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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in college lif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and smartphone overuse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public health.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20 students who were se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from the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physical therapy, and public health and 

administration attending G University in Gwangju. The study was carried out from October 22 to 26, 

2012. For final analysis, 266 copies were used.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using SPSS WIN 12.0.

Results: Excessive use of smartphones had a negative effect on stress in college life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The stress of college life had an effect on students' sense of value, their friends of the 

same sex, and job. Depressive vulnerability had an effect on a students' dependency.

Conclusion: For the prevention of smartphone overuse, programs to prevent college life stres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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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lnerability to depression should be developed. Counselling programs for the groups should be made 

available to the students.

Key words : Depression, Life stress, Smartphone overuse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해 스마트폰 세상에

서 살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검색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채팅(Chatting), 문자(Message) 등 다양한 활동

이 생활의 편리함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 따

른 부작용 없는 스마트폰 사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은 일반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와 같이 고기능의 범용 운영체제

(Operation System: OS)를 탑재하여, 다양한 모

바일 앱(Mobile App)을 자유롭게 설치 및 동작시

킬 수 있는 휴대폰으로 손 안의 PC라고 하였다[1].

스마트폰 사용 현황을 보면, 20~30대가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 휴대폰의 20~30대 비중 30%에 비해 매우 

높다[2]. 특히, 전국 대학생 남녀 1,896명을 대상

으로 대학생 스마트폰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학생 절반(48.3%)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

다고 응답했으며, 자신이 스마트폰에 중독됐다고 

생각하는 대학생도 37.3%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중독 증상이 심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여학생은 

54.5%로 남학생 38.9%보다 15.6% 더 많았으며, 

스스로 중독됐다고 생각하는 여학생은 32.4%, 남

학생은 29.7%로 여학생이 12.7%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매일 취침 전 스마트폰을 보고 잠을 

청한다는 응답자도 60.8%에 달했으며, 보지 않는 

경우는 7.2%에 불과했다[3].

스마트폰이 인터넷보다 약 2배가량 중독성이 

더 강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스마트폰의 주된 용

도는 아직까진 메신저 앱(Messenger App)을 통한 

채팅이 65.1%, 게임도 일반 사용자와 중독자의 용

도에서 각각 22.9%와 36.3%로 나타났다. 통계 자

료에서도 스마트폰 중독률은 8.4%로 인터넷 중독

률 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에는 2.2%가, 20대의 경우엔 1.2%가 고위험군인 

것으로 조사됐다[4]. 중독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강

박적인 것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동기가 부여되는 

행위로써 통제의 상실로 자신의 행위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주관적 느낌이다. 

중독은 뇌의 특정부위 기능이 변하는 것으로, 일

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자기 통제를 할 수 없으며, 

건강이 악화되거나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증

상을 겪게 된다[5].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60%

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2013년 말에는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6].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내려져 있지는 않지

만,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률에 따라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7].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과다사용 관련 

선행연구로는 의사소통 불안과 우울 취약성이 대

학생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8], 보건계

열 대학의 스마트폰 이용 동기와 과다사용 간의 

관계[9] 등이 있다. 이의 연구 결과로는 의사소통 

불안, 우울 취약성, 이용 동기 등이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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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생의 생활에 스마트폰의 과다사용

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학부생의 스마트폰 과

다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우

울 취약성 때문에 오는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서, 보

건계열 학부생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예방

교육 마련과 상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목

본 연구는 보건계열 학부생의 대학생활 스트레

스, 우울 취약성과 스마트폰 과다사용과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스마트폰 사용자 수준에 따른 일반적 특

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스마트폰 사용자 수준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 우울 취약성,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차

이를 파악한다.

넷째, 스마트폰 과다사용자 대상으로 대학생활 

스트레스, 우울 취약성,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스마트폰 과다사용자 대상으로 대학생

활 스트레스, 우울 취약성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계열 학부생의 대학생활 스트레

스, 우울 취약성과 스마트폰 과다사용과의 관련성

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상  자료수집 방법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에 소재한 G대학교 보

건계열 3년제 학과인 응급구조과, 물리치료과, 보

건행정과를 임의선정하고 편의표집한 320명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26일

까지 총 5일 동안이었다.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구조화된 자기 기입

식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하였다. 최종 분석은 

배부된 32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4부를 제외

한 266부를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1) 학생활 스트 스 측정 척도

대학생활 스트레스 측정 척도는 Chon과 Kim 

[10]이 개발한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척도 도구를 

Kang[11]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 내

용은 대학생에게 적용되는 8가지 영역에 총 5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을 세분화하여 살펴보

면, 대인관계 차원의 영역(동성친구 5문항, 이성 

친구 6문항, 가족관계 6문항, 교수관계 6문항) 총 

23문항과 당면과제 차원의 영역(학업문제 7문항, 

경제문제 7문항, 취업문제 8문항, 가치관문제 5문

항) 총 27문항으로 2가지 하위척도로 나누어진다. 

Likert 척도는 ‘전혀 받지 않다.’(1점)에서 ‘매우 

자주 받는다.’(5점)로 5점 척도이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ang[11]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측정 척도의 

Cronbach's α=.9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65였다.

2) 우울 취약성 측정 척도

우울 측정 척도는 Blatt 등[12]이 개발한 우울 

경험 질문지(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
aire: DEQ)를 Jeon[8], Cho[13], Park과 Cho[14]

가 사용한 우울 취약성의 하위 요인인 의존성 23

문항과 자기 비난성 22문항 총 45문항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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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Likert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서 ‘완전히 그렇다.’(7점)’로 7점 척도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 환산처리 하였다.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eon[8]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다사용 측정 척도의 자기 비난성 

Cronbach's α=.86, 의존성 Cronbach's α=.79

였고, Cho[13]의 연구에서는 자기 비난성 

Cronbach's α=.83, 의존성 Cronbach's α=.85

였다. Park 등[14]의 연구에서 자기 비난성 

Cronbach's α=.87, 의존성 Cronbach's α=.84

였고, 본 연구에서는 자기 비난성 Cronbach's α

=.817, 의존성 Cronbach's α=.842였다.

3) 스마트폰 과다사용 측정 척도

스마트폰 과다사용 측정 도구는 Han과 

Hur[15], Sin[16]에 의해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 도

구를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금단 9문항, 내성 6

문항, 강박 및 집착 6문항, 생활불편 및 부적응 7

문항의 4개 영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평균점수

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Sin[16]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다사용 측정 척도

의 Cronbach's α=.932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65였다.

4) 스마트폰 사용자 수  구분

스마트폰 사용자 수준 구분은 Park[17]의 연구

에서 스마트폰 과다사용 척도를 사용하여 총점의 

상위 25%인 집단을 상위집단, 하위 25%를 하위집

단으로 분류하였던 것을 참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평균의 상위 25%와 하위 25%를 분류 각각 과

빈도 사용자와 저빈도 사용자로 구분하였고, 총 

연구 대상자 266명 중 과빈도 사용자는 66명, 저

빈도 사용자는 83명이었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dow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

차, x2-검정,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다. 모든 검정의 유의수준은 .05에서 검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상자의 일반  특성

성별에서 ‘여학생’ 144명(54.1%), ‘남학생’ 122

명(45.9%)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서 ‘3학년’ 103

명(38.7%), ‘1학년’ 90명(33.8%), ‘2학년’ 73명

(27.4%)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생활만족도에서는 

‘보통’이 122명(45.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스마트폰 교체 경험에서 ‘없음’이 150명(56.4%)으

로, 스마트폰의 기능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에서 ‘문자(채팅 app 포함)’ 응답자가 223명

(83.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하루 평균 스마

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인터넷, 문자, 통화, 게임, 

음악 듣기 등 모두 포함)에서 ‘4시간 이상~6시간 

이하’가 95명(35.7%)으로, 하루 평균 통화(통화 

어플 및 수신, 발신 모두 포함)하는 시간에서 ‘9시

간 이상~11시간 이하’가 63명(23.7%)으로 가장 많

이 나타났다. 하루 평균 사용하는 문자(스마트폰 

채팅 어플 포함) 메시지 횟수에서 ‘131회 이상’이 

97명(36.5%)으로, 월 중 스마트폰 이용 요금제에

서 ‘55,000원’이 121명(45.5%)으로 가장 많이 나

타났다.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중요

도에서 ‘비교적 중요’가 126명(47.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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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N(%)
Gender Male 122(45.9)

Female 144(54.1)
Grade 1  90(33.8)

2  73(27.4)
3 103(38.7)

College of life satisfaction Very satisfied  21( 7.9)
Satisfied 112(42.1)
Usually 122(45.9)
Dissatisfaction   9( 3.4)
Very dissatisfied   2( 0.8)

Replace the experience smartphones/time None 150(56.4)
1  84(31.6)
2  30(11.3)
3≤   2( 0.8)

The most commonly used features Message(chatting app. included) 223(83.8)

of the smartphone features Calls  13( 4.9)
Internet  24( 9.0)
Game   3( 1.1)
Taking pictures and videos   3( 1.1)

Time to an average day using a smartphone     ~<1   7( 2.6)

(internet, message, calls, game, listening  1≤~≤3  90(33.8)

to music, etc. and all includes)/time  4≤~≤6  95(35.7)
 7≤~≤9  36(13.5)
10≤~  38(14.3)

Day average call time(calls app. and     ~<3  10( 3.8)

incoming, outgoing, all included)/minute  3≤~≤5  62(23.3)
 6≤~≤8  45(16.9)
 9≤~≤11  63(23.7)
12≤~≤14  16( 6.0)
15≤~  70(26.3)

Message that use an average day      ~<10   5( 1.9)

(chatting app. included) message  10≤~≤30  36(13.5)

count/time  31≤~≤50  46(17.3)
 51≤~≤70  25( 9.4)
 71≤~≤90  18( 6.8)
 91≤~≤110  31(11.7)
111≤~≤130   8( 3.0)
131≤~  97(36.5)

During the month of smartphone use 35,000  31(11.7)

plan/won 45,000  21( 7.9)
55,000 121(45.5)
65,000  55(20.7)
75,000  34(12.8)
Etc.   4( 1.5)

Smartphones in everyday life of Almost negligible   3( 1.1)

their significance Some need  37(13.9)
Usually  61(22.9)
Relatively important 126(47.4)
Indispensable  39(14.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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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H‡ L§ T‖ x2

Gender Male 23(34.8) 49(59.0) 72(48.3)  8.613*

Female 43(65.2) 34(41.0) 77(51.7)
Grade 1 17(25.8) 27(32.5) 44(29.5)  2.503 

2 15(22.7) 24(28.9) 39(26.2)
3 34(51.5) 32(38.6) 66(44.3)

College of life Very satisfied 0( 0.0) 10(12.0) 10(6.7) 15.419*

satisfaction Satisfied 37(56.1) 32(38.6) 69(46.3)
Usually 23(34.8) 39(47.0) 62(41.6)
Dissatisfaction 5( 7.6) 1( 1.2) 6( 4.0)
Very dissatisfied 1( 1.5) 1( 1.2) 2( 1.3)

Replace the experience None 27(40.9) 49(59.0) 76(51.0) 33.119†

smartphones/time 1 35(53.0) 10(12.0) 45(30.2)
2 4( 6.1) 23(27.7) 27(18.1)
3≤ 0( 0.0) 1( 1.2) 1( 0.7)

The most commonly Message(chatting app. included) 59(89.4) 66(79.5) 125(83.9) 15.656*

used  features of the Calls 5( 7.6) 0( 0.0) 5( 3.4)
smartphonefeatures Internet 2( 3.0) 14(16.9) 16(10.7)

Taking pictures and videos 0( 0.0) 3( 3.6) 3( 2.0)
Time to an average day     ~<1 0( 0.0) 5( 6.0) 5( 3.4)  3.836†

using a smartphone(Internet,  1≤~≤3 12(18.2) 39(47.0) 51(34.2)
message, calls, game,  4≤~≤6 19(28.8) 27(32.5) 46(30.9)
listening to music, etc.  7≤~≤9 19(28.8) 5( 6.0) 24(16.1)
and all includes)/time 10≤~ 16(24.2) 7( 8.4) 23(15.4)
Day average call time     ~<3 0( 0.0) 7( 8.4) 7( 4.7) 27.554†

(calls app. and incoming,  3≤~≤5 10(15.2) 26(31.3) 36(24.2)
outgoing, all  included)/  6≤~≤8 18(27.3) 4( 4.8) 22(14.8)
minute  9≤~≤11 15(22.7) 27(32.5) 42(28.2)

12≤~≤14 2( 1.3) 5( 6.0) 7( 4.7)
15≤~ 21(31.8) 14(16.9) 35(23.5)

Message that use an      ~<10 0( 0.0) 2( 2.4) 2( 1.3)  2.660*

average day(chatting app.  10≤~≤30 4( 6.1) 11(13.3) 15(10.1)
included) message count/  31≤~≤50 5( 7.6) 25(30.1) 30(20.1)
time  51≤~≤70 7( 1.6) 9(10.8) 16(10.7)

 71≤~≤90 7( 1.6) 4( 4.8) 11( 7.4)
 91≤~≤110 5( 7.6) 6( 7.2) 11( 7.4)
111≤~≤130 4( 6.1) 4( 4.8) 8( 5.4)
131≤~ 34(51.5) 22(26.5) 56(37.6)

During the month of 35,000 4( 6.1) 15(18.1) 19(12.8)  2.734*

smartphone use plan/ 45,000 1( 1.5) 3( 3.6) 4( 2.7)
won 55,000 31(47.0) 37(44.6) 68(45.6)

65,000 9(13.6) 20(24.1) 29(19.5)
75,000 21(31.8) 6( 7.2) 27(18.1)
Etc. 0( 0.0) 2( 2.4) 2( 1.3)

Smartphones in everyday Almost negligible 2( 3.0) 1( 1.2) 3( 2.0) 58.843†

life of their significance Some need 0( 0.0) 25(30.1) 25(16.8)
Usually 4( 6.1) 27(32.5) 31(20.8)
Relatively important 36(54.5) 27(32.5) 63(42.3)
Indispensable 24(36.4) 3( 3.6) 27(18.1)

*p<.05, †p<.001, N(%), ‡: High-frequency users n=66, §: Low-frequency users n=83, ‖: Total n=149

Table 2. Differences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user-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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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폰 사용자 수 에 따른 일반

 특성의 차이

성별에서 과빈도 사용자는 여학생이 43명

(65.2%)으로 남학생 23명(34.8%)보다 더 많았고, 

저빈도 사용자는 남학생이 49명(59.0%)으로 여학

생 34명(41.0%)보다 더 많이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x2=8.613, p<.05). 대학생활 만

족도에서 과빈도 사용자는 만족 37명(56.1%), 보통 

23명(34.8%) 순으로, 저빈도 사용자는 보통 39명

(47.0%), 만족 32명(38.6%)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15.419, p<.050). 스마

트폰 교체 경험에서 과빈도 사용자는 1번 35명

(53.0%), 없음 27명(40.9%) 순으로, 저빈도 사용

자는 없음 49명(59.0%), 2번 23명(27.7%)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33.119, p

<.001). 스마트폰 기능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

능에서 과빈도 사용자는 문자(채팅 app 포함) 59명

(89.4%), 통화 5명(7.6%) 순으로, 저빈도 사용자는 

문자 66명(79.5%), 인터넷 14명(16.9%) 순으로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15.656, p

<.050).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인터

넷, 문자, 통화, 게임, 음악 듣기 등 모두 포함)에서 

과빈도 사용자는 4시간 이상~6시간 이하 및 7시간 

이상~9시간 이하 각각 19명(28.8%), 10시간 이상 

16명(24.2%) 순으로, 저빈도 사용자는 1시간 이

상~3시간 이하 39명(47.0%), 4시간 이상~6시간 

이하 27명(32.5%)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 3.836, p<.001). 하루 평균 통화

(통화 어플 및 수신, 발신 모두 포함)하는 시간에서 

과빈도 사용자는 15시간 이상 21명(31.8%), 6시간 

이상~8시간 이하 18명(27.3) 순으로, 저빈도 사용

자는 9시간 이상~11시간 이하 27명(32.5%), 3시간 

이상~5시간 이하 26명(31.3%)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27.554, p<.001). 하

루 평균 사용하는 문자(채팅 어플 포함) 메시지 횟

수에서 과빈도 사용자는 131회 이상 34명(51.5%)

로 가장 많았고, 저빈도 사용자는 31회 이상~50회 

이하 25명(30.1%), 131회 이상 22명(26.5%) 순으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2.660, 

p<.05). 월 중 스마트폰 이용 요금제에서 과빈도 

사용자는 55,000원 31명(47.0%), 75,000원 21명

(31.8%) 순으로, 저빈도 사용자는 55,000원 37명

(44.6%), 65,000원 20명(24.1%) 순으로 나타났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2.734, p<.05). 일

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중요도에서 과빈

도 사용자는 비교적 중요 36명(54.5%), 없어서는 

안 됨 24명(36.4%) 순으로, 저빈도 사용자는 보통

과 비교적 중요 각각 27명(32.5%), 약간 필요 25명

(30.1%)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x2=58.843, p<.001)<Table 2>.

3. 스마트폰 사용자 수 에 따른 학

생활 스트 스, 우울 취약성, 스마

트폰 과다사용의 차이

사용자 수준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대학생활 스

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981, p

<.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관계 영역(t= 

4.299, p<.001), 대인관계의 4개 하위 요인인 동

성친구(t=4.236, p<.001), 이성친구(t=3.322, p

<.05), 가족관계(t=2.315, p<.05), 교수관계(t

=5.210, p<.0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당면과제 영역(t=4.296, p<.001), 당면과제

의 4개 하위 요인인 학업문제에(t=3.099, p

<.05), 경제문제(t=3.919, p<.001), 취업문제(t

=4.471, p<.001), 가치관문제(t=3.166, p<.05)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용자 수준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우울 취약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319, p<.05).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우울 취약성의 하위 요인인 의존성(t=5.323, 

p<.0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용자 

수준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6.96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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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H‡ L§ t

College life personal Same sex friend 2.09±0.763 1.58±0.697   4.236†

stress relations Reason friend 2.04±0.773 1.63±0.708   3.322*

Family relations 2.21±0.745 1.92±0.770   2.315*

professor relations 2.29±0.749 1.66±0.716   5.210†

Mean value 2.16±0.650 1.70±0.641   4.299†

An urgent problem of study 3.24±0.729 2.74±0.829   3.099*

problem An economic problem 2.74±0.727 2.26±0.731   3.919†

Employment problem 3.30±0.943 2.66±0.788   4.471†

Values   problem 2.70±0.889 2.22±0.946   3.166*

Mean value 2.99±0.820 2.47±0.660   4.296†

Mean value 2.63±0.648 2.13±0.563   4.981†

Depressive Self-deprecation 3.92±0.548 3.90±0.609   0.206

vulnerability Dependence 4.57±0.663 4.09±0.440   5.323†

Mean value 4.25±0.439 3.99±0.474   3.319*

Smartphone Withdrawal 3.54±0.611 1.87±0.547  17.636†

overuse Tolerance 3.69±0.587 1.75±0.522  21.347†

Compulsive and obsessed 3.80±0.509 2.07±0.627  18.061†

Life uncomfortable and maladjustment 3.38±0.660 1.69±0.412  19.030†

Mean value 3.60±0.345 1.85±0.429  26.966†

*p<.05, †p<.001, Mean±SD, ‡: High-frequency users n=66, §: Low-frequency users n=83

Table 3. User-level differences in the dependent variables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하위 

요인인 금단(t=17.636, p<.001), 내성(t= 

21.347, p<.001), 강박 및 집착(18.061, p<.001), 

생활불편 및 부적응(t=19.030, p<.0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4. 학생활 스트 스, 우울 취약성,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상 계

과빈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활 스트레스 하위 요인과 우울 

취약성 하위 요인 그리고 스마트폰 과다사용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수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r=.122~.797, p<.05~.01)<Table 4>.

5. 학생활 스트 스, 우울 취약성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향

과빈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변수가 스마트폰 과

다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대학생활 스

트레스(β=.290, p<.001), 우울 취약성(β=.137, 

p<.05)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

력은 36.7%였다(F=20.240,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당면과제 영역에

서 가치관 문제(β=.330, p<.05), 대인관계 영역

에서 동성친구(β=.288, p<.05), 당면과제 영역에

서 취업문제(β=.268, p<.05)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9.2%였다(F=5.840, 

p<.001). 우울 취약성은 의존성 (β=.271, p< 

.001)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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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 B C

a1 a2 a3 a4 a5 a6 a7 a8 b1 b2 c1 c2 c3 c4

A a1 1.000

a2 .683† 1.000

a3 .741† .713† 1.000

a4 .797† .716† .762† 1.000

a5 .278† .212† .359† .294† 1.000

a6 .542† .396† .577† .467† .538† 1.000

a7 .279† .306† .287† .356† .738† .520† 1.000

a8 .521† .475† .515† .565† .644† .495† .683† 1.000

B b1 .284† .159† .359† .266† .299† .307† .214† .490† 1.000

b2 .128* .135* .133* .135* .436† .246† .388† .376† .405† 1.000

C c1 .231† .214† .174† .247† .213† .263† .280† .229† .135* .249† 1.000

c2 .253† .231† .220† .262† .207† .313† .264† .216† .132* .276† .772† 1.000

c3 .131* .132* .131* .165† .178† .211† .244† .131* .138* .275† .752† .739† 1.000

c4 .338† .271† .243† .322† .216† .263† .291† .189† .134* .189† .601† .767† .614† 1.000
*p<.05, †p<.01
A-a1: College life stress-personal relations-Same sex friend, a2: College life stress-personal 

relations-Reason friend, a3: College life stress-personal relations-Family relations,  
a4: College life stress-personal relations-professor relations.

B-b1: Depressive vulnerability-Self-deprecation, b2: Depressive vulnerability-Dependence.
C-c1: Overuse-Withdrawal, c2: Overuse-Tolerance, c3: Overuse-Compulsive/obsessed, 

c4: Overuse-Uncomfortable and maladjustment

Table 4.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38.1%였다(F=11.287, p<.001) <Table 5>.

Ⅳ. 고  찰

본 연구는 보건계열 학부생의 스마트폰 과다사

용과 관련된 문제를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취

약성 때문에 오는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보건계

열 학부생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예방교육 

마련과 상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

다.

성별에서 과빈도 사용자는 여학생이 43명

(65.2%)으로 남학생 23명(34.8%)보다 더 많았고, 

사용자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x2=8.613, p<.050). 이의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

다 더 휴대폰을 과다사용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Park과 Kang[18], Yu[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였다. 그러나 성별에서 휴대폰 중독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는 Kim[26]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과빈도 사용자는 만

족 37명(56.1%), 보통 23명(34.8%) 순으로, 저빈

도 사용자는 보통 39명(47.0%), 만족 32명

(38.6%)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x2=15.419, p<.05). 스마트폰 교체 경험에서 

과빈도 사용자는 1번 35명(53.0%), 없음 27명

(40.9%) 순으로, 저빈도 사용자는 없음 49명

(59.0%), 2번 23명(27.7%)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33.119, p<.001). 스마

트폰 기능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에서 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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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 F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Constant) 1.067 .357 2.987*

College life stress  .336 .072 .290 4.666† 20.240† .854 1.172

Depressive vulnerability  .209 .094 .137 2.211* .854 1.172

Durbin-Watson  1.854

R2 =.367

(Constant) 1.659 .176 9.454†

College Personal Same sex friend  .250 .094 .288 2.628*  5.840† .685 1.506

life stress relations Reason friend  .084 .083 .091 0.972 .784 1.605

Family relations  .142 .094 .162 1.502 .674 1.656

Professor relations  .136 .096 .154 1.381 .658 1.869

An urgent Problem of study  .030 .076 .036 0.375 .762 1.762

problem An economic problem  .067 .073 .075 0.910 .772 1.119

Employment problem  .240 .088 .268 2.668* .727 1.060

Values   problem  .272 .084 .330 3.105* .763 1.756

Durbin-Watson  1.769

R2 =.392

(Constant) 1.157 .368 3.147*

Depressive Self-deprecation  .031 .091 .024 0.364 11.287† .836 1.197

vulnerability Dependence  .339 .089 .271 4.183† .836 1.197

Durbin-Watson  1.970

R2 =.381
*p<.05, †p<.001

Table 5. The impact of overuse of variables

도 사용자는 문자(채팅 app 포함) 59명(89.4%), 

통화 5명(7.6%) 순으로, 저빈도 사용자는 문자 66

명(79.5%), 인터넷 14명(16.9%) 순으로 나타났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15.656, p<.05).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인터넷, 문

자, 통화, 게임, 음악 듣기 등 모두 포함)에서 과빈

도 사용자는 4시간 이상~6시간 이하 및 7시간 이

상~9시간 이하 각각 19명(28.8%), 10시간 이상 

16명(24.2%) 순으로, 저빈도 사용자는 1시간 이

상~3시간 이하 39명(47.0%), 4시간 이상~6시간 

이하 27명(32.5%)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30.836, p<.001). 이의 결과는 사

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위험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휴대폰 중독의 기준을 

하루 평균 사용시간으로 선정하여 연구한 결과 휴

대폰의 사용시간이 중독과 관련이 있다[20]. 즉, 

스마트폰도 일반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사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위험이 있다고 

결론 낼 수 있을 것이다. 하루 평균 통화(통화 어

플 및 수신, 발신 모두 포함)하는 시간에서 과빈도 

사용자는 15시간 이상 21명(31.8%), 6시간 이

상~8시간 이하 18명(27.3%) 순으로, 저빈도 사용

자는 9시간 이상~11시간 이하 27명(32.5%), 3시

간 이상~5시간 이하 26(31.3%) 순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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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27.554, p<.001). 

하루 평균 사용하는 문자(채팅 어플 포함) 메시지 

횟수에서 과빈도 사용자는 131회 이상 34명

(51.5%)으로 가장 많았고, 저빈도 사용자는 31회 

이상~50회 이하 25명(30.1%), 131회 이상 22명

(26.5%)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x2=20.660, p<.05).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용이 하루 100건이 넘는 집

단일수록 충동적 성향이 더 높았다[21]. 월 중 스

마트폰 이용 요금제에서 과빈도 사용자는 55,000

원 31명(47.0%), 75,000원 21명(31.8%) 순으로, 

저빈도 사용자는 55,000원 37명(44.6%), 65,000

원 20명(24.1%)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20.734, p<.050). 선행 연구 결과

에 따르면, 휴대폰 사용 요금이 많은 집단일수록 

충동적 성향이 더 높았고, 우울 성향 또한 스마트

폰 사용 요금이 높을수록 더 높았다[21]. 일상생활

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중요도에서 과빈도 사

용자는 비교적 중요 36명(54.5%), 없어서는 안 됨 

24명(36.4%) 순으로, 저빈도 사용자는 보통과 비

교적 중요 각각 27명(32.5%), 약간 필요 25명

(30.1%)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x2=58.843, p<.001). 이의 결과는 Kim[26]의 

사용자 수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와 일치

하였다. 즉, 스마트폰 과다사용자는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용자 수준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대학생활 스

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981, p

<.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관계 영역

(t=4.299, p<.001), 대인관계의 4개 하위 요인인 

동성친구(t=4.236, p<.001), 이성친구(t=3.322, 

p<.05), 가족관계(t=2.315, p<.05), 교수관계

(t=5.210, p<.0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당면과제 영역(t=4.296, p<.001), 당면과제

의 4개 하위 요인인 학업문제(t=3.099, p<.05), 

경제문제(t=3.919, p<.001), 취업문제(t=4.471, 

p<.001), 가치관문제(t=3.166, p<.05) 등 모두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우울 취약성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319, p<.05).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우울 취약성의 하위 요인인 의

존성(t=5.323, p<.0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이의 결과는 Kim[26]의 우울 취약성 하위 

요인인 의존적 우울, 자기 비난성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는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스마트폰 과다사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t=26.966,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하위 요인인 금단(t=17.636, 

p<.001), 내성(t=21.347, p<.001), 강박 및 집착

(18.061, p<.001), 생활불편 및 부적응(t=19.030, 

p<.0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의 

결과는 과빈도 사용자가 저빈도 사용자보다 대학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이 더 높으며, 스마트폰를 

과다사용하고 있음으로 해석된다.

과빈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변수의 대학생활 스

트레스 하위 요인과 우울 취약성 하위 요인, 스마

트폰 과다사용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수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122~.797, p<.05~ 

.01). 이의 결과는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결정적으

로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여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Kim[26]의 우울 취약성과 

그 하위 요인을 스마트폰 과다사용 점수와 상관을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더빈 왓슨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잔차에 대한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2근처에 있어 상관관계가 없

음을 의미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

였다. 다음으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1.0 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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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산확대지수(VIF) 값이 10보다 크지 않으므

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과빈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변수가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대학생활 스트레스(β=.290, p<.001), 우울 취약

성(β=.137, p<.05)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6.7%였다(F=20.240, p< 

.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활 스트레스

는 당면과제 영역에서 가치관 문제(β=.330, p< 

.05), 대인관계 영역에서 동성친구(β=.288, p< 

.05), 당면과제 영역에서 취업문제(β=.268, p< 

.05)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

은 39.2%였다(F=5.840, p<.001). 우울 취약성은 

의존성(β=.271, p<.001)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8.1%였다(F=11.287, p< 

.001). 주목해야 할 부분은 Park[22]의 연구에서 

대학생활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과 밀접한 연

관성이 있으며,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o[23]는 대학

생 중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여 고민하다가 결

국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게 된다고 하였

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스마

트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의존성 우울에 의한 대인관계 성향의 문제가 스마

트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된다. 

우울의 유형 중 의존적 우울 유형은 대인관계상의 

혼란에서 비롯되며 외로움, 나약함, 보살핌 받고 

싶은 욕구를 특징으로 한다[24]. 그러나 Kim[26]

의 연구 결과에서는 자기 비난성 우울 변인이 스

마트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비난성 우울 성향의 사람들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 및 동기 자체가 부족하여[25], 

사회적 지지를 얻을 기회를 조성하지 못하고[26], 

성취와 자기 존중감을 추구함으로 인해 대인관계

를 무시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27]. 두 연

구 결과를 정리하면, 의존성 우울과 자기 비난성 

우울에 의한 대인관계 성향의 문제가 스마트폰 과

다사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 대상자의 표집

에서 G광역시 1개 G대학교 보건계열 재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전체 보건계열 학

부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화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적 

안배와 확률적 표집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

겠다. 둘째,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측정 도구

의 한계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마

트폰 과다사용 척도는 휴대폰 중독의 측정 문항들

을 스마트폰에 적용하여 사용한 것이었다. 향후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있어서 이론의 확립과 의미, 

기준, 명확한 척도를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보건계열 학부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스트레스, 우울 취약성의 의존

성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데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보며, 스마

트폰 과다사용과 관련된 선행 연구 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Ⅴ. 결론  제언

과빈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다사용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대학생활 스트레

스, 우울 취약성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당면과제 영역에서 가치관 문제, 대인관계 영역에

서 동성친구, 당면과제 영역에서 취업문제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취약성은 의

존성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

생활 스트레스, 우울 취약성이 스마트폰 과다사용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

도 영향을 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

났다. 이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스마트폰 과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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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위해 대학생활 스트레스 

및 우울 취약성의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집단 

프로그램이나 상담에서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사

료된다.

본 연구에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표집에서 G광역시에 소재

한 G대학교 보건계열 3년제 학과인 응급구조과, 

물리치료과, 보건행정과 재학생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모든 보건계열 학부생을 대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

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화 할 수 있도록 각 지

역별 보건계열 학부생 대상으로 확대 하여 연구하

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측정 도구의 

한계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마트

폰 과다사용 척도는 휴대폰 중독의 측정 문항들을 

스마트폰에 적용하여 사용한 것이었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있어서 이론의 확립과 의미, 기준, 스

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명확한 척도를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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