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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burnout 
on smartphone addiction i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convenient 
sample drawn from 306 students at six junior high schools in Seoul.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3.0 program. The results show that 21.6% of students were at risk of smartphone 
addiction. The high risk of smartphone addiction group used smartphone longer during weekdays 
and weekends. In addition, the high level of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burnout groups 
showed higher smartphone addiction scores compared to the lower level of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burnout groups. Smartphone addic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burnout. Furthermore, the results show that academic achievement and 
attending class, academic stress and disengagement, and academic burnout affected smartphone 
addiction. Therefore, to prevent smartphone addiction i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should 
be reduced in adolescents as well as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o help students release 
or control their academic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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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에 운영체계를 탑재하여 다양

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작동되도록 고안된 고기능 

휴대폰으로 생활이나 업무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어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4

년 약 72% 수준이던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6년 85%로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4;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6),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스마

트폰 사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 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Jeon & 

Jang 2014). 스마트폰은 이용이 편리할 뿐 아니라 손

쉽게 다양한 정보를 얻고, 오락이나 여가 활용수단으

로 활용될 수 있어 사용이 늘고 있다(Park & Baik 

2014). 그러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상지

통증, 시력저하, 이명, 거북목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과 같은 신체적 부작용과 의존, 주의 집중력 저하와 

같은 심리·정서적 부작용, 부모나 친구와의 관계 소

홀 등의 대인관계 부작용 등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Bae 2012; Kim 2012).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금단과 내성, 일상생활에 

장애와 같은 중독증상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4). 스

마트폰을 특별한 목적 없이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몰입하여 스스로를 제

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일상생활의 장애나 

불편을 경험하게 되는 증상을 스마트폰 중독이라 한

다(Choi et al. 2012). 스마트폰 중독은 성인보다 청소

년들에게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신규 매체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몰두

하는 특성이 높아 중독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보고되

었다(Kim et al. 2012). 특히,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정보를 얻거나 오락, 여가 활용

의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게 된다(Park & 

Baik 2014). 이로 인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2011년 11.4%에서 2013년 25.5%, 2016년 30.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4;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6). 이에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을 찾아 스마트폰 중독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이나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 

(Hwang et al. 2011), 자기효능감이나 자기 통제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Kim & Kim 2004; Na 2005), 미

디어의 기능적 접근 용이성(Lee & Kim 2009), 과도

한 학업스트레스(Kim & Shin 2016; Park & Oh 

2016) 등이 보고되었다. 이중 학업스트레스는 공부나 

성적, 수업, 시험으로 인해 학업을 힘들게 느끼고 정

신적인 부담이나 우울, 긴장을 느끼는 심리상태로 우

리나라 청소년들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으로 보고되

고 있다(Mo 2010). 청소년 통계(Statisics Korea 2013)

의 자료 역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들의 약 

40%가 성적 및 진학문제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보

고하고 있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

레스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 의

하면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학생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스마트폰의 사용이 높고 이로 인

해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

(Kim & Shin 2016; Kim et al. 2017), 특히 성적보다

는 수업이나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

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Shon 

2014) 학업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 판단된다.

과도한 학업 요구와 함께 지속적인 학업 스트레스

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신체적·정신적·심리적 고

갈상태인 학업소진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Park et 

al. 2010). 학업소진이란 만성적인 학업 스트레스와 

과도한 학업적 요구가 지속되면서 피로감, 좌절감, 

학업에 대한 거리감, 스트레스, 정신적 소모감, 무력

감, 냉소적인 태도 등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고갈

상태를 일컫는다(Lee et al. 2009; Kim et al. 2010). 



중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291

이러한 학업소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수록 그 

정도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심화될 경우 강박, 

불안, 우울, 냉소적 태도와 무능감 등을 유발하게 되

고, 실패에 대처하는 노력과 능력이 약화되어 학교생

활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un & Kim 2011; Kwon & Park 2013; 

Seon 2013; Lee 2014; Kim & Shin 2016). 즉 과중한 

학업량과 학업에 대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학업에 

대한 냉소적 태도, 그리고 자신이 학업에 있어서 무

능하다는 느낌을 유발하고, 이러한 태도는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도를 떨어뜨려 결석이 잦고, 학

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Kim et al. 

2010), 학업성취, 학교행복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hun & Kim 2012; Jo 

et al. 2013). 또한 청소년기에 소진을 경험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강박이나 불안, 우울과 같은 증상이 유발

되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기 어려워지며, 의욕이 상

실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거나 환경을 

즐기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Chun & Kim 

2011; Kwon & Park 2013; Lee 2014). 따라서 지속

적인 학업 스트레스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학업소진

의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

여 불안감을 느끼며 학업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

게 되고(Kim 2014), 학업 이외의 것에서 즐거움을 느

끼거나 학업을 잊을 수 있는 것을 찾으려 한다. 

이에 과도한 학업 부담으로 학업스트레스가 높거나 

학업소진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이를 회피하거나 자신

의 흥미를 학업 이외의 것에서 찾기 위해 스마트폰을 

더욱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쉽게 스마트폰에 중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 및 학업소진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련성 및 

영향을 밝혀냄으로써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

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및 중독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소진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에 차이

가 있는가? 셋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5일

까지 서울시교육청 관할 교육지원청중 6개 교육지원

청(동부, 서부, 북부, 중부, 동작관악, 성북)에서 각 1

개 중학교를 임의로 선정한 후 2학년에 재학 중인 학

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 대상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

문 조사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

지를 설명한 후 교사의 지도하에 실시토록 하였으며, 

총 366부를 배부하여 330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0.2%), 이중 무성의하게 응답하거나 부실 기재된 설

문지를 제외하고 총 30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사

용 관련 사항과 중독 정도, 학업스트레스, 학업소진, 

일반적인 특성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

이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청소년 스마

트폰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이 척도는 일상생활장애, 가

상세계지향성, 내성, 금단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

되었으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

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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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 중독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0.798로 나타났

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청소년 자가진단 척도 

기준에 따라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하였다. 고위험 사용자군은 원점

수 총점 45점이거나, 일상생활장애 16점 이상, 금단 

13점 이상, 내성 14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잠

재적 위험군 사용자군은 원점수 42점 이상 44점 이하

이거나, 일상생활 장애 14점 이상, 금단 12점 이상, 내

성 13점 이상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이다. 일

반 사용자군은 위의 두 집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이다. 

2)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수준은 Oh & Chun(1994)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위요인은 성적, 시

험, 수업, 공부 등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0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 수준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학업스트레스 척도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성적 0.814, 시험 

0.832, 수업 0.840, 공부 0.877로 나타났다.

3) 학업소진

학업소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ee et al.(2009)

의 한국형 학업소진 척도 중 선행연구를 통해 신뢰도

가 낮았던 불안을 제외한 4개의 하위요인을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Schaufeli et al.(2002)이 개발한 학업소

진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 Student 

Survery; MBI-SS)를 한국 중ㆍ고등학생들에게 타당화

한 것으로 고갈, 무능감, 반감, 냉담의 4개의 하위요인, 

총 2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보

통이다’에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2점, ‘전혀 그렇

지 않다’에 1점씩 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소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학업소진 척도 신뢰도는 고갈 0.861, 무능감 0.912, 

반감 0.905, 냉담 0.892로 나타났다. 

Variables Category n(%) Variables Category n(%)

Age(year)*

13
14
15
16

12( 3.9)
235(76.8)
55(18.0)
2( 0.7)

Gender
Boys
Girls

148(48.4)
158(51.6)

Academic 
achievement

Upper
Upper-middle
Middle
Lower-middle
Lower

41(13.4)
77(25.2)
78(25.5)
71(23.2)
32(10.5)

Subjective 
economic 
status

Upper
Upper-middle
Middle
Lower-middle
Lower

9( 2.9)
89(29.1)

156(51.0)
39(12.7)
9( 2.9)

Father’s 
education

Junior high school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Others

2( 0.7)
63(20.6)

162(52.9)
53(17.3)
7( 2.3)

Mother’s 
education

Junior high school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Others

2( 0.7)
93(30.4)

150(49.0)
37(12.1)
6( 2.0)

Father’s 
employment

Unemployed
Manufacturing/technical
Sales/service
Office job
Professional
Others

6( 2.0)
46(15.0)
46(15.0)

119(38.9)
35(11.4)
33(10.8)

Mother’s 
employment

Unemployed
Manufacturing/technical
Sales/service
Office job
Professional
Others

97(31.7)
14( 4.6)
59(19.3)
62(20.3)
40(13.1)
17( 5.6)

*Mean ± S.D.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중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293

3.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3.0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

도를 검증하고자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른 스마트폰 소유 여부와 사

용기간, 사용료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른 스마

트폰 주중 및 주말 사용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 한 후 Scheffe 

test로 사후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정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들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을 바탕으로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학업스트레스 군은 4분위 값을 

구한 후, 학업스트레스의 점수가 중간정도(68-92)를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 집단(MS, Middle level of 

stress)으로 규정하고 범위 이상은 상위집단(93점 이

상, HS, Higher level of stress), 범위 이하는 하위집

단(67 이하, LS, lower level of stress)으로 규정하였

다. 학업소진군 역시 4분위 값을 통해 상위집단(65점 

이상, HB, Higher level of burnout), 중위집단(43-64

점, MB, Middle level of burnout), 하위집단(42점 이

하, LB, Lower level of burnout)으로 규정하였다. 학

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정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

(ANOVA)를 실시 한 후 Scheffee test로 사후 유의성

을 검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 간

의 관련성을 알아보았으며,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학

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Multiple-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들의 스마트폰 중독 및 사용 실태

본 조사대상자들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스마트폰 자가진단척도의 판

정기준(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에 따라 분류한 결과, 일반사용자군은 78.4%, 잠재적 

위험군 13.4%, 고위험 사용자군 8.2%로 전체 조사대

상자의 21.6%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해당되었

다. 이는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4)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율을 측정한 결

과인 25.5%나 Lee & Eo(2015)가 서울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26.7%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본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하위요인

별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일상생활장애(2.21점)와 

내성(2.20점) 점수가 높았으며, 가상세계지향성(1.65

점) 점수가 가장 낮았다. 

조사대상자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조사 대

상자의 대부분(95.8%)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었

으며, 주중에는 4.12시간, 주말에는 4.86시간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말 사용시간이 더 길

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중독 정도에 따라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는데, 고위험 사용자군이 주중과 주말

에 7.57시간과 9.74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나 일반 사용자군의 3.73시간과 4.10시간에 

Smartphone addiction
Total

(n=306)High risk
(n=25)

Potential risk
(n=41)

Normal
(n=240)

Daily-life disturbance 3.12 ± 0.49a1)  2.94 ± 0.19a  2.15 ± 0.52b 2.21 ± 0.56

Cyberspace-oriented 2.92 ± 0.51a  2.36 ± 0.38b  1.58 ± 0.49c 1.65 ± 0.57

Withdrawal 3.38 ± 0.53a  3.04 ± 0.37a  1.78 ± 0.51b 1.88 ± 0.62

Tolerance 3.35 ± 0.29a  2.79 ± 0.27b  2.13 ± 0.52c 2.20 ± 0.57
1)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2. Smartphone addiction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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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더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주중 스마트폰 사

용 시간은 일반 사용자군과 차이가 없었으나, 주말 

사용시간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2.5시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Ju & 

Cho(2015)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의 일평균 스마트폰 사용시

간이 5.96시간으로 비중독군의 사용시간인 3.19시간

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의 중독위험이 높은 청소년

들의 경우 일반 학생보다 더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

함으로써 중독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자제를 할 수 없는 청소

년들에게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적용해야 하며 가정 내에서 부모-자녀간

의 대화나 규칙을 통해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스마트폰 사용 기간을 조사한 

결과, 3년 이상이 50.3%로 가장 많았고, 6개월 미만

이 4%로 가장 적었으며,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스마트폰의 한 달간 사용료를 

알아본 결과, 47.8%의 대상자가 2~4만원, 29.1%가 

4~6만원, 12.1%가 2만원 미만, 6.2%가 6~8만원, 3.1%

가 10만원 이상, 1.7%가 8~10만원을 지불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료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p<0.01)를 보였는데, 고

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군이 일반사용자군보다 

스마트폰 사용료를 더 많이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Lee & Eo(2015)의 연구에서도 고위험 사용자군

과 잠재적 위험군의 스마트폰 사용요금이 예전에 비

Smartphone addiction
Total

(n=306)High risk
(n=25)

Potential risk
(n=41)

Normal
(n=240)

Possession of 
smartphone

Yes
No

24(95.4)
 1( 4.6)

40(97.6)
 1( 2.4)

229(96.0)
11( 4.0)

293(95.8)
13( 4.2)

χ2=0.400

Hours of smartphone use during week day
7.57 ± 9.39a1) 4.42 ± 2.72b 3.73 ± 4.50b 4.12 ± 4.96

F =6.581**

Hours of smartphone use during weekend
9.74 ± 7.44a 6.61 ± 4.32b 4.10 ± 2.63c 4.86 ± 3.85

F =32.872***

Period of 
smartphone usage

Below 6 months
6 months ~ 1 year
1 ~ 2 years
2 ~ 3  years
More than 3 years

 0( 0.0)
 0( 0.0)
 6(25.0)
 4(16.7)
14(58.3)

 0( 0.0)
 0( 0.0)
 5(12.5)
14(35.0)
21(52.5)

12( 5.0)
15( 6.3)
40(16.8)
54(22.7)

117(49.2)

12( 4.0)
15( 5.0)
51(16.9)
72(23.8)

152(50.3)

χ2=11.800

Monthly payment 
for smartphone 
(Won)

Below 20,000
20,000 ~ Less than 40,000
40,000 ~ Less than 60,000
60,000 ~ Less than 80,000
80,000 ~ Less than 100,000
Over 100,000

 0( 0.0)
10(43.5)
 8(34.8)
 2( 8.7)
 0( 0.0)
 3(13.0)

 1( 2.6)
14(35.9)
17(43.6)
4(10.3)

 0( 0.0)
 3( 7.7)

34(15.0)
114(50.2)
59(26.0)
12( 5.3)
5( 2.2)
3( 1.3)

35(12.1)
138(47.8)
84(29.1)
18( 6.2)
5( 1.7)
9( 3.1)

χ2=27.792**

**p<0.01, ***p<0.001
1)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Smartphone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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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스마트폰 중독위험이 높은 청소년들이 더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더 많은 비

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소진 정도에 따른 스마

트폰 중독의 차이

본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본 조사 대상자들의 학업스트

레스 정도를 사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하위군(LS), 중위

군(MS), 상위군(HS)으로 나눈 후 스마트폰 중독 하위 

요인별 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상위군(HS)의 경우 모든 스마트폰 중독 하위요인

의 점수가 하위군(LS)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가상

세계지향과 금단은 중위군(MS)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

업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를 연구한 Kim 

& Shin(2016)과 Kim et al. (2017)의 결과와 같은 경향

을 보였다. 학업스트레스는 학교수업으로 인해 발생하

는 부정적인 심리상태로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우

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학

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손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스마트

폰을 자주 사용하게 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는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학업스트레스

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학업소진정도에 따른 스마트폰 

Academic burnout

F-value
Total

(n=301)LS
(n=76)

MS
(n=156)

HS
(n=69)

Daily-life disturbance 10.13 ± 2.96a1) 11.19 ± 2.56b 11.81 ± 2.84b 7.182*** 11.06 ± 2.78

Cyberspace-oriented 2.73 ± 0.94a 3.37 ± 1.01b 3.72 ± 1.30b 16.315*** 3.29 ± 1.12

Withdrawal 6.81 ± 2.23a 7.54 ± 2.33ab 8.13 ± 2.80b 5.415** 7.50 ± 2.45

Tolerance 7.99 ± 2.25a 8.96 ± 2.13b 9.33 ± 2.33b 7.585*** 8.80 ± 2.26

Smartphone addiction score 27.67 ± 6.96a 31.07 ± 6.51b 33.00 ± 7.94b 11.133*** 30.65 ± 7.21
**p<0.01, ***p<0.001
1)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5. Smartphone addiction score by academic burnout

Academic stress

F-value
Total

(n=299)
LS

(n=79)
MS

(n=147)
HS

(n=73)

Daily-life disturbance 9.68 ± 2.93a1) 11.35 ± 2.45b 11.99 ± 2.84b 15.612*** 11.06 ± 2.81

Cyberspace-oriented 2.67 ± 0.87a 3.39 ± 1.04b 3.82 ± 1.23c 23.659*** 3.30 ± 1.13

Withdrawal 6.43 ± 2.11a 7.59 ± 2.20b 8.54 ± 2.92c 15.207*** 7.51 ± 2.49

Tolerance 7.77 ± 2.36a 8.99 ± 2.03b 9.49 ± 2.37b 12.703*** 8.79 ± 2.29

Smartphone addiction score 26.56 ± 6.99a 31.31 ± 6.22b 33.85 ± 7.73c 22.974*** 30.68 ± 7.30
***p<0.001
1)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4. Smartphone addiction score by the levels of academic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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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학업소진 점수를 사분위를 기준으로 나누어 하위 

25%를 하위군(LB), 25%~75%를 중위군(MB), 상위 

25%를 상위군(HB)으로 나눈 후 스마트폰 중독 하위 

요인별 점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업소

진 점수가 낮았던 하위군(LB)의 스마트 중독점수가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 금단과 내성의 모든 하

위요인에서 상위군(HB)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학업소진 중위군(MB)의 스마트폰 중독점수도 금단

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하위군(LB)보다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

이 학업에 대해 지치고, 자신은 노력을 해도 될 수 없

다는 무능감을 느끼게 되면 학업에 대해 더욱 무관심

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중독의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

다. 특히 학업소진은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정

서적 탈진과 피로감, 좌절감을 느끼는 상태로 사회적

인 여가활동이나 스트레스 대체방식과 같은 환경

적·개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 Yu 2008; Jang & Lee 2015). 따라서, 청

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학

업소진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개인적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과 그 영향력을 알아보고, 이를 반영한 다

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3. 학업스트레스, 학업소진, 스마트폰 중독간의 

상관관계

조사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과 학업스트레스, 학

업소진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Table 6), 스마

트폰 중독은 학업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학업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수

업(r=0.424, p<0.01)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수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 & Ha(2013)와 중학생을 대

상으로 연구한 Kim & Shin(2016)의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인 것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들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중독과 학업소진의 모든 하위영역 또한 정

적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무능감(r=0.296, p<0.01)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소진을 느끼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될 위

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모든 하위요인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소진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학업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게 되면 학

업에 대한 무능감과 기피 등의 학업소진 증상이 나타

난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여준다(Lee 2014). 

1 2 3 4 5 6 7 8 9

1. Smartphone addiction 1

Academic stress

2. Academic achievement 0.330** 1

3. Stress related to test 0.308** 0.706** 1

4. Attending the class 0.424** 0.559** 0.645** 1

5. Stress related to study 0.320** 0.664** 0.743** 0.739** 1

Academic burnout

6. Exhaustion 0.247** 0.519** 0.568** 0.571** 0.622** 1

7. Disengagement 0.296** 0.697** 0.641** 0.547** 0.662** 0.608** 1

8. Antipathy 0.194** 0.484** 0.578** 0.560** 0.706** 0.547** 0.517** 1

9. Cynicism 0.243** 0.543** 0.595** 0.648** 0.748** 0.594** 0.649** 0.642** 1
**p<0.01

Table 6. Correlation with smartphone additio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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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소진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본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 8과 같다. 학

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성적(β=0.161, p<0.05)과 

수업(β=0.379, p<0.001)이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18.2%였다(Table 7). 이는 학생들이 수업이나 성적

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로 인해 스

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중독 위험이 높

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업 스트레스는 수업에 집

중하지 못하고 수업시간을 지루하게 느끼며 받는 스

트레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업스트레스가 높은 학

생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서 수업

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고, 이로 인해 쉽고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중독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적 

스트레스는 성적이 오르지 않고, 다른 친구와 지속적

으로 비교되며, 이로 인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꾸중

을 듣게 되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성적 스트레스

가 높은 청소년들은 성적으로 인해 얻는 스트레스를 

잊기 위한 방법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사용 간

편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

과는 다른 선행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중·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연구한 Shon(2014)의 연구에서는 성적

이나 공부, 시험한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고학년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Jung & Ha(2013)의 연구와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Nam(2016)의 연구에서도 학업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Kim (2014)은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학생들이 불안감

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높은 학업스트레스와 불안

감이 학업을 회피하게 만들어 결국 스마트폰을 과도

하게 사용하게 됨으로써 중독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

명하였다. 또한,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는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흡연율

이나 음주율을 높이고(Chang et al 2012), 불안, 우

울,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어(Lee 2009; You 2010; Chung & 

Baek 2011)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가정과 학교의 연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가 발생하는 교육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극복하

기 위한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들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준별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높여야 하며, 

학업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스트

레스 대처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가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건전한 방법으로 해

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Academic stress
Smartphone addiction 

β t

Academic achievement 0.161 2.073*

Stress related to test 0.005 0.054

Attending the class 0.379 4.741***

Stress related to study -0.070 -0.766

R2 0.193

Adjusted R2 0.182

F 17.616***

*p<0.05, ***p<0.001

Table 7. Effects of academic stress on

smartphone addiction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학업소진이 스마트폰 중

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Table 8), 하위요인 

중 무능감(β=0.203, p<0.01)만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8.3%였다. 학업소진은 학업스트레스가 과도한 경우 

발생되는 증상으로 학업에 대한 성취를 느끼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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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반감이나 냉담, 고갈, 무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 무능감은 개인적 성취감이 저하됨에 

따라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Yang et 

al. 2004)으로 학업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 학생

들이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어 결국 자신은 열

심히 노력해도 안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

한다. 이는 과도한 학업으로 인해 성취감을 느끼지 못

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학업

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업보다는 좀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

트폰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 자주 사용하게 됨으로써 

중독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과

도한 학업 분량을 줄이고 수준별 수업을 통해 학생들

이 학업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가 함께 협력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학생

과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학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

도록 교육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cademic burnout
Smartphone addiction 

β t

Exhaustion 0.100 1.330

Disengagement 0.203 2.615**

Antipathy 0.008 0.108

Cynicism 0.039 0.464

R2 0.096

Adjusted R2 0.083

F 7.814***

*p<0.01, ***p<0.001

Table 8. Effects of academic burnout on

smartphone addiction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겪고 있는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소진과 스마트폰 중

독과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에게서 증가하

고 있는 스마트폰의 중독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대상자들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률은 

21.6%로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이 해당되

었다. 대상자들의 스마트폰 중독 하위요인별 평균점

수는 일상생활장애와 내성이 높았으며, 스마트폰 중

독 위험군의 점수가 일반 사용자군의 점수보다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스마트폰 중독 정

도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스

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주중과 주말 사용 시간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스마트폰 사

용요금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었다. 

둘째, 본 조사대상자들은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

라 스마트폰 중독점수에 차이를 보였으며, 학업스트레

스가 높은 상위군(HS)이 스마트폰 중독의 모든 하위요

인인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 금단, 내성에서 하

위군(LS)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학업소진 정도에 따

라 스마트폰 중독점수도 차이를 보였는데, 학업소진 

점수가 높은 상위군(HB)은 하위군(LB)과 비교하여 스

마트폰의 모든 하위요인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과 학업스트레스, 학업소진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중독이 학업스트레

스 및 학업소진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이 스마트폰 중독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성적과 수업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18.2%

였다. 또한, 학업소진의 하위요인중 무능감이 스마트

폰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8.3%

로 나타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이 스마트폰 중

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과중한 학업으로 인해 스

트레스를 받거나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

여 수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들은 이를 극

복하기보다 회피하게 되고, 회피하는 하나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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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어 스마트폰 중

독 위험을 높인다. 또한, 지속적이고 과도한 학업 스

트레스는 결국 학업소진으로 이어져 자신은 공부를 

해도 성취할 수 없다는 무능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학업 이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의존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스트

레스를 느끼지 않도록 학업 양이나 수준을 고려한 학

생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 져야 하며, 수업에서 소외

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모든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독려하고, 학생주도의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중

학생만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본 연

구의 결과를 다른 지역이나 인구학적 배경을 갖고 있

는 집단에 일반화시키는데 제약이 있으며, 둘째, 횡

단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인과

관계를 밝히는데 있어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

는 확률표집을 통하여 연구방법 등을 보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

진을 낮추고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

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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