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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일부 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관련된 요인

정상복
대전보건대학교 방사선과

Factors Related to Prolonged Smartphone Usage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an Urban Area

Sang-Bok Jung
Department of Radiological Technology, Daejeon Health Institute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는 도시지역 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가정 및 학교생활특성, 건강관련행위특성과 같은 일상생
활습관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은 남녀 고등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에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자료의 통계
분석은 가정생활특성, 학교생활특성 및 건강관련행위특성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독립 변수로 하여
성별과 학년을 조정한 2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학생의 1일 스마트폰 사용시간대별 분포를 보면
「2시간미만」이 21.8%, 「2시간 이상 3시간미만」이 20.9%, 「3시간 이상」이 57.4%로 조사대상학생의 절반이상이 1일 
3시간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바람직하지 않은 가정
및 학교생활특성, 건강관련행위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시간 이상의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은 가정의 경제
상태, 학교성적, 수면시간, 아침식사, 간식섭취 및 규칙적인 운동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특히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건강관련행위특성 즉, 일상생활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하고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과 가정 및 학교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usage time and daily 
lifestyles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340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data collection was based on a survey using a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March 1
to April 30, 2019.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daily smartphone usage time was less than two hours 
for 21.8 percent of students, more than two hours for 20.9 percent of students, and more than three
hours for 57.4 percent of students. The time spent on smartphones was related to undesirable family and
school life characteristics and health-related behaviors of students. Long-term use of smartphones for 
more than three hour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family's economic conditions, school grades, 
sleeping hours, breakfast, snacking, and regular exercise. Prolonged usage was also adversely related to
their daily lifestyles. As the overuse of smartphones is associated with students' lifestyles and health, it
is important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hat help high school students use smartphones properly.

Keywords : High School Student, Use of Smartphone, Lifestyle, Health-Related Behavior,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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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은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미디어로 사회생
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스템이 되었으며, 그 편
리성 때문에 정보통신기술(ICT)로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
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은 아
시아권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정부 역
시 인터넷을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이끄는 견인차로 삼
기 위해 적극 지원해 왔다[1]. 이 같은 인터넷에 대한 높
은 접근성으로 인해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이 이루어져 
왔으며, 스마트폰은 특히 젊은 층의 경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매체로 인식되었다.

스마트폰은 단순히 핸드폰 이외에도 컴퓨터, mp3, 동
영상 플레이어 등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원하는 정
보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과 오락성
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현대인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1]. 2019년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이용
율은 90.5%이며, 성별 이용률은 남성 92.7%, 여성 
88.3%이었고, 연령별로는 3-9세 84.5%, 10대 99.1%, 
20대 99.8%이었다. 90.4%가 1일 1회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였으며,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주 평균 12.9시간
(남성 12.9시간, 여성 12.8시간)이었고, 중학생은 12.1
시간, 고등학생은 13.1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 따
라서 중 · 고등학생의 시기에 해당하는 연령에서의 스마
트폰 이용은 99.0%를 상회하고 있었고, 고등학생의 1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1.9시간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광범위한 스마트폰 이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
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즉,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문제의 심각
성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중독에 의한 건
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강박증, 우울, 정신증, 
불안, 대인 예민증, 편집증, 신체화, 적대감, 공포불안 등
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2-5].

2012년 스마트폰 중독실태보고에 의하면 국내 스마
트폰 중독률이 8.4%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10대와 20대
의 중독률이 30대와 40대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1]. 일본의 경우, 2017년 병적인 인터넷 의존이 의심
되는 자의 비율은 중학생이 12.4%, 고등학생이 16.0%이
며, 최근 5년간 중학생이 약 2.0배, 고등학생은 약 1.7배
로 그 비율이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3]. 이 같은 스
마트폰 중독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과 사용 연령의 조기화이
다. 특히, 스마트폰의 장시간 이용에 따른 생활습관과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가 공중보건상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6-9]. 

중 · 고등학생의 시기는 지금까지 습득한 기본적인 생
활습관을 자기 관리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인터넷 매체의 과도한 이용은 생활리
듬을 무너뜨리고 심신에의 부조화가 초래될 것이 우려되
므로 인터넷 매체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가정 및 학교생활특성, 
건강관련행위특성과 같은 일상생활습관과의 관련성을 검
토하고자 시도하였다.

2. 조사 대상 및 방법

2.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C시에 소재하고 있

는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표본 수의 산정은 G*Power 3.1 프로
그램[10]을 이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시 예측변수 18
개, 효과크기 0.10, 검정력 0.95, 유의수준 0.05, 양측검
정으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311명이었다. 본 연구
에서의 조사대상의 선정은 4개 고등학교를 임으로 선정
하여 각 학교마다 남녀별로 1, 2, 3학년을 균등하게 나누
어 100명씩, 합계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내용이 미비하거나 불확실한 설문 응답자 70명
을 제외한 340명(응답률 85.0%)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배려
자료 수집은 201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

간에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설문조
사는 사전에 훈련받은 조사원이 조사대상 각 학교를 방
문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에게 본 연구의 취지 및 조사내
용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얻은 다음, 조사대상 학급의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의 도움을 받아 아침자습시간을 이
용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시 사전에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내용 및 기입요령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
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한 학생들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한편, 설문조사에 대한 윤리적 배려로 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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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언제
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문조사에 의해 알
게 된 개인의 정보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을 것
을 설명하였다. 

2.3 연구에 사용한 변수
2.3.1 개인적 속성 및 가정생활 특성
개인적 속성 및 가정생활 특성으로는 성별, 부모결손

여부, 형제자매 유무, 가정의 경제상태, 가정생활의 만족
도를 조사하였다. 부모결손여부는「양친 모두 있다는 군」
과 「아버지나 어머니만 있거나 양친 모두 없다는 군」으
로 구분하였다. 형제자매의 유무는 「형제자매가 있다는 
군」과 「형제자매가 없다는 군」으로, 가정의 경제 상태는 
「좋지 않다는 군」, 「보통이라는 군」, 「좋다는 군」으로, 가
정생활의 만족도는 「만족하다는 군」과 「만족하지 않다는 
군」으로 구분하였다.

2.3.2 학교생활 특성
학교생활 특성으로는 학년, 학교성적, 교우관계, 학교

생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학년은 「1학년」, 「2학년」, 「3
학년」으로, 학교성적은 「상」, 「중」, 「하」로 구분하였으
며, 교우관계는 「좋다는 군」과 「좋지 않다는 군」으로, 학
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다는 군」과 「만족하지 
않다는 군」으로 구분하였다.

2.3.3 건강관련행위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은 1일 평균 수면시간, 아침식사 여

부, 간식섭취 여부, 운동 여부, 흡연 습관 및 주관적인 건
강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수면시간은 Breslow[11]의 건
강습관지수(Health Practice Index; HPI)를 사용하여 
1일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이상∼8시간 미만인 경우를 
「적절한 수면 군」, 7시간미만 또는 8시간 이상인 경우를 
「부적절한 수면 군」으로 구분하였다. 아침식사 여부는 
「매일 한다는 군」과 「가끔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군」으
로, 간식섭취 여부는 「매일 한다는 군」,「가끔 하거나 하
지 않는다는 군」으로, 규칙적인 운동여부는 1주일에 3회 
이상, 회당 30분 이상 운동을 기준으로 하여 「한다는 군」
과 「하지 않는다는 군」으로, 흡연여부는 「흡연군」과 「비
흡연군」으로 구분하였고,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건강하
다는 군」과 「건강하지 않다는 군」으로 구분하였다.

2.3.4 스마트폰 사용시간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선행연구
[12-14]를 참고로 하여 「2시간미만」, 「2시간 이상∼3시
간미만」 및 「3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2.4 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전산입력 후 SPSS(ver 24.0)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조사대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가정생활 특성, 학교생활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비교하
기 위하여 Chi-square test로 검정하였다. 또한 인구사
회학적 및 가정생활 특성, 학교생활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에 관한 항목들을 종속변수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2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오즈
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스마트
폰 사용시간은 「2시간미만」을 참고 군(reference 
group)으로 하여 「2시간 이상∼3시간미만」, 「3시간 이
상」의 2개의 더미 변수를 작성하였으며, 성별, 학년을 조
정 변수로 동시에 투입했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0.05(양측검정)로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개인적 속성 및 가정생활특성별 스마트폰 사용
    시간

조사대상 학생들의 개인적 속성 및 가정생활특성별 스
마트폰 사용시간은 Table 1과 같다. 우선 조사대상 학생
의 1일 스마트폰 사용시간대별 분포를 보면 「2시간 미
만」이 21.8%,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 20.9%, 「3시
간 이상」이 57.4%로 조사대상학생의 절반이상이 1일 3
시간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학생들의 개인적 속성 및 가정생활 특성별 스
마트폰 사용시간을 보면,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
하고 있는 경우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7), 가정의 경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군」보다 「보통이거나 좋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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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Smartphone usage time(/day)  

χ2 p-value」
≤2 2∼3 3≤3≤3≤

Sex
 Male 180(52.9) 45(25.0) 46(25.6) 89(49.4)

10.011 0.007
 Female 160(47.1) 29(18.1) 25(15.6) 106(63.3)

Parents
status

 Two parents at home 315(92.6) 72(22.9) 63(20.0) 180(57.1)
3.979 0.137

 Single parents/none 25(7.4) 2(8.0) 8(32.0) 15(60.0)

Number of 
siblings

 One and more 30(8.8) 8(26.7) 6(20.0) 16(53.3)
0.468 0.791

 None 310(91.2) 66(21.3) 65(21.0) 179(57.7)

Perceived family 
income

 Low 24(7.1) 4(16.7) 8(33.3) 12(50.0)
12.287 0.015 Middle 233(68.5) 42(18.0) 52(22.3) 139(59.7)

 High 83(24.4) 28(33.7) 11(13.3) 44(53.0)

Satisfaction of 
family life

 Satisfied 314(92.4) 68(21.7) 68(21.7) 178(56.7)
1.516 0.469

 Dissatisfied 26(7.6) 6(23.1) 3(11.5) 17(65.4)
Total 340(100.0) 74(21.8) 71(20.9) 195(57.4)

Table 1. Distribution of smartphone usage time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amily life variables 

Variable N(%)
Smartphone usage time(/day)  

χ2 p-value
≤2 2∼3 3≤3≤3≤

School grade
 1st 141(41.5) 43(30.5) 30(21.3) 68(48.2)

13.330 0.010 2nd 103(30.3) 16(15.5) 18(17.5) 69(67.0)
 3rd 96(28.2) 15(15.6) 23(24.0) 58(60.4)

Academic 
achievement

 High 60(17.6) 18(30.0) 16(26.7) 26(43.3)
10.359 0.035 Middle 197(57.9) 44(22.3) 42(21.3) 111(56.3)

 Low 83(24.4) 12(14.5) 13(15.7) 58(69.9)

Friendship with 
school fellow

 Good 316(92.9) 68(21.5) 68(21.5) 180(57.0)
1.112 0.573

 Poor 24(7.1) 6(25.0) 3(12.5) 15(62.5)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ied 299(87.9) 66(22.1) 61(20.4) 172(57.5)
0.396 0.820

 Dissatisfied 41(12.1) 8(19.5) 10(24.4) 23(56.1)
Total 340(100.0) 74(21.8) 71(20.9) 195(57.4)

Table 2. Distribution of smartphone usage time by school life variables 

Variable N(%) Smartphone usage time/day) χ2 p-value≤2 2∼3 3≤3≤3≤

Sleeping time 
(hour)

 Adequate(7～8) 227(66.8) 51(22.5) 53(23.3) 123(54.2)
6.338 0.028

 Inadequate(<7 or 8<) 113(33.2) 23(20.4) 18(15.9) 72(63.7)

Having breakfast
 Everyday 189(55.6) 46(24.3) 50(26.5) 93(49.2)

12.549 0.002
 Sometimes/Never 151(44.4) 28(18.5) 21(13.9) 102(67.5)

Having 
snack

 Everyday 90(26.5) 11(12.2) 22(24.4) 57(63.3)
6.628 0.036

 Sometimes/Never 250(73.5) 63(25.2) 49(19.6) 138(55.2)

Exercise
 Everyday/Sometimes 77(22.6) 23(29.9) 16(20.8) 38(49.4)

6.117 0.028
 Never 263(77.4) 51(19.4) 55(20.9) 157(59.7)

Smoking 
status

 Everyday/Sometimes 10(2.9) 1(10.0) 6(60.0) 3(30.0)
7.337 0.054

 Never 330(97.1) 73(22.1) 65(19.7) 192(58.2)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311(91.5) 72(23.2) 63(20.3) 176(56.6)
4.271 0.118

 Poor 29(8.5) 2(6.9) 8(27.6) 19(65.5)
Total 340(100.0) 74(21.8) 71(20.9) 195(57.4)

Table 3. Distribution of smartphone usage time by health behavior related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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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hone
usage time

Parents status

p

Number of siblings

pSingle     
parents/

none
% OR (95% CI) None % OR (95% CI)

Under 2 hours 2 8.0   1.00 66 21.3   1.00
2∼3 hours 8 32.0 1.16(0.35-3.81) 0.796 65 21.0 1.25(0.40-3.84) 0.694

3 hours and over 15 60.0 2.24(0.66-8.24) 0.185 179 57.7 1.25(0.50-3.11) 0.631
Perceived family income

p
Satisfaction of family life

p
 Low % OR (95% CI) Dissatisfied % OR (95% CI)

Under 2 hours 4 16.7   1.00 6 23.1   1.00
2∼3 hours 8 33.3 3.24(1.71-14.74) * 3 11.5 1.47(0.11-2.00) 0.912

3 hours and over 12 50.0 4.64(2.94-22.84) ** 17 65.4 1.94(0.35-2.57) 0.318
Academic achievement

p
Friendship with school fellow

p
Low % OR (95% CI) Poor % OR (95% CI)

Under 2 hours 12 14.5   1.00 6 25.0   1.00
2∼3 hours 13 15.7 1.09(0.45-2.59) 0.846 3 12.5 1.45(0.10-1.92) 0.884

3 hours and over 58 69.9 2.10(1.04-4.25) * 15 62.5 1.87(0.31-2.41) 0.201
Satisfaction of school life

p
 Sleeping time 

p
Dissatisfied % OR (95% CI)  Inadequate % OR (95% CI)

Under 2 hours 8 19.5   1.00 23 20.4   1.00
2∼3 hours 10 24.4 1.10(0.46-2.62) 0.819 18 15.9 2.73(0.35-6.52) 0.403

3 hours and over 23 56.1 1.28(0.47-3.50) 0.631 72 63.7 4.28(2.71-10.29) *
Having breakfast

p
Having snack

p
Sometimes/never % OR (95% CI) Everyday % OR (95% CI)

Under 2 hours 28 18.5   1.00 63 25.2   1.00
2∼3 hours 21 13.9 1.70(0.35-3.42) 0.330 49 19.6 3.39(1.17-12.89) *

3 hours and over 102 67.5 3.79(1.02-9.14) * 138 55.2 4.50(2.24-15.03) **
Exercise

p
Smoking status

p
Never % OR (95% CI) Smoking % OR (95% CI)

Under 2 hours 51 19.4   1.00 1 10.0   1.00
2∼3 hours 55 20.9 1.59(0.74-3.43) 0.234 6 60.0   1.15(0.21-3.36) 0.293

3 hours and over 157 59.7 3.56(1.83-7.93) * 3 30.0 2.85(0.48-4.46) 0.089
Perceived health status

p
 Poor % OR (95% CI)

Under 2 hours 2 6.9   1.00
2∼3 hours 8 27.6 2.14(0.83-5.80) 0.089

3 hours and over 19 65.5 2.40(0.80-8.78) 0.085
2-Dimensio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 p<0.05, **: p<0.01, OR: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variable 
: sex and school year.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usage time and home and school life habits             (n=340)

3.2 학교생활특성별 스마트폰 사용시간
조사대상학생들의 학교생활 특성별 스마트폰 사용시

간은 Table 2와 같다. 3시간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1학년」보다 「2, 3학년」에서 유의하게 높았
으며(p=0.010), 학교성적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
서 유의하게 높았다(p=0.035).

3.3 건강관련행위특성별 스마트폰 사용시간
조사대상학생들의 건강관련행위 특성별 스마트폰 사

용시간은 Table 3과 같다. 3시간이상 스마트폰을 사용
하고 있는 경우는 「적절한 수면 군」보다 「부적절한 수면 
군」에서(p=0.028), 아침식사를 「매일 한다는 군」보다 
「가끔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p=0.002), 간식섭
취를 「가끔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군」보다 「매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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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p=0.036),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p=0.028) 유의하게 높았다.

3.4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관련변수들과의 관련성
조사대상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관련변수들

과의 관련성은 Table 4와 같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2
시간미만」을 참고 군으로 하였을 경우, 「2시간 이상∼3
시간미만」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낸 항목으로는 「가
정의 경제상태, 좋지 않음」 OR : 3.24, (95% CI : 
1.71-14.74), 「간식섭취, 매일 함」 OR: 3.39(95% CI: 
1.17-12.89), 「흡연상태, 흡연」 OR: 2.15 (95% CI : 
1.21-6.36)이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2시간미만」을 
참고 군으로 하였을 경우, 「3시간 이상」에서 유의한 관련
성을 나타낸 항목으로는 「가정의 경제상태, 좋지 않음」 
OR :  4.64(95% CI : 2.94-22.84), 「학교성적, 낮음」 
OR: 2.10 (95% CI : 1.04-4.25), 「수면시간, 부적절」 
OR: 4.28 (95% CI : 2.71-10.29), 「아침식사, 하지 않음」 
OR: 3.79 (95% CI : 1.02-9.14), 「간식섭취, 매일 함」 
OR: 4.50(95% CI: 2.24-15.03), 「규칙적인 운동, 하
지 않음」 OR: 3.56(95% CI: 1.83-7.93)이었다.

4. 고찰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과 사용 연령의 조기
화이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성장발달에 바람
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중 · 
고등학생의 시기는 개인의 일상생활습관을 올바르게 자
기 관리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가정 및 학교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는 능력을 기를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사
용시간과 가정 및 학교생활특성이나 건강관련행위특성과 
같은 일상생활습관과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 학생의 1일 평균 스마트폰 사
용시간대별 분포를 보면 2시간 미만이 21.8%, 2시간 이
상 3시간미만이 20.9%, 3시간 이상이 57.4%로 조사대
상학생의 절반이상이 1일 3시간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보면, Lee등[12]
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대별 분포를 2시간미만 22.1%, 2-3시간 

22.5%, 3시간 이상 53.8%로 보고하여 3시간 이상이 가
장 많았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ee 등[15]과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16]은 연구에서는 1-2시간
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여 연구자마다 조사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학생들의 1일 3시간 이상 스
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가정의 경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군보다 보통이거나 좋
다는 군에서, 1학년보다 2, 3학년에서, 학교성적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적절한 수면 
군보다 부적절한 수면 군에서, 아침식사를 매일 한다는 
군보다 가끔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간식섭취를 
가끔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군보다 매일 한다는 군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 같은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 사용시
간은 바람직하지 않은 가정 및 학교생활특성, 건강관련
행위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을 시사한다. 국내의 경우 스
마트폰 사용시간과 가정 및 학교생활특성이나 건강관련
행위특성과 같은 일상생활습관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
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고찰이 어려우나, 일본의 경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14,17,18]를 보면, 학
년이 올라갈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며, 아침 
식사 거르기, 수면시간 감소, 공부시간 감소 및 운동하는 
시간이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 
PC, TV, 게임 등의 미디어 사용이 오랜 시간 지속될 경
우 운동시간의 감소, 수면 문제, 아침 식사 거르기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5,13,19-21], 미디어 사용시간이 3시
간 이상 되면 비만 경향이 높아진다고도 보고하고 있다
[3,22].

한편, 장시간의 미디어 사용은 음주 · 흡연과도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고[8,9]되고 있어 청소년의 사회적 문
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과 가정 및 학교생활특성, 건강관련행위특성과의 관련성
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3시
간 이상의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은 가정의 경제상태(좋
음), 학교성적(낮음), 수면시간(부적절), 아침식사(하지 않
음), 간식섭취(매일 함) 및 규칙적인 운동(하지 않음)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일본의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Sano 등[3]은 고등학생의 스마
트폰 사용시간과 관련 있는 항목으로 1일 세 번 식사(하
지 않음), 아침식사(하지 않음), 식품 다양성(낮음), 비만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4호, 2022

136

도(비만), 운동습관(하지 않음), 취침 및 기상시간(불규
칙), 음주경험(있음), 흡연경험(있음), 주관적 건강감(낮
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에 있어서의 3
시간 이상의 장시간에 이르는 미디어 사용은 위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습관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시사되었다. 

중·고등학생의 시기는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자율적인 생활 습관을 습득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익히는 것은 장
래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획득해 나아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대상
을 도시지역 일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본 연구결
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전체 미디어 기기별 사용을 파악하지 못
하고 스마트폰 사용만을 파악하였다. 앞으로는 미디어 
이용기기별 사용상황이나 사용시간대등의 상세한 정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고등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관련요인들과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전국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
단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요인들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요약 및 결론

학생들의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은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측면에서 성장발달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
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가정 및 학교생활특성이나 건강
관련행위특성과 같은 일상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은 우리나라 중부지방
의 C시에 소재하고 있는 4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고등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에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가정생활특성, 학교생
활특성 및 건강관련행위특성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스마
트폰 사용시간을 독립 변수로 하여 성별과 학년을 조정
한 2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학생의 1일 스마트폰 사용시간대별 분포

를 보면 「2시간미만」이 21.8%,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 20.9%, 「3시간 이상」이 57.4%로 조사대
상학생의 절반이상이 1일 3시간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학생들의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
고 있는 경우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가정
의 경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군」보다 「보통이거나 
좋다는 군」에서, 「1학년」보다 「2, 3학년」에서, 학
교성적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적절한 수면 군」보다 「부적절한 수
면 군」에서, 아침식사를 「매일 한다는 군」보다 「가
끔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간식섭취를 「가
끔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군」보다 「매일 한다는 
군」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3.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조사대상 학생들의 3시간 
이상의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은  「가정의 경제상태
(좋음)」, 「학교성적(낮음)」, 「수면시간(부적절)」, 
「아침식사(하지 않음)」, 「간식섭취(매일 함)」, 「규
칙적인 운동(하지 않음)」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는 조사대상 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장
시간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가정 및 학교생활특성, 건
강관련행위특성과 관련 있음을 말 해 준다. 따라서 스마
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음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과 가정 및 학교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는 학
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건강교육의 기초자료로 제
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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