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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연구배경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문제와 이로 인한 건강 및 사회영향이 심각한 사회 이슈로 주

목받으면서, 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와, 정책

적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가족

관련 요인은 보호요인을 규명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예방정책의 대상

자 선정에 있어서 중독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가족의 위험요인을 Agnew의 일반

긴장이론에 근거하여 밝혀보고자 하며, 나아가 두 관계에서 중독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건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보화 진흥원의 2013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

였으며, 만 10-19세 이하 청소년 33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가족 내 부정적 자극 및 경험을 나타내는 가족긴장으로 한부모 가정, 가정 폭력, 부모

의 알코올, 도박, 약물 문제경험을 포함시켰고, 종속변수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스마트

폰 중독척도(S-척도)를 활용하여 중독을 진단하고, 잠재위험군과 고위험군을 스마트폰 

중독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긴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조건적

으로 만들어주는 조건변인으로 가족의 지지, 부모의 통제, 자기통제, 또래관계만족을 

포함시켰다. 가족긴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조건

요인의 영향은 가족지지, 부모통제, 자기통제, 또래관계만족도를 각각 높은 집단과 높

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하위그룹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가족긴장의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한부모 가정청소년

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유의하게 높지 않았으나,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OR=1.7 

95%CI 1.2-2.4)과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청소년(OR=2.02 95%CI 

1.2-3.3)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긴장을 경험하더라

도 스마트폰 중독 위험을 높이지 않을 수 있는 조건요인의 영향을 탐색해본 결과 가

족의지지, 부모의 통제, 자기통제, 또래관계 만족도가 높지 않은 집단에서만 가족긴장

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모든 가족긴장요인과 스마

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조건요인의 영향을 확인하였고, 조건요인 중에서 자기통제가 가

장 중요한 조건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의 주요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긴장요인 중에서 한부모 가정은 스마트

폰 중독의 위험요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나, 가정폭력경험과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

문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위 두 가족긴장을 경험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가족의지지 수준이 높거나, 부모의 통

제수준이 높거나, 자아의 통제수준이 높거나, 또래관계만족도가 높으면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주 요 어 : 가 족 긴 장 ,  스 마 트 폰  중 독 ,  청 소 년 ,  일 반 긴 장 이 론 ,  한 부 모  가 정 ,  

가 정 폭 력 ,  부 모 의  알 코 올 · 도 박 · 약 물 문제

학번: 2 0 1 5 - 2 4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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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  연구배경 및  연구의  필요 성

   스마트폰은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보편적 모바일 기기로 2015

년 기준 한국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전 세계 주요 56개국 중 4위를 

차지하며 성인의 8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t경

제 연구소, 2015). 이 중 초등학교 고학년 보유율은 72.3%, 중고등학

생은 90%를 상회하고(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동시에 해마다 스

마트폰을 사용하는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어 스마트폰은 청소년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핵심매체라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유입이 본격화된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지닌 순기능

과 함께 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야기되는 중독문제가 심각한 사회

적 문제로 제기되어왔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에 인터넷의 기능이 

합쳐진 형태로 기존의 청소년 문제였던 인터넷 및 게임중독, 휴대전

화 중독이 총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2015년 한국 정보화 진흥원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 중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16.2%로 조사되었으며 청소년의 경우 31.6%로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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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의 2.3배 높게 나타났고 이는 전년 대비 2.4%p증가한 수치로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에 가장 취약한 계층임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이 특히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주목되고 있

는 데에는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을 위협한다는 증거가 다수 보고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

면 스마트폰 중독은 척추 측만증, 손목터널 증후군, 안구건조증을 

유발하고, 우울, 불안, 분노조절 능력상실 등의 정신적 문제를 유발

하며, 나아가서는 가정과 학교 구성원과의 갈등 및 스마트폰을 이용

한 사이버 폭력 및 비행을 야기한다고 보고하고 있어(문두식, 최은

실, 2015) 스마트폰 중독이 현대사회의 새로운 청소년 문제행동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심각성으로 정부 각 부처는 스마트폰 중독의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국가차원의 중독 예방 및 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가족단위의 정책과 부모교육을 통한 정책적 개입이 중요하게 다뤄

지고 있는데, 한 예로 ‘중독취약계층 (한부모,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등)에 대해 상담사 파견 및 방문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 정책에서 정책 대상자는 기존 청소년 일탈 

및 문제행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며, 대상자로 선정된 

취약층을 위한 교육 및 관리가 양적으로는 강화되어 있으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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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높은 중독 상태를 야기하는 구체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각 취약가정이(저소득,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성이 있는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입증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어떤 가정이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한

지 새롭게 발굴하여, 취약가정의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한편 학계에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의 원인을 발굴

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현재까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초래

하는 원인은 개인의 심리, 가족환경, 학교 및 또래, 스마트폰 기기특

성 등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지만 가족환경은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느 요인보다 강력하기 때문에(김재엽, 2001) 스마트폰 중

독을 겪게 될 위험을 높이는 보다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학문적으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가족환경에 관

한 논의는 아직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선행연구에 의

하면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 가족의 응집성, 부모와의 의사소통방

식,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의지지(전대성, 2015)와 같이 가족과 스마

트폰 중독 간의 관련성을 보호요인의 관점에서 밝혀왔으나, 청소년

이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사건 및 부정적 자극과 같은 가족 

내 위험요인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실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 4 -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가정폭력경험, 학

대, 낮은 소득, 한부모 가정, 부모의 음주문제, 부모의 알코올중독(신

선인, 2008; 이재엽, 1998; 이시연, 2014; 김혜련, 2010)을 청소년 문

제행동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결론지었고 청소년의 새로운 문제행

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 또한 가정 내 부정적 사건 및 

자극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위와 같은 정책적, 학문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그동안 연구의 관

심을 받지 못했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가족요인을 가정 내 위

험요인을 중심으로 파악해보고자 하며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

는 대표적 이론인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

의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고자 한다. 가족 내 위험요인이라는 연구

주제를 통일성있게 논의하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 정책에 문제가 제

기되는 여러 가족 형태 중 대표적 위험요인인 한부모 가정에 주목

하고자 하며, 기능적 위험요인으로 대표되는 가정폭력경험과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에 연구범위를 한정 하고자 한다. 나아가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한 가족환경을 발굴하는 동시에 이들 집단의 

중독을 완화할 수 있는 해결요인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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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 목 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및 중독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

긴장이론을 바탕으로 가족 내 부정적 자극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하며, 동시에 가족긴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

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건요인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

독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

적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가족긴장과 스마트폰 중독 및 컨텐츠 사용의 빈도와 분포를 각

각 추정하고 이들 간의 연관성을 확인한다.

   2) 가족긴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가족 내 부정적 자

극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한부모라는 가족형태, 가정폭력, 부모의 알코올·도

박·약물문제 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3) 가족긴장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관련성에서 조건요인의 영향을 파악

한다. 가족 내 부정적 자극의 노출이 가족의 지지, 부모의 통제, 자기통제, 또래

관계 만족도에 따라 문제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 즉, 가족긴장이 청

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네 요인(가족의 지지, 부모의 통제, 자기

통제, 또래관계 만족도)에 따라 조건적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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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  이 론 적  배경 

1 .  청 소 년 의  스 마 트 폰  중 독  

1 )   스 마 트 폰  중 독 의  개 념 및  측 정

    중독은 일반적으로 술, 담배, 마약 등에 생리적, 심리적으로 의존하

는 물질중독을 일컫지만 최근에는 도박중독, 일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과 같은 행위중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Griffiths, 1999). 중독은 ①행동전의 갈망, ②행동의 통제상실, ③부정적 

결과를 인지함에도 행동을 지속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자신 혹은 주

변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함에도 통제력을 잃어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

기 힘든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김교헌, 2002; 김교헌, 2006). 학술적으로 

중독에 관한 논의는 크게 심리적, 인지신경생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논

의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학습과 기억기제로 중독을 설명하고, 인지신

경생리학에서는 공통적으로 뇌의 도파민과 관련 보상회로의 자극으로 

중독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회학에서는 중독이 인간의 자기조

절로만 인한 것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환경이 중독발생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김교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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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미디어 사용에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Goldberg(1996)의 인터넷 중독이란 용어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문제적 사용을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중독 장애로 분류할 

수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스마트폰 중독은 DSM-V1)의 병적 

도박(pathological gambling)과 유사한 충돌조절장애(impulse control 

disorder)로 행위중독의 개념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은 현재까지 학술적으로 명확한 진단근거와 개

념이 합의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의 유입이 2010년 이

후 본격화 되면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관심이 최근 3년간 급격히 증

가되었기 때문에 아직 연구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스마트폰 기능

의 발전과 다양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스마트폰이 가지는 고유한 특

성을 단정지어 개념화하기 어렵다는데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스

마트폰은 중독을 유발하는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프로

그램(SNS, 게임, 도박, 성인물)을 제공하는 ‘환경’에 중독되는 것이기 때

문에 스마트폰 중독을 개념화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존재한다.(조연하, 

2012)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을 인터넷 중독 및 

게임중독, 휴대전화 중독의 개념과 진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발전

1)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DSM-V,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 행위중독에서
는 도박 중독만을 진단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공식적으로 스마트폰 관련 중독을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인터넷 게임중독(internet gaming disorders)를 향후 더 연
구가 필요한 증상(conditions for further study)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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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사용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

서는 스마트폰을 과다사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

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신호경, 이민석, 김흥국(2011)에서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

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일탈 및 부적응에 이르며, 스마트폰에 집착과 

의존, 내성을 동반하며, 중단시 불안감을 느끼는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및 게임 중독과 대별되어 나타나는 

스마트폰 중독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인 반영할 수 있는 중독 개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황하성, 손승혜, 최윤정, 2011).

   스마트폰 중독 척도 또한 인터넷 및 게임 중독의 진단척도에서 발전

시킨 형태로 개발 및 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스

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는 한국정보화 진흥원에서 2011년에 개발한 S-

척도로 청소년과 성인용 각 15문항으로 개발되었으며, 하위요인으로 금

단(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 우울 초조감에 시달리다가 스마

트폰을 사용하면 심리적 불편이 사라짐), 내성(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점

점 증가하며, 자극적으로 변함), 가상세계지향(면대면 관계보다 온라인

의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가 크고, 더 친밀감을 느낌), 일상생활장애(과

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부적응 문제를 경험함)로 구성되어

있다.



- 9 -

2 )  청 소 년  스 마 트 폰  중 독 에  영 향 을  미 치 는  요 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

마트폰 중독의 영향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탐색적 접근이 시도되었

다. 현재까지 밝혀진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기존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측요인으로 제시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검증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개인의 심리요인, 가족환경요인. 학교 

및 또래요인, 가족환경요인,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기기의 고유한 특

징적 요인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개인요인으로는 자아 존중감, 자기통제, 충동성, 자기 효능감, 우울 

등이 제시되었으며, 가족환경요인으로는 가족기능성, 가족의지지 부

모관심,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통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제시되

었다. 또한 또래 및 학교요인으로는 친구의지지, 친구의 영향력, 교

사의지지, 친구관계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학교성적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쳤으며, 스마트폰의 각종 기능적 특성과 사용시간 

컨텐츠가 스마트폰 중독의 예측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선행연구를 정

리한 표는 <표 1>과 같다.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무수히 많고, 중요하지만 가정

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 환경이며, 청소년기가 학교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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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 부모와의 관계가 행동양식을 결정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까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

는 가족환경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을 완화시

켜주는 보호요인에 초점을 두어 연구되었다. 하지만 청소년 문제행

동에 있어서 보호요인보다는 위험요인의 설명력이 크다는 선행연구

들을 고려해볼 때,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예측요인으로 가족이 겪

는 부정적 자극 및 경험을 중심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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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청 소 년  스 마 트 폰  중 독  정 책

    2015년 제 2차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 종합계획(2013-2015)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을 위한 정책으로 크게 예방, 

치료 및 상담. 전문기관 및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 구성, 전문 시설 

및 상담인력 양성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현 정책은 수요층의 요구에 맞게 예방교육, 상담 및 치유 등의 

단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시설 구축을 확대하여 중독대상자의 

시설 접근성을 개선하였고 특히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에 컨텐츠

를 감안한 내용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책에서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의 취약계층으

로 한부모, 조손, 저소득층, 다문화, 맞벌이 가정을 선정하고, 가정에 

상담사 파견,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정책은 일반적으로 

문제행동에 취약한 가족구조에 중점을 둔 단순하고 포괄적인 접근

이며, 정책 수혜자의 입장이 아닌 정책 입안 및 시행자의 입장에서 

정책적 개입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대상자 선정이라고 판단된다. 또

한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한 계층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

았기 때문에 일반가정이지만 중독 위험이 높은 정책의 사각지대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과연 정책에서 제시한 취약계층이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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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 중독에 취약한지, 어떤 가족이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한 집단인

지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일

관성을 위해 현 정책이 제시한 다양한 가족형태 중 가장 대표적인 

가족 내 위험요인인 한부모 가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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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 반 긴 장 이 론  ( G e n e r a l  S t r a i n  T h e o r y : G S T )

1 )  청 소 년  스 마 트 폰  중 독 의  문제 행 동  이 론 적  접 근

   기존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청소년 문제행동이라고 명

시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은 기존 

청소년 문제행동의 범위 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의 문제행동이란 현재 사회의 통상적 규범이나 사회적 가치에서 벗

어나 사회적 혹은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부정적인 행동양식으로 일

컬어지며(장여옥, 2014) 그 예로 심리적 문제행동, 가정부적응행동, 

성 일탈행동, 범죄행동, 폭력행동, 유해약물 오남용행동, 유해미디어 

이용행동 등이 있다(최인재, 이기봉, 김청송, 2010). 하지만 이재분, 

현주, 박효정(2003)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청소년이 잘

못된 행동을 의미한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문제행동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

한 것처럼 학자마자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따라 특정행동을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장여옥 2014). 스마트폰 중독은 청소년 

문제로 최근 3년 사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 하였으며, 중독으로 인

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새로운 문제

행동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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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으로 사회

유대이론, 사회학습(차별적 접촉)이론, 자기통제이론이 주로 언급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긴장이론을 관심있게 다루고자하며 일반긴

장이론은 위 세 이론(사회유대이론, 사회학습이론, 자기통제이론)의 

통합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이성식, 2003). 사회유

대이론은 사회와의 유대와 애정적 결속력이 깨질 때 청소년 비행이 

발생한다는 이론으로(Hirschi, 1969), 학교 및 가족 간 강한 유대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비행동기를 통제함으로써 비행의 가능성이 낮

다고 본다. 사회학습이론은 차별적 접촉이론으로 언급되기도 하는

데, 또래 및 주변인들과 차별적 접촉을 통해 문제행동을 용인하고, 

정당화하는 태도를 학습하게 됨으로써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본

다(Sutherland, 1947). 마지막으로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자

기통제이론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범죄가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발생하며, 즉각적 만족과 충동을 조절하는 요소는 자기 통제력이라

고 주장한다.

    일반긴장이론은 일상적인 긴장상태에 노출되면 그로인한 부정

적 감정의 발생으로 문제행동을 저지르게 되는데 모든 청소년이 문

제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에서만 그렇다고 주장한다. 그 

조건변인으로서 사회유대이론에서 강조하는 부모와의 애착 및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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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에 대한 태도 및 도덕적 신념을 제시하였으며, 사회학습(차

별적 접촉)이론에서 강조하는 비행친구와의 접촉, 일반이론에서 중

요하게 다루는 자기 통제력이나 충동성을 포함할 수 있다(이성식, 

2003). 

   본 연구에서 일반긴장이론의 접근방식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을 

기존 청소년 비행 이론을 통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며 가족 내 부정적 자극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는 것 뿐 아니라, 나아가 부정적 자극을 경험한 청소년

이라도 중독의 위험을 낮춰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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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일 반 긴 장 이 론 ( G e n e r a l  S t r a i n  T h e o r y : G S T )

   고전적 긴장이론(Merton, 1938)은 대표적 범죄이론으로 금전적 

성공이나 부의 획득을 달성하지 못하는 하층민들이 불만과 좌절을 

겪게 되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경제적 목표

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로 인한 긴장을 문제행동과 범죄의 원

인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중산층의 범죄를 설명하지 

못하며, 청소년의 범죄가 부의 획득의 좌절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Agnew(1992)의 일반긴

장이론이 제시되었다. 청소년의 범죄는 금전적, 사회적 성공과 같은 

장기적 목표의 좌절로 인한 것이 아닌, 학업성취나 친구 및 선생님

으로부터의 인정과 같은 단기적 목표달성에 실패했을 때 문제행동

을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부모와의 갈등, 친구와의 관계, 

이성친구와의 이별과 같이, 계층과는 무관하게 모든 계층이 경험하

게 되는 일상적 어려움과 긴장상태를 범죄와 문제행동의 원인임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긴장이론에서 좌절과 긴장을 일으키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긍정적 목표달성의 실

패(Failure to Achieve Positively Valued Goals)이다. 긍정적 목표달

성의 실패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기대한 바와 가능성 사이에 괴

리, 기대한 바와 실제 성취간의 괴리, 정의롭고 공정한 결과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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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간의 괴리를 말한다. 두 번째는 긍정적 자극의 소멸(Removal of 

Positively Valued Stimuli)이며 부모의 사망과 친구의 상실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사물의 소멸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교사

의 체벌과 폭언, 부모의 학대와 폭력과 같은 부정적 자극의 발생

(Presentation of Noxious Stimuli)을 제시하며, 이는 청소년 범죄행

위와 문제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긴장이라는 연구결과가 존재한

다. 위의 세 가지 원인으로 청소년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며 이

를 해소하기 위해 문제행동이나, 일탈, 범죄와 같은 문제행동을 일

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긴장을 겪게 되는 모든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자아존중감, 자기통제

력, 사회적지지, 부모의 통제와 같은 조건변인에 따라 긴장이 바로 

문제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긴

장이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유대가 낮거나, 충

동적이며, 문제행동에 허용적이고, 자긍심이 낮으면 비행을 포함함 

문제행동의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은 긴장을 경험

하더라도 문제행동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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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 족 긴 장 과  청 소 년  스 마 트 폰  중 독

   가정에서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사건이나 자극은 다

양하며 개인마다 다르지만, 일반긴장이론에서 일반적으로 가족긴장

이라고 일컫는 부정적 경험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사망이

나 이별,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이 있다. 먼저, 빈곤은 청소년의 문제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빈곤이 다른 위험요인과 결합했

을 때 문제행동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S. &E. Glueck, 1962). 

즉 박탈감의 경험, 사회적 자본의 악화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둘

러싼 비행의 위험요인이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강경래, 2014). 

또한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별거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자녀의 

심리 및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

은 공격성, 우울감, 자아존중감 저하와 같은 정서문제와, 학교 부적

응, 폭력등의 행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이충권 외, 2015). 청소

년에게 가정폭력의 경험, 아동학대, 부부간의 폭력 목격은 우울, 공

격성과 같은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자살,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자해 등의 심각한 외현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박주희, 2014).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자극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결정

적 원인으로 주목받아왔으며 청소년의 인터넷 및 게임, 휴대폰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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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에서도 다수 입증되었다. 김나예(2015)의 연구에서는 가정

폭력경험이 아동의 게임중독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지

지가 게임중독 위험을 조절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현수 외

(2004)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과 공격적 대화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

독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바 있다. 또한 권미란(2010)의 연구에서

는 가족형태에 따른 인터넷 중독 위험을 검증한 결과 일반가정의 

경우에 한부모 가정보다 인터넷 중독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휴대폰에서 인터넷과 게임의 기능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가정에서 경험한 부정적 감정과 스트레스를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독의 강도가 다른 수

단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거의 모든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보

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족의 긴장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 사별, 별거의 결과인 한부모가정, 가정 폭력경험, 부모의 알코

올·도박·약물문제 경험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취약가정의 스마트폰 중독문제 해결에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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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  연구의  모 형

   청소년의 가족긴장이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한 본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선행연구에 따라 청소년의 문

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부모 가정, 가정폭력경험,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 3가지를 가족긴장으로 선정하고 가족긴장

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가족긴장

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의 지지, 부모의 통제, 자

기 통제, 또래관계 만족도의 조건적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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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V .  연구 방 법

1 .  연구자 료  및  대 상  

1 )  연구자 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 진흥원의 2013년 인터넷 중독 실태 조

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

원에서 인터넷 중독 위험군 및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등 중독 현황과 

영향요인, 정책이슈 등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통해 인

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자 2004년부터 매년 전국단위 조사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되어 많은 전문가들에게 활용되고 있다. 2013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자료에는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관련 문항, 서

비스 유형별 사용관련 문항, 인터넷 중독 인지도, 스마트폰 이용, 심

리사회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의 취약계

층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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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대 상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조사에 응한 만 10세 -19세 이하 청소년

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휴학, 중퇴, 미진학의 이유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학생은 제외하여 총 3561명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분석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 3380명으로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2 .  변 수 의  정 의  및  측 정

1 )  독 립 변 수

(1) 가족긴장요인

    일반긴장이론에서 긴장이란 목표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을 의미하며 가족 내 부정적 자극 혹은 

긍정적 자극의 소멸 이라고 볼 수 있는 한부모 가정, 가정폭력경험, 

부모의 알코올, 도박, 약물 및 기타중독 경험을 가족긴장이라고 분

류하였다. 한부모 가정은 조사원의 면접 후 기록으로 할당된 문항

인 한부모 가정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대상자이며, 가정폭력경험은 

가정폭력 경험 문항에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로 분류하였다. 마

지막으로 부모의 약물, 음주, 도박문제 경험에 “그렇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경험이라고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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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요인

    가족긴장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조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변인으로 가족의 지지, 부모의 통제, 자기통제, 또래

관계 만족도를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네 가지 조건요인 모두 ‘높음’과 

‘높지 않음’ 두 범주로 분류하였다. 

    먼저 가족의 지지는 ‘나는 우리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우리가족은 나를 이해한다.’, ‘우리가족은 서로 매우 친하다.’, ‘나는 우

리가족에 만족한다.’의 네 4점 척도문항에서 모두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부터 적어도 두 문항에 ‘매우 그렇다’, 나머지 두 문항에 

‘그렇다’라고 대답한사람까지 가족의 지지수준이 높음에, 그 외에는 가

족의 지지수준이 높지 않음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4문항을 합산한 총

점이 4-13점은 가족의 지지수준이 높지 않음, 14-16점에 해당하는 사

람을 가족의 지지가 높음으로 범주화하였다. 

   부모통제수준은 ‘부모님과 나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칙 혹은 

약속을 갖고 있다’, ‘부모님과 나는 스마트폰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

한다.’ ‘부모님은 나에게 유익한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거나 스마트폰

을 통해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의 세 4점 척도 문항에서 세 

문항 모두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과 한 문항에 ‘그렇다’ 나머

지 세 문항에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을 부모통제 수준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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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는 부모통제 수준이 높지 않음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3문항을 

합산한 총점이 11-12점인 경우 부모 통제 수준이 높음, 3-10점인 경

우 부모 통제수준이 높지 않음으로 범주화하였다. 

    자기통제수준은 ‘나는 위기나 어려움을 빨리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이 있다’, ‘나는 매사에 절제력이 있다’의 두 4점 척도 문항에서, 두 

문항 모두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과 두 문항 중 한 문항에서 

‘그렇다’, 나머지 한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을 자기통

제수준이 높음에 그 외에는 자기통제수준이 높지 않음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두 문항을 합산한 총점이 2-6점인 경우 자기통제 수준이 높지 

않음, 7-8점인 경우 자기통제수준이 높음으로 범주화하였다.

    또래관계 만족도는 ‘나는 온라인상에서 교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에 만족 한다 (가족제외).’,  ‘나는 오프라인 상에서 교류하는 사람들과

의 관계에 만족 한다(가족제외).’ 두 4점 척도 문항에서 두 문항 모두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과 두 문항 중 한 문항에서 ‘그렇다’, 나

머지 한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을 또래관계 만족도

가 높음, 그 외에는 또래관계만족도가 높지 않음에 포함시켰다. 따라

서 두 문항을 합산한 총점이 2-6점인 경우 자기통제 수준이 높지 않

음, 7-8점인 경우 자기통제수준이 높음으로 범주화하였다. 조건요인의 

설문내용과 범주화한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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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요인 질문 총점 범주

가족의  

지지

1) 나는 우리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2) 우리가족은 나를 이해한다

3) 우리가족은 서로 매우 친하다

4) 나는 우리가족에 만족한다

14-16점 높음

4-13점 높지 않음

부모의  

통제  

1)부모님과 나는 스마트폰사용에 대한 규칙 혹은 약속을 

갖고 있다

2)부모님과 나는 스마트폰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3)부모님은 나에게 유익한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11-12점 높음

3-10점 높지 않음

자기  

통제  

1)나는 위기나 어려움을 빨리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이 있다

2) 나는 매사에 절제력이 있다.

7-8점 높음

2-6점 높지 않음

또래관계  

만족도

1) 나는 온라인상에서 교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가족 제외)

2) 나는 오프라인 상에서 교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가족 제외)

7-8점 높음

2-6점 높지 않음

표 2 . 조건요인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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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종 속 변 수

    스마트폰 중독은 한국정보화 진흥원이 2011년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척도(S-척도)를 활용하였으며, 내성(4문항), 금단(4문항), 일상

생활장애(5문항), 가상세계지향성(2문항) 의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

다.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군은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의 청소년 자

가진단척도기준에 따라 고위험군(원 점수 총 45점 이상이거나, 일상

생활장애 16점 이상, 금단 13점 이상, 내성 14점 이상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 잠재위험군(원 점수 42-44점이거나, 일상생활장애 14점 

이상, 금단 12점 이상, 내성 13점 이상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

우), 일반사용자군(두 집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을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2014)의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의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고위험군과 잠재위험군을 스마트폰중독군에 포함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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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통 제 변 수

     본 연구에서 측정 가능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학교요인, 스마트폰 기기요인을 통제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은 남성과 여성, 학교급은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범주화 하였으며, 가구소득은 200만원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으로, 맞벌이 가정 여부는 예, 아니

오 로 구분하였다. 중독의 위험요인으로 학교요인은 학업성취만족도

를 높음과 높지 않음으로, 스마트폰 기기요인으로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사용을 예, 아니오 로 구분하였으며,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

육 경험과 미경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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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측정

독립변수

긴장요인

한부모 가정
한부모

양부모

가정폭력
경험

미경험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

미경험

조건요인

가족의 지지
높음

높지 않음

부모의 통제 수준
높음

높지 않음

자기 통제 수준
높음

높지 않음

또래관계 만족도
높음

높지 않음

종속변수 스마트폰 중독
예

아니오

통제 변수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남성

여성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0만원 – 400만원

400만원 이상

맞벌이 가정
예

아니오

중독 위험요인

학업성취만족도
높음

높지 않음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경험

미경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예

아니오

표 3 . 주요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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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분 석  방 법

  1) 청소년의 가족긴장과 스마트폰 중독의 빈도 및 분포의 연관성

은 카이제곱 검정을 적용하였다.

  2) 가족긴장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가족긴장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관련성에서 조건요인의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 조건요인에 따라 하위그룹 분석을 실시하였

다. 즉, 가족의 지지, 부모의 통제, 자기통제, 또래관계 만족도가 높

은 집단과 높지 않은 집단을 나누어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

하여 비교하였다.

   분석에는 SAS 9.4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0.05 기준으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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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연구 결 과

1 .  연구 대 상 자 의  일 반 적  특 성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 3380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4>과 같

다. 성별은 남성이 51.27% (N=1733), 여성은 48.73% (N=1647)로 거

의 1:1의 비율을 보였다. 학교급은 초등학교 재학생 32.13% 

(N=1086), 중학생이 38.34%(N=1296), 고등학생이 29.53% (N=998)로 

중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월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인 가정

의 청소년이 10.33%,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가정의 청소년이 

52.19%, 4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청소년이 37.49%로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가장 적게 분포되어있다.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은 

각각 59.17%와 40.83%로 맞벌이 가정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한

부모 가정은 전체 집단의 10.65%(N=360)로 이는 국가지표체계가 발

표한 한부모 가정의 비율인 9.4%(2013)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집단은 2.16%로 나타났고 부모의 알코올·도

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집단은 4.59%로 나타났으며 이 중 알코올 중

독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8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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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분
전 체

N %

성별

남 성 1733 51.27

여 성 1647 48.73

학교

초등 학생 1086 32.13

중 학생 1296 38.34

고 등 학생 998 29.53

가 구소 득

2 0 0 만 원  미 만 349 10.33

2 0 0 만 원  이 상 - 4 0 0 만 원  미 만 1764 52.19

4 0 0 만 원  이 상 1267 37.49

거 주 지 　 　

대 도 시 1534 45.38

중 소 도 시 1555 46.01

읍면 지 역 291 8.61

스 마 트 폰  중 독

중 독 군 881 23.99

일 반 사 용 자 군 2569 76.01

맞 벌 이 가 정

맞 벌 이 2000 59.17

외 벌 이 1380 40.83

한 부 모  가 정

양 부 모 3020 89.35

한 부 모 360 10.65

가 정 폭 력

경험 73 2.16

미 경험 3307 97.84

부 모 의  알 코 올 · 도 박 · 약 물 문제

미 경험 3225 95.41

경험 155 4.59

알코올 문제 146 84.00

도박 문제 15 8.60

약물 문제 13 7.40

표 4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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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 상 자 의  일 반 적  특 성에  따 른  가 족 긴 장

  <표5>에서 나타난 것처럼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한부모 

가정 및 양부모가정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자기 통제수

준, 또래집단 만족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반면에 양부모와 한부모 두 집단의 가구소득에 유의한

(p<0.0001) 차이를 보였다. 한부모 가정에서 월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7.5%,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7.22%인 반면 양부모가정의 경우 월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89%, 월 200

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3.97%로 나타

났다. 가족의지지 수준이 높은 집단의 비율은 양부모 가정이 20.7%, 

한부모 가정이 14.17%로 양부모집단이 유의하게 가족의 지지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통제수준이 높은 집단의 비율이 한부모 

가정에서 2.5%, 양부모 가정에서 5.23%로 양부모 가정의 부모통제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2). 하지만 자기통제

수준이나 또래관계 만족도는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경험집단과 미경험 집단의 

분포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경험집단에서 남성의 비율(65.75%)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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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집단에서 남성의 비율(50.95%)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p=0.0123). 그 외 학교급, 월 가구소득, 거주지, 맞벌이가정여부, 

스마트폰 사용여부는 가정폭력경험과 미경험 두 집단 사이에 유의

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조건요인의 경우 앞서 언급한 한부모 

가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가족의 지지수준이 높은 집단의 비율

은 가정폭력 경험집단에서 5.48%, 가정폭력 미경험집단에서 20.32%

로 가정폭력경험집단에서 가족의 지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p=0.0017). 부모통제수준, 또래관계 만족도도 가정 폭력 미경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 가족긴장요인인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집단과 

미경험 집단 사이에 성별, 학교급, 거주 지역, 맞벌이 가정여부, 스마

트폰 사용 여부에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알코올·

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월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200만원 

미만인 집단의 비율이 16.13%, 미경험집단에서 같은 집단의 비율이 

10.05%로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집단은 그렇지 않

은 집단보다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099). 조건요인의 경우 앞서 언급한 한부모, 가정폭력 경험 가

정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족의 지지수준이 높은 집단의 

비율은 부모의 중독경험 집단에서 14.84%, 미경험 집단에서 20.25%



- 37 -

로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가족의 지지가 

높지 않았다. 앞의 두 조건요인과 다르게 또래관계만족도가 높은 집

단의 비율은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14.84%, 미경험 집단에서 91.91%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031). 부모의 통제수준, 자기통제 수준은 부모 알코올·도박·

약물문제 미경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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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 반 적  특 성에  따 른  스 마 트 폰  중 독

    <표6> 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분포를 보여준

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남성과 여성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일반사용자군(36.75%)보다 스마트폰 중독군(43.40%)에서 중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31). 월 가구소득과 

거주지분포는 스마트폰 중독군과 일반사용자군간 유의한 차이가 존

재하지 않았다. 스마트폰 중독군(62.64%)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

(58.08%) 보다 맞벌이 가정의 비중이 유의하게 높았고, 가정폭력경

험 집단의 비중 또한 유의하게 높았다(p=0.0005). 마지막으로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도 중독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분포를 차

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03). 반면에 한부모와 양부모는 스

마트폰 중독군과 일반사용자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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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스마트폰 중독

일반사용자군  중독군

　 　N 　% 　N 　% 　p-value

성별

남성 1314 51.15 419 51.66 0.7976

　 여성 1255 48.85 392 48.34

학교 　

초등학생 847 32.97 239 29.47 0.0031

　 중학생 944 36.75 352 43.40

　 고등학생 778 30.28 220 27.1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70 10.51 79 9.74 0.6469

　 200-400만원 미만 1346 52.39 418 51.54

　 400만원 이상 953 37.10 314 38.72

거주지

대도시 1181 45.97 353 43.53 0.3905

　 중소도시 1165 45.35 390 48.09

　 읍면지역 223 8.68 68 8.38

맞벌이가정

맞벌이 1492 58.08 508 62.64 0.0212

　 외벌이 1077 41.92 303 37.36

가족긴장

    한부모 가정

양부모 2292 89.22 728 89.77 0.6591

　 한부모 277 10.78 83 10.23

    가정폭력

경험 43 1.67 30 3.7 0.0005

　 미경험 2526 98.33 781 96.30

    부모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 99 3.85 56 6.91 0.0003

미경험 2470 96.15 755 93.09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N=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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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 상 자 의  인 터 넷  주 이 용  컨 텐 츠  및  사 용 이 유  

   <그림2>는 스마트폰 중독과 일반사용집단, 한부모 가정과 양부

모 가정, 가정폭력 경험 여부, 부모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 여부 

간에 스마트폰 컨텐츠 이용의 차이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치

화한 그래프이다. 먼저 SNS는 일반사용자군에서 44.64%, 중독군에

서는 48.11%가 주로 이용하는 컨텐츠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게임은 

일반사용자군에서 18.6%, 중독군에서 29.72%로 중독 청소년이 게임

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 학업용도, 음악감

상, TV시청, 뉴스 및 웹서핑 등은 일반사용자군에서 더 많이 사용

하는 컨텐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부모와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의 컨텐츠 이용패턴을 

살펴보면 SNS는 한부모와 양부모 가정이 비슷하게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게임의 경우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24.69%, 양부모가

정 청소년이 21.62%로 한부가정 청소년이 게임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학업용도, 음악감상, TV시청은 양부모 

집단 청소년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뉴스 

및 웹서핑의 경우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더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셋째로 가정폭력경험집단과 미경험 집단의 스마트폰 이용 컨텐

츠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미경험집단에서 SNS를 더 많이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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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며, 게임을 용도로 사용하는 집단은 폭력 미경험 집

단보다 (21.68%) 경험집단에서 34.15%더 많은 사용률을 보였다. 또

한 가정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서 음악, TV등 여가활동으로 

사용한다는 비율(11.45%)이 가정폭력경험집단(9.38%)보다 높게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

(43.33%)에서 경험한 집단보다(36.36%) SNS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게임, 학업용도, 음악 및 TV등 여가를 위

한 활동은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과 <그림 4>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은 집단이 주

로 사용하는 게임과 SNS 사용 이유에 대한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

낸 것이다. 먼저 <그림3>은 스마트폰 중독과 일반사용집단,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 가정폭력 경험 여부, 부모 알코올·도박·약물문

제 경험 집단의 SNS 사용 목적에 대한 내용이다. 모든 집단에서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위해’ SNS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군과 가정폭력을 경험한 집단,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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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4>에서 온라인 게임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에 대한 각

집단의 분포를 나타낸다. 공통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자유로움과 해

방감을 느끼기 위해서’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간 이용이유의 차이가 존재

하는데, 한부모와 양부모 가정청소년을 제외하고, 가정폭력을 경험

하거나,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하거나, 스마트폰 중독

에 노출된 집단에서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기 위한’ 

목적이 더 컸고,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는 ‘자유로움, 해방감을 느끼

기 위한’ 목적이 컸다. 가족긴장을 느낀 집단에서는 현실에서 비교

적 성취감을 느끼기 힘들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다

른 자아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반면  가족긴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은 비교적 현실에서 받은 학업적, 관계적 스트레스나 억압

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

다.  



- 45 -

그림 3. 온라인 게임 이용 이유 

                 그림 2 대상자의 스마트폰 주 이용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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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NS 사용 목적



- 47 -

그림 4. 온라인 게임 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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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가족긴장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다음 <표 7>은 청소년의 가족긴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앞서 한부모 가정을 제외한 가족긴

장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이 연관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긴장으로 인한 관찰된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가 

실제 가족긴장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서는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맥락과 혼란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가족긴장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학

적 유의수준은 .05와 .01 수준에서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가족긴장에서 한부모 가정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정폭력 미경험 집단에 비해 

경험집단의 경우 (OR=1.723, 95%CI 1.217-2.440) 스마트폰 중독 위

험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의 중독 문제를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OR=2.020, 95%CI 1.242-3.286)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이 (OR=1.344, 

95%CI 1.104-1.635) 고등학생에 비해, 맞벌이 가정이(OR=1.218, 

95%CI 1.014-1.463) 외벌이 가정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

았다. 성별, 가구소득, 거주지역, 학업성취 만족도, 스마트폰 중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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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교육,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주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을 제외한 가정폭력, 부모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

험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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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스 마 트 폰  중 독

O R ( 9 5 %  C I )

가 족 긴 장 　 　 　 　
　 한 부 모  가 정 한부모 1.091 (0.801 - 1.488)
　 양부모 1.0
　 가 정 폭 력 경험 1.723 (1.217 - 2.440)***
　 미경험 1.0
　 부모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 2.020 (1.242 - 3.286)***
　 미경험 1.0

성별
남성 1.015 (0.866 - 1.191)

　 여성 1.0

학교
초등학생 1.018 (0.824 - 1.259)

　 중학생 1.344 (1.104 - 1.635)***
　 고등학생 1.0

가 구소 득

200만원 미만 0.918 (0.667 - 1.263)

　 200-400만원 미만 0.944 (0.795 - 1.122)

　 　400만원 이상 1.0

　 　 　 　 　 　
거 주 지

대도시 0.953 (0.795 - 1.294)
　 중소도시 1.083 (0.802 - 1.463)
　 읍면지역 1.0

맞 벌 이 가 정
맞벌이 1.218 (1.014 - 1.463)**

　 　 외벌이 1.0

학업 성취  만 족 도
상 1.038 (0.882 - 1.222)

　 하 1.0

스 마 트 폰  중 독  예 방 교 육
경험 0.983 (0.822 - 1.175)

　 미경험 1.0

데 이 터  무 제 한  요 금 제
예 1.066 (0.849 - 1.338)

　 　 아니오 1.0
p**<0.05, p***<0.01

표 7 . 가족긴장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N=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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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족긴장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련성에서 

조건요인의 영향 

   다음 <표 8> - <표 11>는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하여 가족긴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조건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이다. 조건요인으로 가족의지지, 부모의 

통제, 또래관계만족도, 자기통제를 순서대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

로 조건요인(가족의지지, 부모통제, 또래관계만족도, 자기통제)에 따

라 가족긴장(한부모, 가정폭력경험,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1 )  가 족 의  지 지  

   가족의 지지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양부모 가정에 비해 한부모 

가정에서(OR=3.602, 95%CI 1.679-7.727)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경험과 부모의 알코올·도박·약

물문제 경험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족의 지지수준이 높지 않은 집단에서

는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는데 한부모 가정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지만 가정폭력경험집단은 (OR=1.878, 95%CI 

1.138-3.1) 미경험 집단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에 노출될 위험이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모의 중독경험 집단은  (OR=1.607, 

95%CI 1.104-2.340) 미경험 집단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위험이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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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폭력경험 및 부모알코올·도박·약물문제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가족의 지지수준에 따라 조건적이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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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 모 의  통 제

    부모의 통제가 높은 집단에서는 한부모 가정, 가정폭력 경험,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경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승

산비가 높았으나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집단에서 고등학생

에 비해 중학생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OR=3.166, 95%CI 

1.062-9.437) 더 높게 확인되었다.

    반면에 부모의 통제수준이 높지 않은 집단에서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OR=1.986, 95%CI 1.202-3.28), 

비슷한 결과로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

지 않은 집단에 비해 스마트폰에 중독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OR=1.756, 95%CI 1.229-2.51). 또한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

생(OR=1.308, 95%CI 1.07-1.598)이 외벌이 가정에 비해 맞벌이 가정 

청소년(OR=1.276, 95%CI 1.054-1.544)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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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또 래 관 계  만 족 도  

   또래관계만족도는 앞서 분석한 가족의 지지수준과 비슷한 결과

를 보이고 있다. 또래관계 만족도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양부모 

가정에 비해 한부모 가정에서(OR=3.132, 95%CI 1.058-9.270) 스마트

폰 중독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가정폭력,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경험이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편, 학교급에서 중학생인 경우 (OR=2.801, 95%CI 

1.287-6.098)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에 또래관계 만족도가 높지 않은 집단에서는 가정폭력경험

이 (OR=2.103, 95%CI 1.258-3.515),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경

험이(OR=1.670, 95%CI 1.146-2.434)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인 경우 (OR=1.359, 95%CI 

1.107-1.669), 맞벌이 가정인 경우(OR=1.241, 95%CI 1.025-1.503) 스

마트폰 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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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 기 통 제  수 준

   마지막으로 자기통제수준이 높은 경우 모든 긴장요인(한부모, 가

정폭력경험,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경험)이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데이터무제한요금제를 사용하는 집단

에서 (OR=1.833, 95%CI 1.168-2.877)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기통제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가정폭력경험(OR=2.533, 95%CI 1.465-4.37) 이 스마트폰 중독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한 청소년

(OR=1.807, 95%CI 1.233-2.648)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았다. 중

학생의 경우 자기통제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

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기통제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OR=1.305, 

95%CI 1.046-1.629) 에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자기통제는 다른 조건요인보다도 가족긴장이 청소년의 스마트

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조건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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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 .  고 찰

1 .  연구 결 과 에  대 한  고 찰

    본 연구는 가족긴장의 관점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취약

집단을 발굴하기 위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및 스마트폰 컨텐츠 사용패턴과 가족긴장(한부모 가정, 가정폭력, 부

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가족긴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가족긴장을 경험하더라도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요인(가족의지지, 부모의 

통제, 자기통제력, 또래관계 만족도)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

구결과는 가족긴장 요인 중 가정폭력경험과 부모의 알코올·도박·약

물문제경험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한부모 가정이라는 가족구조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확인되지 못했다. 또한 가족긴장을 경험하더라도 스마트폰 

중독위험에 바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지지, 부모통제, 자기

통제력, 또래관계 만족도와 같은 조건요인에 따라 중독위험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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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각각 검증한 결과 한부모 가정을 제외

한 가족긴장과 스마트폰 중독에서 4가지의 모든 조건요인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 가정은 Agnew(1992)의 일반긴장에 근거한 두 번

째 긴장인 “긍정적 자극의 소멸(Removal of Positively Valued 

Stimuli)” 에 해당하며 개인에게 소중한 존재의 상실, 구체적으로 부

모의 사망이나, 가족구성원과의 이별 등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비행에 미치는 

주요 가족긴장요인으로 지적되어왔던 한부모 가정은 양부모 가정과 

비교했을 때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혼

란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한부모 가정의 독립적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스마트폰 사용패턴에 대해 양부모 가정과 뚜렷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의 한부모 가정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은 다른 가정의 자녀에 비해 자아통제감 및 자아가치감이 낮고, 

부모의 이혼, 죽음으로 인해 심리 정서적으로 문제를 경험하거나

(borgers, Dronkers & Van Praag, 1996; 조아미, 임영식, 2009) 지위

비행2)을 많이 저지르게 되고, 흡연과 음주, 심지어 약물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보고하였다(Otten, R et al, 2007). 하지만 한부모 가

2)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청소년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은 문제행동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음주, 흡연, 무단결석, 가출, 커닝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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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에 비해 청소년의 폭력이나 약물사용, 가출과 같

은 문제행동의 단순차이는 존재할 수 있으나, 소득, 가정 폭력과 같

이 구조에서 비롯되는 위험요인을 통제한 후 가족의 유형이 청소년

의 문제행동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

다(신혜섭, 2005). 또한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한부모 가정 청소

년의 개인의 내적 보호요인(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과 

사회적 보호요인(부모와 긍정적 관계, 의사소통, 또래나 교사의지지 

등)에 따라 한부모가정 청소년이 양부모가정 청소년과 비교하여 문

제행동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남현주, 윤형식, 

2013). 이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 자녀의 부모화 경험은 오히려 자

녀에게 긍정적 강화를 주게 되어, 규범에 순응하고, 책임감이 증가

하는 등 심리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한부모 가정의 성격은 가족구성원의 관계

나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부모의 사망, 이혼, 별

거 등으로 긴장을 경험하더라도 보호요인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 행

동적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

된 한부모 가정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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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할 수 있다. 

    둘째, 가정폭력은 Agnew(1992)가 일반긴장이론에서 제시하는 

세 번째 긴장인 “부정적 자극의 직면(Presentation of Noxious 

Stimuli)”에 속하며 아동학대, 가혹행위와 같이 가정 내에서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긴장(strain)이다.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의 경우 경험

집단과 미경험집단 간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가 있었으며, 혼란요인

을 통제한 후에도 가정폭력의 독립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것은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폭력 등의 부정적 자극이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나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긴장이론은 지지하는 결과였

다. 또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심각한 수준의 불안, 우울

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며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나는데

(Edleson, 1999), 이와 같은 정서문제는 스마트폰 중독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언급되는 문제이며, 실제로 부부의 언어 및 심리적 폭력을 

목격한 경험과 청소년의 언어, 심리, 신체적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형모, 2007). 나아가 본 

연구는 가정에서의 피학대경험이나 가정폭력 경험은 청소년인터넷 

중독 (김재엽, 2011)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석말숙, 2014) 직,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결과가 일치하는데 가정폭력

을 경험한 청소년은 자기통제력이 약화되고, 부정적 자아가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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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며 가상세계에 몰입할 수 있다.

   한편, 가정폭력을 경험한 집단에서 인터넷 사용패턴을 살펴보면 

게임 컨텐츠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온라인 게임사용 이유는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라고 대답한 청소년

이 가정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월등히 높았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은 부모로부터의 지지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불안

감과 우울감, 낮은 학업성취도로 인한 열등감(서영숙, 2002)으로 현

실세계를 외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온라인게임이라는 가상세계

에서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유대감와 성취감을 느끼고자 하는 

것(김재엽, 2011)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는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일반긴장이론의  세 번째 긴장인 “부정적 자극의 직면(Presentation 

of Noxious Stimuli)”에 포함될 수 있다.  분석결과 부모의 알코올·

도박·약물문제 경험은 문제 미경험과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스마트폰 중독에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부모

알코올·도박·약물문제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중에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에서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 중에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모의 문제음주는 일반적으로, 학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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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폭력, 정신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에게 수치심, 

두려움, 분노, 불안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유채영, 2000; 

Deutsch, 1982). 이로 인해 부모의 문제음주를 경험한 자녀들은 대

인관계부적응, 학교생활 부적응, 비행, 공격성, 음주행동 등 사회 부

적응행동을 보이게 될 수 있어(김규수, 2006) 스마트폰을 중독적으

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중독문제가 자녀

의 중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한 예로, 도박에 중독된 부모가 

있는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부모역할 부재, 높은 스트레스,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어 자녀 또한 강박적 도박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본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MR 

Gottfredson & T Hirschi, 1990).

    한편,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인터넷 

사용패턴을 살펴보면, 게임 컨텐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성취감을 느끼려고 게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월등히 높았다. 

부모가 알코올·도박·약물을 문제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은 부모의 

갈등을 자주 목격하며, 학교나 지역사회에 적응, 학업적 성취에 어

려움을 겪게 되고, 자기비하와 우울을 경험하게 되어 현실에서 도피

하여 게임속의 가상세계에서 이 부정적 상황과 감정들을 잊고 해소

하게 되며, 그 속에서 만족감과 게임 속 현실과 다른 자신의 모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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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넷째, 위에서 언급한대로 가정폭력경험과 부모의 알코올·도박·

약물문제와 같은 가족긴장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

만 일반긴장이론에서 긴장을 겪은 청소년이 누구나 문제행동을 저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서만 그러하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 조건요인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폭력과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집단이라고 해서 모두 스마

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지지, 부모의 통제, 

또래관계와 자기통제에 따라 가정폭력이 스마트폰 중독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가족긴장과 스마트폰 중독의 연관성에서 가족의 지지의 

조건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어느 가족구성원에게 가정폭

력 혹은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경험했

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지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문

제행동이 발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및 부모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청소년 수가 비교적 적고, 

폭력과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가족의 지

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장덕희, 2010) 가족긴장을 경험하면

서 가족의 지지가 높은 사람이 매우 적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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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가족 긴장과 가족지지가 양립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었는데, 가정폭력을 경험한 집단 중에 가족의 높

은 지지를 받고 있는 집단은 100% 부, 모 모두와 거주하고 있었으

며, 75%가 형제와 함께 살고 있었다. 반면에 가족의 높지 않은 지지

를 받고 있는 집단에서는 83%만이 부, 모 모두와 동거하고 있었고, 

74%가 형제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가 알코올·도박·약물

문제를 경험한 집단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는데, 부모의 알코올·

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집단 중에서 가족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집단 91%가 부, 모 모두와 거주하고 있었으며, 83%가 형제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반면에 가족의 높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는 집단

에서는 85%만이 부, 모 모두와 거주하고, 71%만이 형제와 함께 거

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폭력에 노출되

거나, 부모가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을 

보호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다른 구성원이 존재한다면 청소년에게 

가족긴장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결과는 기존 Bolen(2005)과 Shillinglaw(1998)의 연구에서 한쪽 

부모가 가해할 경우, 다른 한쪽의 지지가 자녀의 적응행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다음으로 가족긴장과 스마트폰 중독의 연관성에서 부모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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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의 통제 또한 위와 같은 맥락

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부모 중 한사람으로부터 가정폭력경험하거

나 부모가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한사

람이 자녀에 대한 관심과 문제행동을 통제하는 조치를 가한다면 가

족긴장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이 결과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및 애착과 관계없이 부모로부터 감독과 통

제는 청소년의 비행을 낮추는데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Patterson, 1982), 부모의 애착보다 부모의 통제가 청소년 문제행동

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락이 같다 (Smith & 

Stem, 1997). 또한, 결과에서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가족긴장경험 

집단의 부모의 통제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가족의 

지지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부모의 동거상태를 그룹 간 비교한 결과,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중에서 부모의 통제가 높은 집단은 모두 

부모 두 사람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지만, 부모의 통제가 낮은 집단

은 84%만이 부모 두 사람과 함께 동거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가 알

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청소년 집단 중 부모의 통제가 높은 

집단은 모두 부모 두 사람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지만, 부모의 통제

가 낮은 집단은 86%만이 부모 두 사람과 거주하고 있어, 가족긴장

의 원인이 되는 구성원 이외에 다른 부모의 통제적 역할이 존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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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기대해 볼 수 있다. 나아가 가정폭력경험과 부모의 알코올·도

박·약물문제가 곧 부모 역할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

정에 부정적 사건과 자극이 발생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에 대한 애정

과 책임감을 상실하지 않고 통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이것이 

스마트폰 중독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가족긴장과 스마트폰 중독의 연관성에서 자기통제의 

조건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통제는 청소년 비행이나 문제

행동의 보호요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변수로, 일반긴장이론

에서 충동성과 함께 청소년의 범죄 및 문제행동을 조건적으로 만들

어주는 요인으로 다루어졌다. 자기 통제력이 낮은 청소년들은 무신

경하며, 충동적이고, 근시적이고, 위험행동을 선호하며, 말보다 행동

으로 자신을 표출하려는 욕구가 강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행동의 영

향을 고려하기 보다는 비행으로부터 얻게 되는 즉각적 쾌락 및 이

득을 추구하게 되어 문제행동에 쉽게 노출된다(Gottfredson & 

Hirschi, 1990). 특히 주목할 점은 다른 세 조건요인에서 나타났던 

조건적 영향보다 자기통제수준이 높지 않은 집단에서 가족긴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 자기통제가 

가장 중요한 조건요인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에 있어 다른 청소년 문제행동보다도 자기통제력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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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그 이유는 중독을 일으키는 대상인 스마트폰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휴대성과 즉시성을 지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

여 사용가능하고(송혜진, 2011), 교사나 부모의 제재나 통제가 없을 

때에는 청소년 개인의 통제력을 발휘하여 스마트폰 사용을 억제해

야하기 때문이다. 자기통제는 일반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서도 

중요한 보호요인이지만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한 가족긴장경험집단

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마지막으로 가족긴장과 스마트폰 중독의 연관성에서 또래관계

만족도의 조건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에게 또래관계는 

가족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적 관계이다. 청소년은 가족 내 부정적 자

극에 노출되더라도 또래 친구와 긍정적 상호작용과 친밀감 유지(박

지영, 2012)는 가정불화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우울 등의 부정적 심

리를 완화시켜줄 수 있으며, 가정에서 얻지 못하는 사회적 지지와 

안정감,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통해 보완(홍주

영, 2002)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자신이 속해있는 또래집단에서 

갈등과 부정적 관계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받은 상처를 치

유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 외로움, 우울, 불안감을 느끼게 

될 수 있으며(김선아, 2015). 이는 스마트폰 중독위험을 높이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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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현실세계의 또래관계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SNS를 통한 의사소통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현실에서의 거부 경험과는 반대되는 온라인 환

경 속 자아존중감과 자기확신(self reassurance)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을 강화시킬 수 있다(이정은, 배성만, 2015). 스마트폰 중독 사

용자의 컨텐츠 이용이 SNS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볼 때, 또래

관계만족이 스마트폰 중독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스마트폰이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이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대인관계만족도와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양돈규, 2003).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또래

관계만족의 조건적 영향은 가정 폭력 및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

제가 미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심리적 불안정을 완화시켜줄 수 있

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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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함 의  및  한 계

    본 연구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요인을 가족의 보호적 관점

에서 연구했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가정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

정적 사건의 경험에 관심을 두고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위험요인을 발굴했다는 것에 장점을 지닌다. 또한, 스

마트폰 중독에 취약한 가정을 파악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해당 

위험요인에 노출되더라도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요인을 제시하여, 가족긴장 경험 집단의 스마트폰 중독 예

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의미가 있

다. 

    또한 현 정책이 지정한 스마트폰 중독의 취약가정 중 한 형태

인 한부모 가정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

는 것을 실증하여, 기존 정책의 대상자의 조정 및 구체화의 필요성

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부모라는 가족구조 보다

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이나, 부모의 알코올, 약물 및 도박문

제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가족단위로 정책적 개입을 시행할 때 

가족의 형태나 구조적 관점보다는 가정의 부정적인 사건 및 자극을 

구체적으로 찾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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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던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 정책에서 지정한 스마트폰 중

독 취약가정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추가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을 청소년 문제행동 및 비행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첫 논문으로 음주, 흡연, 범죄와 같은 일반적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서 의미를 가진다. 청소년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제시되어왔던 

가구소득, 성별, 한부모 여부 간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일반적 청소년 문제행동과 차이가 있으며,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요인으로서 가족긴장, 보호요인으로서 또래관계, 부모통

제, 자아통제, 가족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기존 청소년 비행 

및 문제행동과 공통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자기통제가 가정폭력,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

제 경험 집단의 스마트폰 중독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큰 보호요인

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향후 스마트폰 중독 치료 상담이나 예방

교육을 실시할 때, 또래관계나 가족의지지, 부모의 통제보다도 자기 

통제력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

론 문제의 원인인 가정불화, 가정폭력, 부모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

도록 예방하거나,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일지 

모르나,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완화에 자아통제력을 강화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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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는 간접적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 자기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1차적으로 사회적 압력, 피드백, 보상과 같이 환경

을 변화시켜 외적동기 유발을 시도하고, 2차적으로 스스로 욕구, 흥

미, 자율성을 다룸으로써 개인의 내적동기를 가지고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사

용 시 알람을 활용하거나, 특정 어플리케이션 절제하기, 스마트폰 

사용시간 목표설정 등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여 성취감을 느

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할 특이점은 컨텐츠 이용이유에 관

한 연구결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매체가 중독이라는 부정

적 관점 뿐 아니라 긍정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에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우려

가 주로 다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며, 친목을 도

모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청소년에게 

충분히 유용하고 긍정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

제로 기존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개성을 표현

하고, 가상세계 속에서 탐험적 시도를 통해 자아를 확장할 수 있으

며, 사회성 형성을 위한 통로로서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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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은 단순히 비판적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

라, 긍정적 사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스마트

폰 컨텐츠와 어플리케이션 종류별 유용성과 긍정적 사용에 관한 상

세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연구의 주된 관심은 아니었지만, 스마트폰 중독을 야기

할 수 있는 혼란요인을 통제하고도 맞벌이 가정과 중학생(학교급)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맞벌이가

정 청소년과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심을 기울여야하며, 향후

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면연구의 한계

로 인해 가족긴장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 가족 내 위험요인이 스마트폰 과의존 

및 중독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살펴보기를 제안한다. 둘째, 조사 

자료로 인한 한계가 몇 가지 존재하는데, 연구에서 통제할 수 없었

던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칠 수 있는 다른 개인 심리요인, 또

래 및 학교요인, 스마트폰 기기적 특성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청

소년의 문제행동 및 발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을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 또한, 가정폭력 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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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가정폭력경험이 과소 추

정되었을 가능성과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 또한 가벼운 

일탈수준의 문제인지 중독문제인지 구별할 수 없어 구체적인 해석

을 할 수 없었다. 한부모 가정 또한 사별로 인한 구조적 변화인지, 

이혼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한부모 가정의 원인에 따른 풍부

한 분석을 할 수 없었고, 양부모의 경우 재혼가정인지, 양친가정인

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미칠 수 있는 가족구

조의 영향을 감지할 수 없었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의 성격은 컨텐

츠마다 성격이 매우 다를 것으로 다를 것이라 예상되지만, 자료의 

한계로 컨텐츠에 사용 및 사용이유에 대한 기초분포만을 파악하여, 

컨텐츠 사용 패턴과 위험요인을 단정 지어 결론내릴 수 없다는 한

계가 있다. 넷째, 휴학, 중퇴 등의 이유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청소년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여,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에게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들은 정규 교과과정과 교사 및 

또래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어 또 다른 스마트폰 중독의 취

약집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 이 집단의 

스마트폰 중독 양상을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에서 조사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이용 여부”는 스마트폰 중독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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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마트폰 고유의 특징인 데이

터 요금제, 스마트폰 요금지불의 주체, Wi-Fi 망 서비스 범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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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a r t p h o n e  Ad d i c t i o n  

a mo n g  a d o l e s c e n t s  i n  s c h o o l s

: based on General Strain Theory(GST)

Hye-Jin Kim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With emerging addiction problems of smartphone and it’s serious 

social issues, recent concerns have focused on predictors of 

smartphone addiction and  it’s policy solution. However, 

family-related factors for smartphone addiction of teenagers have 

been concentrated on identifying the protective factors. Also, the 

risk factors of smartphone addiction are not considered in the 

selection of target population for smartphone addiction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mily risk factors of 

adolescents’ smartphone addiction based on Agnew's general 

strai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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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We used the data from 2013 national survey on Internet usage 

and utilization data from the National Information Agency and the 

sample consists of 3380 adolescents. Independent variable is 

family strain (negative stimuli and experiences in family) including 

single-parent families, domestic violence, parental alcohol, 

gambling, and drug problems. Dependent variable is smartphone 

addiction (S-scale) including potential risk group and the high risk 

group of smartphone addiciton. Lastly, condition variables, factors 

that conditionally influence the effects of family strain on 

smartphone addiction, includes family support, parental control, 

self-control, and friendship quality. These conditional factors were 

categorized into“high”and“not high”group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family strain on the smartphone addiction and subgroup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ondition factors in 

association between family strain and smartphone addiction.  

Results

First, in terms of analyzing the effect of family strain on 

smartphone addic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isk of smartphone addiction between single-parent family and 

their counterpart. However, adolescents who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OR=1.7, 95% CI 1.2-2.4), and exposed to parental 

alcohol, gambling, and drug problems (OR=2.02 95% CI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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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at increased risk for smartphone addiction. Second, we found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family strain and smartphone 

addiction was not significant in adolescents with“high”level of 

family support, parental control, self-control, and friendship 

quality. In addition, self-control was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fac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ain and smartphone 

addiction

Conclusions

First, although single parent family was not identified as a risk 

factor for the smartphone addiction,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parental alcohol, gambling, and drug problems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risk factors for predicting smartphone 

addiction of teenagers. However, even teenagers had experience of 

family strain(domestic violence, parental alcohol, gambling, and 

drug problems) had an increased likelihood of smartphone overuse, 

having“high”level of family support, parental control, self-control, 

or friendship quality could protect against it.

Keywor d: f ami l y st r ai n,  sma r t phone  addi ct i on,  adol e sce nt s,  

gen er al  s t r a i n  t he or y,  si ngl e -par en t  f ami l y,  dome st i c vi ol e nce ,  

par en t al  alcohol, gambling, and drug problems

S t u d e n t  N u m b e r : 2 0 1 5 - 2 4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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