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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psychiatric 
symptoms and the difference in severity of psychiatric symptoms by the degree of smart phone addiction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mental health problem. related to smartphone addiction in college students.
Methods: Two hundreds and thirteen university student survey data was collected from December 5th to 9th of 
2011 in South Korea using smartphone Addiction Scale, and the Symptom Checklist-90-Revision that was trans-
lated with korean for the psychiatric symptoms. 
Results: Respondents were classified as upper addicted (25.3%) and lower addicted group (28.1%). Addicted 
scor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psychiatric symptom scores. Obsessive-compulsive score was the most 
highly correlated with addiction scor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t in psychiatric symptom scores by the 
groups. Upper groups was 1.76 times higher than lower in total psychiatric scores. The addicted group used smart-
phone significantly longer per day and more satisfied with than lower addicted group.
Conclusion: Although the smartphone was first introduced not so long ago, the addiction rate is exponentially in-
creasing in students. The results proved that there is an inevitable correlation between the smartphone addiction 
and the severity of psychiatric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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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Social Network Service/ 

System (SNS)와 스마트 중심의 IT기술의 발전은 정보 생산 

및 유통과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변화를 가속화 시키며 

Web Life (Web이 결합된 생활)라는 개인 삶의 패러다임까지 

변화를 이뤄내고 있다(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MOSPA], 2012). 이러한 변화는 스마트폰의 

사용의 증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스마트폰은 우리나

라에 2009년 9월에 처음 소개되어 2013년 5월 기준 국내 스마

트폰 가입자 수 3,500만 명을 돌파하고 있으며 그 중 20대 대

학생들의 91%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Ministry of Sci-

ence ICT & Future Planning [MSIP], 2013). 

한편, 스마트폰의 편리성과 대중성의 이면에는 중독에 따른 

정신건강의 문제라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Griffiths, 1999; 

Park, 2011; Park, 2012; Kim, 2013). 2013년 우리나라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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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의 중독률은 11.1 %이며 그 중 20대의 연령층이 13.6 %

를 차지하고 있다(MSIP, 2013).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정신건

강의 부정적 증상으로는 강박증, 신체화, 신경증, 우울증, 대

인예민증, 불안,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이 보고되었다

(Park, 2011; Kim, 2007; Lee, 2013; Yun, 2013).

그러나 이처럼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정신건강

의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정신건강 장애에 대한 심각성 인지도

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MSIP, 2013). 이를 반영하듯, 스

마트폰 중독 정신건강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

다(Kim et al., 2012; Choi et al., 2012; Hwang et al., 2012; 

Hwang, 2012; Kim, 2013; Sung, 2013).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폰 사용률이 가장 높은 20대 대학

생들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입

증한 후 중독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정신건강장애의 차이

를 규명하여 상위집단에게는 중독에 따른 정신건강장애의 위

험을 알림과 동시에 학교보건교육 등 정책 수반자들에게는 중

독자들의 정신건강 문제의 핵심을 알려서 관계자들이 중독중

재 대책을 마련하는데 미력하나마 입증된 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개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중독과 정신건

강의 관계를 구명하고 중독수준집단별로 정신건강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J시에 있는 J대학 학생 총 224명을 편의 표

출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집단간 평균비교 차이 

분석(t-test)을 기준으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0.6, 검

정력 0.8로 하고 스마트폰 중독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 정신

건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표본 수는 90명으로 산

출되었다. 중독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 각각 45명의 대상자

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충분한 답변을 한 설문지 11개를 제외

하고 총 213명의 스마트폰 중독점수를 확인한 결과, 상위중독

집단 54명, 중간중독집단 99명, 그리고 하위중독집단 60명으

로 분류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위중독집단과 하위중독

집단 114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포함하였다. 

2011년 12월 5일에서 12월 9일까지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대학 윤리위원회(IRB)의 구두허락을 받고 학생들에게 설문의 

목적을 설명한 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권리와 오직 연구

목적만을 위해서 자료를 분석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불충

분한 답변을 한 설문지를 제외한 213개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중독 척도

본 연구에서는 Park (2011)의 스마트폰 중독척도를 사용하

였다.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척도로서 점

수가 높을수록 중독이 심각함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독

점수의 총점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Park (2011)의 연구

에서 신뢰도계수는 .93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5였다. 

2) 정신건강 척도

Kim et al (1992)에 의하여 표준화 된 한국판 간이정신진

단검사(Symptom Checklist-90-R)를 사용하여 지난 7일 동

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뜻한다. 10가지 하위영역

으로 신체화 12문항, 강박증 10문항, 대인예민증 9문항, 우울 

13문항, 불안 10문항, 적대감 6문항, 공포불안 7문항, 편집증 

6문항, 정신증 10문항, 부가적 항목 7문항 등 총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는 .985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하기 위해 SPSS/WIN 18.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척도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Cron-

bach's ⍺)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의 집단 간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수와 백분

율을 산출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스마

트폰 이용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x2-test, Fisher's 

exac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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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s of Smartphone Addiction Scores in Total

Classification n (%) Range Scores

Upper scores 54 (25.4) Upper 25% 52~98

Midium scores 99 (46.4) Midium 50% 28~51

Lower scores 60 (28.2) Lower 25%  0~27

Total 213 (100.0)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단순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였다.

집단의 정신건강정도의 차이를 알아 보기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스마트폰 중독 수준별 일반적 특성의 차이

스마트폰 중독총점을 집단별로 구분한 결과 상위집단은 54

명(25.4%), 중간집단은 99명(46.4%), 하위집단은 60명(28.2 

%)으로 분석되었다<Table 1>. 집단별로 일반적 특성의 차이

를 분석해 본 결과 성별에 있어서 상위집단에서 여자는 50명

(43.9%), 남자는 4명(3.5%)이었고 하위집단은 여자는 50명

(43.9%), 남자는 10명(8.8%)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x2=2.262, p>.05). 연령에 있어 상위집단은 19~20세는 39

명(34.2%), 21~23세는 14명(12.3%), 24~25세는 1명(0.9%)

이었고 하위집단은 19~20세는 39명(34.2%), 21~23세는 16

명(14.0%), 24~25세는 3명(2.6%), 26세 이상은 2명(1.8%)이

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x2=2.586, p>0.05).

학교생활의 만족도는 상위집단은 매우만족 4명(3.5%), 만

족 23명(20.4%), 보통 15명(13.3%), 불만족 9명(8.0%), 매우 

불만족 3명(2.7%)이었고 하위 집단은 매우만족 3명(2.7%), 

만족 28명(24.8%), 보통 20명(17.7%), 불만족 5명(4.4%), 매

우 불만족 3명(2.7%)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x2= 

2.110, p>0.05).

스마트폰을 처음사용하게 된 시점은 상위집단에서는 고등

학교 2명(1.8%), 대학교 1학년 34명(30.1%), 대학교 2학년 

16명(14.2%), 대학교 3학년 1명(0.9%)이었고 하위집단에서

는 대학교 1학년 31명(27.4%), 대학교 2학년 25명(22.1%), 

대학교 3학년 4명(3.5%)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x2= 

5.472, p>0.05).

스마트폰 월사용 요금은 상위집단에서는 2~4만원 6명(5.3 

%), 4~6만원 22명(19.3%), 6~8만원 24명(21.1%), 8~10만

원 2명(1.8%)이었고 하위집단에서는 2~4만원 12명(10.5%), 

4~6만원 29명(25.4%), 6~8만원 18명(15.8%), 8~10만원 1명

(0.9%)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x2=3.120, p>.05).

스마트폰을 쓰게 된 주된 동기인 SNS가 상위집단 33명

(28.9%)과 하위집단 35명(30.7%)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x2=5.826, p>0.05).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 SNS가 

상위집단 38명(33.3%), 하위집단 37명(32.5%)이었으나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x2=5.826, p>0.05).

스마트폰 사용 후 주된 만족도는 매우만족으로 상위집단 

20명(17.5%), 하위집단 9명(7.9%)이었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9.631, p<.05). 스마트폰 하루 6시간 이상 사용

에서 상위집단은 18명(15.8%), 하위집단은 8명(7.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22.347, p<.01)<Table 2>. 

2. 스마트폰 중독정도와 정신건강정도와의 상관관계

스마트폰 중독총점과 정신건강 총점은 중등도의 정적 상관

관계(r=.413, p<.01)를 보였다. 스마트폰 중독총점과 정신

건강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에서는 강박증이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r=.435, p<.01). 부가적 문항(r=.428, p< 

.01), 적대감(r=.399, p<.01), 정신증(r=.389, p<.01), 불안

(r=.380, p<.01), 대인예민증(r=.369, p<.01), 편집증(r= 

.350, p<.01), 우울(r=.337, p<.01), 신체화(r=.287, p< 

.01), 공포불안(r=.262, p<.01) 순으로 모두 유의한 정적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3. 스마트폰 중독점수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정도 차이

스마트폰 중독총점에 따른 정신건강 정도의 차이는 상위집

단의 정신건강총점 111.52점, 하위집단 63.27점으로 유의한 

차이(t=5.148, p<.01)를 보여 상위 집단이 1.76배 높았다. 

하위영역 중 강박증에서는 상위집단은 18.39점, 하위집단은 

11.85점으로 유의한 차이(t=5.353, p<.01)로 상위 집단이 

1.56배 높았으며 부가적 문항에서는 상위집단은 7.52점, 하위

집단은 3.65점으로 유의한 차이(t=5.089, p<.01)로 상위집

단이 높았다. 적대감에서는 상위집단은 6.59점, 하위집단은 

3.12점으로 유의한 차이(t=4.719, p<.01)로 상위집단이 높

았으며 정신증에서는 상위집단은 10.07점, 하위집단은 4.33

점으로 유의한 차이(t=4.886, p<.01)로 상위집단이 높았다. 

불안에서는 상위집단은 11.76점, 하위집단은 6.08점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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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by Groups (N=114)

Characteristics Categories

Upper addicted 
group (n=54)

Lower addicted
group (n=60)

  Total (%)
   x2 1)

n (%) n (%)   n (%)

Gender Male
Female

 4 (3.5)
50 (43.9)

10 (8.8)
50 (43.9)

 14 (12.3)
100 (87.7)

2.262

Age (year) 19~20 
21~23
24~25
≥26

39 (34.2)
14 (12.3)
 1 (0.9)
 0 (0.0)

39 (34.2)
16 (14.0)
 3 (2.6)
 2 (1.8)

 78 ( (68.4)
 30 (26.3)
  4 (3.5)
  2 (1.8)

2.586

Total length of present 
phone usage (day) 

less than 1 hour
1~1.9 hour
2~2.9 hour
3~3.9 hour
4~5.9 hour
≥6 hour

 1 (3.9)
 4 (3.5)
12 (10.5)
11 (9.6)
 8 (7.0)
18 (15.8)

 7 (6.1)
16 (14.0)
21 (18.4)
 4 (3.5)
 4 (3.5)
 8 (7.0)

  8 (7.0)
 20 (17.5)
 33 (28.9)
 15 (13.2)
 12 (10.5)
 26 (22.8)

22.347**

School life satisfaction High satisfied
Satisfied
Medium
Unsatisfied
High unsatisfied

 4 (3.5)
23 (20.4)
15 (13.3)
 9 (8.0)
 3 (2.7)

 3 (2.7)
28 (24.8)
20 (17.7)
 5 (4.4)
 3 (2.7)

  7 (6.2)
 51 (45.1)
 35 (31.0)
 14 (12.4)
  6 (5.3)

2.110

Starting time to use High school
1st year of college 
2nd year of college
3rd year of college

 2 (1.8)
34 (30.1)
16 (14.2)
 1 (0.9)

 0 (0.0)
31 (27.4)
25 (22.1)
 4 (3.5)

  2 (1.8)
 65 (57.5)
 41 (36.3)
  5 (4.4)

5.472

 Cost/monthly (won) 20,000~40,000
40,000~60,000
60,000~80,000
80,000~100,000 

 6 (5.3)
22 (19.3)
24 (21.1)
 2 (1.8)

12 (10.5)
29 (25.4)
18 (15.8)
 1 (0.9)

 18 (15.8)
 51 (44.7)
 42 (36.8)
  3 (2.6)

3.120

Motivation of usage No special reason
For internet search
For academic help
For SNS

14 (12.3)
 6 (5.3)
 1 (0.9)
33 (28.9)

 9 (7.9)
 9 (7.9)
 7 (6.1)
35 (30.7)

 23 (20.2)
 15 (13.2)
  8 (7.0)
 68 (59.6)

5.826

Type of function on 
usage

Voice call
Text message
Internet search
Music, movie, DMB
Games
SNS

 1 (0.0)
 0 (0.0)
12 (10.5)
 1 (0.9)
 2 (1.8)
38 (33.3)

 2 (1.8)
 4 (3.5)
16 (14.0)
 1 (0.90)
 0 (0.0)
37 (32.5)

  3 (2.6)
  4 (3.5)
 28 (24.6)
  2 (1.8)
  2 (1.8)
 75 (65.8)

6.275

Type of function on 
usage

Voice call
Text message
Internet search
Music, movie, DMB
Games
SNS

 1 (0.9)
 0 (0.0)
12 (10.5)
 1 (0.9)
 2 (1.8)
38 (33.3)

 2 (1.8)
 4 (3.5)
16 (14.0)
 1 (0.9)
 0 (0.0)
37 (32.5)

  3 (2.6)
  4 (3.5)
 28 (24.6)
  2 (1.8)
  2 (1.8)
 75 (65.8)

6.275

Satisfaction after usage High
Moderate
Less
None

20 (17.5)
25 (21.9)
 9 (7.9)
 0 (0.0)

 9 (7.9)
35 (30.7)
12 (10.5)
 4 (3.5)

 29 (25.4)
 60 (52.6)
 21 (18.4)
  4 (3.5)

9.631*

Most satisfaction IA/U
FWC
Stress Resolved
Financial gain
Business efficiency

21 (23.6)
19 (21.3)
 5 (5.6)
 0 (0.0)
 0 (0.0)

27 (30.3)
13 (14.6)
 2 (2.2)
 1 (1.1)
 1 (1.1)

 48 (53.9)
 32 (36.0)
  7 (7.9)
  1 (1.1)
  1 (1.1)

4.921

Most
dissatisfaction

Smartphone usage time
A passive interpersonal
Excessive use fee
Decreased Personal health
Decreased work efficiency

 1 (4.8)
 2 (9.5)
 2 (9.5)
 1 (4.8)
 2 (9.5)

 2 (9.5)
 0 (0.0)
 9 (42.9)
 0 (0.0)
 2 (9.5)

  3 (14.3)
  2 (9.5)
 11 (52.4)
  1 (4.8)
  4 (19.0)

6.223

IA/U=information acquisition/utilization; FWC=formation of a wide range of connections.
1)Fisher's exact test.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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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Psychiatric Symptoms by Groups (N=114)

Variables 
Upper addicted group (n=54) Lower addicted group (n=60)

t
M±SD M±SD

Somatization 14.19±9.097  8.55±7.574 3.607*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18.39±5.986 11.85±6.952 5.353*

Interpersonal sensitivity 13.09±6.131  8.32±5.896 4.237*

Depression 18.35±9.029 11.25±9.340 4.118*

Anxiety 11.76±7.234  6.08±5.714 4.671*

Hostility  6.59±4.574  3.12±3.237 4.719*

Phobic anxiety  5.02±4.240  2.80±3.384 3.102*

Paranoia  6.54±4.450  3.32±3.447 4.343*

Psychosis 10.07±7.729  4.33±4.565 4.886*

Additional questions  7.52±4.441  3.65±3.668 5.089*

Total scores 111.52±53.323  63.27±46.740 5.148*

*p＜.01.

의한 차이(t=4.671, p<.01)로 상위집단이 높았으며 대인예

민증에서는 상위집단은 13.09점, 하위집단은 8.32점으로 유

의한 차이(t=4.237, p<.01)로 상위집단이 높았다. 편집증에

서는 상위집단은 6.54점, 하위집단은 3.32점으로 유의한 차이

(t=4.343, p<.01)로 상위집단이 높았으며 우울에서는 상위

집단은 18.35점, 하위집단은 11.25점으로 유의한 차이(t=

4.118, p<.01)로 상위집단이 높았다. 신체화에서는 상위집

단은 14.19점, 하위집단은 8.55점으로 유의한 차이(t=3.607, 

p<.01)로 상위집단이 높았다<Table 4>.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상위집단이 전체 연구대상자

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독정도와 정신건강정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Park 

(2011)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 간에 상관관계

가 있었다고 한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신

장애 10가지 하위영역 모두에서도 중독과 유의한 관계가 보였

다. 하위영역에서는 강박증이 중독과 가장 높은 관계를 보였

는데 이는 괄목할만한 결과이다. Park (2011)의 연구결과에

서도 강박증이 고도의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

다. Yun (2013)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중독 연구

에서도 스마트폰 사용과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

과 중등도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하위영역에서는 분노폭발 

등 적대감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강박증이 우선순위를 

차지한 본 연구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업을 위한 인터넷 정보검색이 주된 스마

트폰 사용 목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Yun 

(2013)의 연구에서도 강박증이 분노 폭발적 성향과 깊은 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Psychiatric Symptoms.  (N=114)

Variables Addiction in total

Addiction in total 1

Somatization .287**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OCD) .435**

Interpersonal sensitivity .369**

Depression .337**

Anxiety .380**

Hostility .399**

Phobic anxiety .262**

Paranoia .350**

Psychosis .389**

Additional questions .428**

SCL in total .413**

SCL=symptom checklist-90-R.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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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가 있었으며 Jang et al (2008)의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과

의 연구에서도 강박증이 가장 높은 관계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 그 치료

핵심이 강박장애이다는 것을 의미한다하겠다 왜냐하면 강박

장애란 환자 자신이 지나치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

박적인 사고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일상생활이나 직

업적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의 제한을 받는 장애(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1994)이기 때문이다. 또한 

강박장애를 가지는 환자들이 동반하여 발병할 수 있는 정신과

적 장애로는 우울증, 사회공포증, 공황장애, 식사장애, 정신분

열증, 그리고 인격장애, 신체왜곡장애, 건강염려증, 방화벽, 

망상장애 등이 동반되는 복합적인 정신질환(Rasmussen & 

Eisen, 1991)으로 알려져 있는 심각한 장애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스마트폰의 주된 사용 목적과 동기

가 인터넷 정보검색 기능이어서 인터넷 사용에 의한 중독 가능

성을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인터넷 중독 연구결과

와 비교 논의해 보고자 한다. Kim (2003), Kim과 Cho (2003), 

Kim (2005), Jang (2007)의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

을수록 정신건강 장애 점수가 높았으며 Jang et al (2008)의 

연구에서 상위 중독집단이 하위집단보다 우울, 대인관계 민감

성, 강박증 등 정신과적 증상점수가 높았으며 Black et. al 

(1999)의 연구에서도 상위 집단에서 기분장애, 불안장애, 정

신적 장애를 보였으며 이들은 또한 일생동안 약물중독장애와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hapira 등(2000)은 양극성 장애 및 충동조

절장애를 보인다고 하였고 Kim (2007)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아질수록 불안정도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Kim 

(2005)은 대인 예민증이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가장 관련

성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터넷 기능이 주된 목적인 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중독에 의한 만성적, 정신적 

장애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중독집단 별로 정신건강 장애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는데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정신건강 장애 

총점이 무려 1.76배가 높았으며 모든 하위영역에서도 유의한 

차이로 높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Park (2011)의 상

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3.1배 차이를 보인 것 보다는 낮은 수

치이었다. 하루 총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에서는 상위집단은 3

시간 이상에서 37명(32.4%)인데 비하여 하위집단은 16명

(14.0%)으로 유의한 차이로 높았으며 반면 3시간 이하에서는 

하위집단이 44명(38.5%)으로 상위집단 17명(17.9%)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Park (2011)의 연구에서 상위집단 

중 4시간 이상 사용자가 42.3%를 보인 것과 유사한 것이었다. 

또한 Yang (2002)의 연구에서 하루 사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21.5%, Yoo (2009)의 연구에서 4시간 이상이 57.3%

였는데 이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괄목할 

만 한 것으로 3시간 이하로의 사용시간 절제가 중독예방에 매

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반영하듯, 2013년 정부는 

일정시간 사용을 절제하자는 캠페인을 마련한 바 있는(MSIP, 

2013)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쓰게 된 동기에서 Park (2011)의 연구에서는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아 이를 지지할 수 없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상위집

단과 하위집단간의 사용 후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Park (2011)의 연구와는 일치하였다. 대학생들이 주변 사람

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록 상 ‧하위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의 주된 동기 중 하나가 학습을 위한 

인터넷정보검색이어서 Young (1996)의 특별한 인터넷의 기

능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위집단의 게임 및 오락 기능은 1.8%, 

하위집단 0.0%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MSIP (2013)의 보

고에서는 청소년 중독자들의 경우 주된 사용 목적이 온라인게

임 44.6%인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괄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경우 

학습과제 등 인터넷 정보검색, 정보교환 및 상호 카카오톡 등 

SNS가 주된 사용동기 및 목적이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성

인을 대상으로 한 Park (2011)의 연구에서도 게임 기능보다

는 인터넷 정보 검색 및 카카오톡 등 SNS가 주된 동기 및 목적

이라 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그러므로 자가 학습 온라인 

콘텐츠를 지원하여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는 학습활동을 줄

이려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별로 학업 불만족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

은 반면 Park (2011)의 연구에서는 상위집단에서 학업 불만

족이 하위집단보다 더 높은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후 만족도는 상위집단에서 17.5%

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가운데 하위집단은 7.9%만이 만족도

를 보였고 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ark (2011)의 연구에

서도 사용 후 만족도가 중독에 유의하였고 Kim과 Lee (2012)

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중독은 개인의 심리와 만족수준에 의

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는 이들 

연구도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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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나마, 정부는 2012년과 2013년 제 2차에 걸쳐 스마

트폰 중독 중재방안으로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안)’을 발표하여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점 추진과제로 중독예방의 의무화, 생애주기별 맞춤별 전문

상담 강화, 중독 전문치료 체계화가 포함되어있다. 중독예방

의 의무화 정책으로는 일상생활 중 통화, 문자 송수신 외 스마

트미디어 사용을 일정시간 절제하는 ‘Smart-Off Day 캠패인’ 

전개 및 선포식에 우수 활동학교 시상 및 성과물 전시, ‘건강한 

스마트 문화학교’ 선정 및 활동 지원, 찾아가는 인터넷 및 스마

트미디어 중독 예방교육 실시하며,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 

등 수요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자가 학습 온라인 콘텐츠를 

지원하는 등 전문 예방교육 실시하며, 교육청의 주요 센터에 

전문상담사를 통해 관할 지역 학생대상의 특화된 상담 프로그

램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MOSPA, 2012; MSIP, 2013). 이

러한 대책들이 구호에 그치지 아니하고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

다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부가하여 정부가 새운 전문치료대책에는 본 연구에서도 재

차 확인된 바 있는 중독 상위집단을 위한 강박장애 차료가 핵

심 중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면 그 발병률, 재발

률, 그리고 동반되는 타 정신질환을 고려해 볼 때 무엇보다도 

시급히 치료해야 할 정신장애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강

박장애의 경우 보건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서 학교 및 가족생활에 심각하게 문제를 야기하는 장애 행동

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안내와 처벌적 반응을 피하는 방법 등

을 교육해야 한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흔히 강박장애 안내서

가 발급되기도 하고 다양한 강박장애 환자그룹이 존재하여 서

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지하는 자조 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다

(Lee, 2000)는 것도 참고하였으면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조사시기가 2011년으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특정 지역 및 일개 대학생

들만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실태만을 조사하여 확대해석은 어

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차후 다양한 배경의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중독의 정신 및 신체적 그리고 사회

적, 영적장애 실태와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이루

어 져야 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1/4에 달하

였으며, 중독과 정신건강과는 관련성이 있으며, 그리고 중독

상위집단은 하위집단보다 정신건강 장애가 높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비록 대학생들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의 주된 목적과 

동기가 학업을 위한 인터넷 정보검색과 사회적 대인관계를 위

한 SNS이라 하더라도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강박증 등 

정신건강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사실이다. 따라서 중독 상위집단의 경우에는 중독에 따

른 정신건강의 위험성을 알림과 동시에 강박장애에 핵심을 둔 

치료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 시행되어 할 것이다. 또한 중간

집단 및 하위집단에게는 보건교육을 통한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이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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