의심이 많다고 답할수록 스

마트폰 의존도가 낮았고, 그릿 문항 중 쉽게 흥미를 잃고 노력 지속 시간이 짧다고 

답할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았다. 그릿의 하위 범주인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에서 

각각 한 문항씩 선택된 점 또한 흥미롭다. 본 연구만으로 창의적 성격 또는 그릿이 

스마트폰 의존을 예측한다고 단언할 수 없으나, 본 연구에서 새롭게 탐색된 변수들은 

100개 모형에서 100번 모두 중요한 예측변수로 선택된 변수임과 동시에 통계적 유의

성 또한 검증된 변수로 의의가 있다. 창의성과 그릿 모두 KCYPS 2018에 새로 추가된 

구인이므로 향후 관련 연구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창의성 또는 그릿과 스마

트폰 의존 간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2. 연구 의의 및 제언

1996년 LASSO가 발표된 이래 벌점회귀모형에서의 통계적 추론은 통계학자들의 당

면 연구 과제 중 하나였다(Hastie et al., 2015; Yoo & Rho, in press). 본 연구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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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과학 대용량자료 분석 시 기계학습 모형에 통계적 추론까지 수행한 국내 최초의 연

구로 방법론적 의의를 지닌다. 벌점회귀모형에서의 통계적 추론 기법인 PSI를 사회과

학 대용량자료인 KCYPS 자료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선택된 17개 변수는 단순히 탐색

적 기법만을 고려한 결과가 아니라, 전통적 기법에서 중시하는 통계적 추론까지 통과

한 변수다. 다시 말해, 이 변수들은 탐색적 기법과 통계적 추론을 모두 고려하여 얻

은 결과로서 의의가 있다. 

PSI는 LASSO로 선택된 변수에 대하여 다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때문에 탐색

적 기법만 적용한 연구보다 보수적인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의 PSI 결과로 선택된 

다수의 변수가 선행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연구된 바 있다. 즉, PSI를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변수가 선택될 확률이 줄어들었으나, 같은 맥락에

서 새로운 변수가 탐색될 확률 역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회과학 대용량

자료 분석에 PSI를 적용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KCYPS 뿐만 아니라 

KEEP(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KELS(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한국교육종단연구) 등의 대용량자료가 공개되고 있다. 

통계적 추론까지 고려하는 벌점회귀모형 기법을 다양한 유형의 사회과학 대용량자료 분

석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의실험 연구를 설계하고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실험 연구를 통하여 스마트폰 의존 관련 변수들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은 불가

능에 가깝다. 연구자들은 스마트폰 의존과 관련 있는 변수들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확

인함으로써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본 연구는 수

백 개의 변수 중에서 스마트폰 의존 관련 변수를 벌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탐색하고, 

선택된 소수의 변수에 대하여 통계적 유의성까지 검정하였다. 수많은 소규모 연구들

을 통해 밝혀진 결과 중 상당 부분을 본 단일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에서 연구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 결과 선별된 변수는 중학생

의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하는 교육적 조치 및 대책 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대용량자료 분석에 PSI를 적용한 첫 번째 연구인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PSI 기법을 적용하는 연구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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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tistical inference after variable selection in penalized 
regression: Focusing on variables relating to adolescents’ 

smartphone reliance

Rho Minjeong*ㆍYoo Jin Eu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plore variables predicting adolescents’ 

smartphone reliance and to provide research-based evidences for possible educational 

interventions. In particular, this study employed post-selection inference after penalized 

regression in analyzing  KCYPS 2018 2nd wave data. In order to consider the 

inconsistency issues of LASSO with respect to variable selection, this study repeated 

100 times of model selection and post-selection inference. A total of 17 variables 

were identified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50% of the iterations; the variables 

included predictors relating to conversation with parents, leisure time, satisfa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academic helplessness, attention, amount of workout, 

creative personality, and grit. This study bears methodological implications as one 

of the first studies to apply post-selection inference to social science large-scale 

data.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suggested.  

Key Words: smartphone reliance, machine learning, penalized regression, 
post-selection inference, regu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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