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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urve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smartphone addiction symptoms by the level of addiction 
among college students in S. Korea. Methods: Two hundred and thirteen university students survey data was col-
lected from December 5th to 9th of 2011 using Smartphone Addiction Scale. 25.3% (n=54) of total respondents 
were categorized as highly addicted and 28.17% (n=60) were as non-addicted group. Results: There were sig-
nificant differences in total addiction symptom scores, daily life disorders, loss of self control, pathological concen-
tration, and compulsive symptoms between two groups. The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ces in total addiction 
symptoms, daily life disorders, loss of self control, pathological concentration, and compulsive symptoms between 
two groups. Highly addicted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otal addiction symptom scores (3.26 times), daily 
life disorders (4.96 times), loss of self control (3.07 times), pathological concentration (3.07 times), and compulsive 
symptoms (2.86 times) compared to non-addicted one. Highly addicted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daily usages 
of smartphone and were more satisfied with smartphone than non-addicted group. The purpose to use was related 
to academic works rather than games or entertainment. However satisfa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was very 
low. Conclusion: The smartphone addicted symptoms related to academic works were significantly high in highly 
addicted college students so that it disturbed their daily life and psycho-social health in general. It is clear that 
the highly addicted college students need urgent distinctive interventions such as creative academic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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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기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 

3,500만명을 돌파하고 있으며 그중 20대 대학생들의 91%가 스

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inistry of Sci-

ence ICT & Future Planning, 2013). 스마트폰이란 휴대전화

에 인터넷통신과 정보검색 등 컴퓨터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

형 단말기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

는 것이 특징이며 이동 중 인터넷통신 팩스전송 등이 가능한 

기기이다(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2). 그러나 이러한 문명의 이기인 스마트폰 사용의 편리함 

이면에는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부정적 현상이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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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ffiths, 1999; Park, 2011; Park, 2012; Kim, 2013). 

중독이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중단할 수 없는 행동장애이다(Ko, 2012; Park & Bae, 2012). 

주된 중독증상으로는 자기조절능력의 상실, 내성에 따른 지속

적 사용의 증가, 금단증상, 그리고 강박적 집착 또는 의존성 등

이 있다(Griffiths, 1999; Lee & Son, C. N., 2008, Lee & 

Son, H. N., 2008; Shin, 2005).

스마트폰 중독증상으로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일

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일상생활

장애, 스마트폰 사용이 중단되거나 감소하면 초조와 불안 등 

강박상태가 되는 금단증상, 스마트폰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

용해야 만족을 느끼게 되는 내성증상, 그리고 현실에서 보다 

가상공간에서의 관계를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가상세계지향

증상 등이 연구보고 되었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Griffiths, 1999; Park, 2011). 

우리나라는 전 연령 대에 걸쳐 스마트폰 중독률이 인터넷 

중독률보다 높지만 중독에 대한 심각성 인지도는 더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

ning, 2013). 이를 반영하듯, 스마트폰 중독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Cho, 2012; Choi, Lee, & 

Ha, 2012; Hwang, 2012; Hwang, Yoo, & Cho, 2012; Kim, 

2012; Kim, 2013; Kim & Lee, 2012; Sung, 2013).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률이 가장 높은 20대 대학생

들 대상으로 중독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중독증상정도에 따

른 중독분포를 파악한 후 고중독(위험)집단과 비중독(위험)집

단 간의 중독증상의 차이를 검증하여 중독의 심각성을 알림과 

동시에 고중독 대학생을 위한 중독예방 및 중재방안을 수립하

는데 미력하나마 그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려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간의 스마트폰중독 

증상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J시에 있는 J대학 학생 총 224명을 편의 표

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0.5로 분석한 

결과 필요한 표본수는 한 그룹 당 51개씩으로 산출되어 본 연

구의 고중독집단 54개와 중간중독집단 99개, 그리고 비중독

집단 60개 총 213개는 적정한 표본수로 확인되었다. 2011년 

12월 5일에서 12월 9일까지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대학 윤리

위원회의 허락을 받고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설문의 목적을 

설명한 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권리와 오직 연구목적만

을 위해서 자료를 분석 할 것이라고 설명한 후 9명의 탈락자를 

제외하고 213명 면담하여 편의 표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

독척도에서 상위 25%인 52~98점을 고중독(위험)집단으로 

그리고 하위 25%인 0~27점을 비중독(위험)집단으로 분류하

여 두 집단 114명만을 비교 연구하였다.

3. 연구도구

1) 스마트폰 중독 척도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한국형 이동전화 중독 척

도’(Han et al., 2004)를 토대로 스마트폰 관련 문항을 추가하

여 제작한 도구(Park, 2011)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5점 척

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25문항의 도구로서 점수가 높을수

록 스마트폰 중독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 연구에서 

Cronbach's ⍺는 .93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5였다. 스마

트폰 중독척도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는 병적몰입 6문항, 일

상생활장애 6문항, 자기통제력상실 6문항, 그리고 강박증 7문

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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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

하였다.

대상자들의 중독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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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요인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병적몰입 스마트폰에 대한 몰입 정도가 일반생활에 비해 
병적으로 심함

2, 5, 6, 7, 9, 23  6 .905

생활장애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계속 스마트폰을 사용하고자 함

10, 11, 12 , 17, 21, 24  6

통제상실 스마트폰사용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이 약하거나 
미치지 않을 정도로 조절을 하지 못함

1, 4, 13, 14, 15, 25  6

강박증상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과 초조를 경험 3, 8, 16, 18, 19, 20, 22  7

총 문항 25

그림 1.  스마트폰 중독척도의 하부요인별 구성내용.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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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를 실시하였다.

스마트폰 고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간의 중독증상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총점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를 

위하여 P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은 남자 14명(12.3%), 

여자가 100명(87.7%)이었다. 연령대는 20세 미만 78명(68.4 

%), 21세 이상 36명(31.6%)이었다. 하루 총 스마트폰 사용시

간은(통화, 문자, 게임, 음악 감상, SNS,웹 검색 등 모두 포함) 

1시간 미만 8명(7.0%), 1~2.9시간 53명(46.5%), 3시간 이상 

~5.9시간 26명(22.8%), 6시간 이상 27명(23.7%)이었다. 스

마트폰을 처음 사용하게 된 시점은 대학교 1학년 이전 65명

(57.5%), 대학교 2학년 이후 46명(43.0%)이었다. 한 달 평균 

스마트폰 사용료는(단말기 할부금 포함) 4만원 미만 18명(15.8 

%), 4~6만원 51명(44.7%), 6만원 이상 45명(39.5%)이었다. 

스마트폰을 쓰게 된 동기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23명(20.2 

%), '학업을 위해 뉴스 등 각종 정보들을 바로 검색하기 위함

이다' 23명(20.2%), '주변 사람들과의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이다' 68명(59.6%)이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

용하는 기능은 음성통화 및 문자 메시지 전송 등 통신기능 7명

(6.1%), 인터넷 정보 검색기능 28명(24.6%), 게임, 음악/영화

감상, DMB 시청 등 오락기능 4명(3.5%), 카카오톡 등 SNS 

75명(65.8%)이었다. 스마트폰 사용 후 만족도는 ‘만족스럽다’ 

29명(25.4%), ‘그저 그렇다’ 60명(52.6%), ‘불만족스럽다’ 25

명(23.0%)이었다. 스마트폰 사용 후 만족하는 이유로는 ‘웹

검색 등의 각종 정보 획득/활용이 쉬어진다’ 48명(54.5 %), 

‘SNS 서비스를 통한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게 된다’ 32명 (36.4 

%), ‘각종 게임이나 다양한 어플 활용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

움이 된다’ 7명(8.0%), ‘학업성적이 더 좋아진다’ 1명(1.1%)

이었다<Table 1>. 

2. 스마트폰 중독 수준별 일반적 특성의 차이

스마트폰 중독 수준별로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성별에 있어서 고중독집단에서 여자 50명(92.6%), 남

자 4명(7.4%)이었고 비중독집단은 여자는 50명(83.3%), 남

자는 10명(16.7%)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x2=2.262, 

p>.05). 연령에 있어 고중독집단은 20세 미만 39명(72.2%), 

21세 이상 15명(27.8%), 비중독집단은 20세 미만 39명(65.0 

%), 21세 이상은 21명(35.5%)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x2=2.998, p>0.05).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은 고중독집단에서 1시간 이내 1명(1.9%), 1~2.9시간 16

(29.6%), 3~5.9시간 18 (33.3%), 6시간 이상 19명(35.2%)

이었고 비중독집단은 1시간 이내 7명(11.7%), 1~2.9시간 37

명(61.7%), 3~5.9시간 8 (13.3%), 6시간 이상 8명(13.3%)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29.564, p<.01). 

스마트폰을 처음사용하게 된 시점은 고중독집단에서는 대

학교 1학년 이전 34명(63.0%), 대학교 2학년 이후 20명(37.0 

%)이었고 비중독집단에서는 대학교 1학년 이전 31명(51.7%), 

대학교 2학년 이후 29명(48.3%)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x2=3.556, p>.05). 스마트폰 월사용 요금은 고중독집단

에서는 3만 9천원 이하 6명(11.1%), 4~5만 9천원 22명(40.7 

%), 6만원 이상 26명(48.1%)이었고 비중독집단에서는 3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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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by Group. (N=114)

Characteristic Categories

Highly addicted 
group (n=54)

Non-addicted 
group (n=60)

Total x2 or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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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der Male
Female

4 (7.4)
50 (92.6)

10 (16.7)
50 (83.3)

 14 (12.3)
100 (87.7)

 2.262

Age (year) ≤20 
≥21

39 (72.2)
15 (27.8)

39 (65.0)
21 (35.0)

 78 (68.4)
 36 (31.6)

 2.998

Total length of 
present phon 
usage (day) 

＜1 hr
1~2.9 hr
3~5.9 hr
≥6 hr

1 (1.9)
16 (29.6)
18 (33.3)
19 (35.2)

 7 (11.7)
37 (61.7)
 8 (13.3)
 8 (13.3)

 8 (7.0)
 53 (46.5)
 26 (22.8)
 27 (23.7)

29.564**

Starting time 
to use

≤1st year of college 
≥2nd year of college

34 (63.0)
20 (37.0)

31 (51.7)
29 (48.3)

 65 (57.0)
 49 (43.0)

 3.556

 Cost/monthly
(won)

＜40,000
40,000~＜60,000
≥60,000

 6 (11.1)
22 (40.7)
26 (48.1)

12 (20.0)
29 (48.3)
19 (31.7)

 18 (15.8)
 51 (44.7)
 45 (39.5)

 2.126

Motivation 
of usage

No special reason
For internet search for 
academic help

For Kakaotalk, SNS

14 (25.9)

 7 (13.0)
33 (61.1))

 9 (15.0)

16 (26.7)
35 (58.3)

 23 (20.2)

 23 (20.2)
 68 (59.6)

 5.826

Type of function 
on usage

Voice call/text message
Internet search
Games, music, movie, DMB
Kakaotalk, SNS

1 (1.8)
12 (22.2)
3 (5.6)

38 (70.4)

 6 (10.0)
16 (26.6)
1 (1.7)

37 (61.7)

 7 (6.1)
 28 (24.6)
 4 (3.5)

 75 (65.8)

 3.995

Satisfaction 
after usage

High
Moderate
Less 

20 (37.0)
25 (46.3)
 9 (16.7)

 9 (15.0)
35 (58.3)
16 (26.7)

 29 (25.4)
 60 (52.6)
 25 (23.0)

 9.987*

Satisfaction
reason

Information acquisition/ 
utilization

Formation of a wide range 
of connections

Stress resolved
Increase academic
work efficiency

21 (46.7)

19 (42.2)

 5 (11.1)
0 (0.0)

27 (62.8)

13 (30.2)

2 (4.7)
1 (2.3)

 48 (54.5)

 32 (36.4)

 7 (8.0)
 1 (1.1)

 4.921

*p＜.05, **p＜.01.

천원 이하 12명(2.0%), 4~5만 9천원 29명(48.3%), 6만원 이

상 19명(31.7%)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x2=2.126, 

p>.05). 스마트폰을 쓰게 된 동기는 고중독집단에서 특별한 

이유 없음 14명(25.9%), 학습을 위한 인터넷정보검색 7명

(13.0%), 카카오톡 등 SNS 사용 33명(61.1%)이었고 비중독

집단은 특별한 이유 없음 9명(15.0%), 학습을 위한 인터넷정

보검색 16명(26.7%), 카카오톡 등 SNS 사용 35명(58.3%)이

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x2=5.826, p>.05).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고중독집단에서 음성통화 및 문자 메시지 전

송 등 통신기능 1명(1.86%), 인터넷 정보 검색기능 12명(22.2 

%), 게임, 음악/영화감상, DMB 시청 등 오락기능 3명(5.6%), 

카카오톡 등 SNS 38명(70.4%)이었으며 비중독집단은 음성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전송 등 통신기능 6명(10.0%), 인터넷 정

보 검색기능 16명(26.6%), 게임, 음악/영화감상, DMB 시청 등 

오락기능 1명(1.7%), 카카오톡 등 SNS 37명(61.7%)이었으

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x2=3.995, p>.05).

스마트폰 사용 후 만족도에서 고중독집단은 매우 만족 20

명(37.0%), 중간 만족 25명(46.3%), 낮은 만족 9명(16.7%)이

었고 비중독집단은 매우 만족 9명(15.0%), 중간 만족 35명

(58.3%), 낮은 만족 16명(26.7%)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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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Addiction Symptoms by Group

Addiction symptoms Categories   M±SD  t 

Addiction symptom scores in total Highly addicted group
Non-addicted group

62.44±9.22
 9.15±2.10

28.63*

Daily life disorder Highly addicted group
Non-addicted group

13.53±3.63
 2.73±0.24

19.32*

Losing control Highly addicted group
Non-addicted group

17.13±2.45
 5.58±1.19

21.49*

Pathological concentration Highly addicted group
Non-addicted group

12.22±3.08
 3.98±0.18

16.62*

Compulsive symptom Highly addicted group
Non-addicted group

19.15±3.42
 6.85±1.90

20.52*

*p＜.01.

Table 2. Correlation between Addiction Symptom Scores in 
Total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s Addiction scores in total

Satisfaction after usage .317*

Total length of usage (day) .442*

Cost/monthly (won) .104

Starting time to use -.102

**p＜.01.

(x2=9.987, p<.05). 

스마트폰 사용 후 만족하는 이유로는 고중독집단의 경우 

‘웹검색 등의 각종 정보 획득/활용이 쉬어진다’ 21명(46.7%), 

‘SNS 서비스를 통한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게 된다’ 19명(42.2 

%), ‘각종 게임이나 다양한 어플 활용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

움이 된다’ 5명(11.1%), ‘학업성적이 더 좋아진다’ 0명(0.0%)

이었고 비중독집단은 ‘웹검색 등의 각종 정보 획득/활용이 쉬

어진다’ 27명(62.8%), ‘SNS 서비스를 통한 폭넓은 인맥을 형

성하게 된다’ 13명(30.2%), ‘각종 게임이나 다양한 어플 활용

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2명(4.7%), ‘학업성적이 더 

좋아진다’ 1명(2.3%)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x2=4.921, p>.05)<Table 1>.

3. 스마트폰중독 총점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

스마트폰중독 총점과 하루 사용시간(r=.442, p<.01), 사

용 후 만족도(r=.317, p<.01) 중등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활부금 포함 월 사용 요금, 그리고 첫 사용 시기와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4. 중독수준별 스마트폰 중독증상 정도의 차이

스마트폰 중독증상 총점에서 고중독집단은 62.44±9.22점

이었고 비중독집단은 9.15±7.10점으로 고중독집단이 3.26

배 유의한 차이(t=28.62, p<.01)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

독증상의 4가지 하위영역인 일상생활장애에서는 고중독집단

이 13.54±3.63점, 비중독집단이 2.73±2.24점으로 고중독

집단에서 4.96배 유의한 차이(t=19.32, p<.01)로 높은 점수

를 보였다. 자기통제상실은 고중독집단이 17.13±2.45점, 비

중독집단이 5.58±3.19점으로 고중독집단에서 3.07배 유의

한 차이(t=21.49, p<.01)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병적 몰입

점수는 고중독집단이 12.22±3.08점, 비중독집단이 3.98± 

2.18점으로 고중독집단에서 3.07배 유의한 차이(t=16.61, 

p<.01)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강박증상은 고중독집단이 

19.56±3.42, 비중독집단이 6.85±3.19점으로 고중독집단에

서 2.86배 유의한 차이(t=20.52, p<.01)로 높은 점수를 보였

다<Table 3>.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증상을 정도별로 

분류해 본 결과 고중독집단 25.35%, 중간중독집단(중독가능

집단) 46.48%, 그리고 비중독집단 28.17%로 분포하고 있었

다. 이러한 분포는 Kim과 Lee (2012)의 고중독집단 25.1%, 

중간집단 49.8%, 비중독집단 25.1%와 유사한 것이었으나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2013)의 20대 

고중독율 13.6%,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

istration (2012)의 고중독률 10.4%, 그리고 Hwang 등(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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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중독군 11.8%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보다 중독증상 총

점이 매우 높았으며 4가지 중독하위영역 모두에서도 유의하

게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

다. 영역별로 보면,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해 생활에 부정

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계속 스마트폰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

상생활장애’는 비중독군에 비하여 매우 높았는데, 이는 Choi 

(2012)의 중독이 심할수록 학교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것과 

Lee SJ (2013)의 스마트폰 중독은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

를 보이면서 내성 및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일

치하였다. 스마트폰에 대한 몰입정도가 일반생활에 비해 심각

한 ‘몰입증상’은 고중독집단에서 높았는데 이는 중독과 몰입

관계를 연구한 Ko (2012)의 자존감, 자기노출,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성에 의해 점진적으로 몰입하게 되고 결국 중독에 이

르게 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Lee (2013)의 실

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스마트폰 없

이는 한 순간도 견디기 힘들며,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

하여 학업이나 대인관계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자신이 스

마트폰 중독이라고 느낀다는 연구결과도 지지하였다. 또한 스

마트폰 사용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이 약한 ‘자기통제상실’ 점

수는 비중독군에 비하여 높았는데 이는 Cho (2012)의 자기통

제력이 약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중독 정도가 높

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과 초조를 경험하는 ‘강박증상’ 점수는 비중독군보다 높

았는데 이는 Hwang 등(2012)의 스마트폰 중독은 불안과 초

조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또한 Lee 

(2013)의 심리적으로 불안정감 및 대인관계 곤란감, 우울한 기

분 등이 흔하며, 성격적으로 자기조절에 심각한 어려움을 보이

는 무계획적인 충동성, 그리고 현실세계에서 사회적 관계에 문

제가 있으며, 외로움을 느끼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루 스마트폰사용이 고중독군 6시간 이상 

33.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비중독군 13.3%보다 유의

한 차이로 높았다. 또한 사용시간은 총 중독점수와는 중등도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Park (2011)의 상위집단이 4시간 

이상 42.3%인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Kim (2012)의 6

시간 이상 17%보다는 매우 높은 결과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고중독집단은 하루 6시간 이상 사용하는 대상자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스마트폰 중독자의 일일사용시간이 7.3시간이

라는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2012)의 

보고와 유사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중독군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 후 ‘만족’ 

37.0%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비중독군‘만족’15.0%와 유이한 

차이로 높았다. 사용 후 만족도는 총 중독점수와 중등도의 상

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Park (2011)의 사용시간과 만족도가 

중독에 유의하였고 Kim (2012)의 스마트폰 중독은 개인의 심

리와 만족수준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리고 Park (2011)의 스

마트폰 사용 후 만족도가 높을수록 중독정도가 높았다는 연구

들과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중독집단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의 주된 동

기는 카카오톡 등 폭 넓은 상호의사소통 61.1%로 가장 많았으

며 사용기능 역시 상호의사소통 70.4%로 가장 많았으나 이들 

모두 비중독집단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Young (1996)은 특별한 인터넷의 기능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를 지지할 수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중독집단 경우 게임 및 오락 기능은 

5.6%에 그쳤으며 이는 비중독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2013)의 보고에서는 중독자들의 경우 주된 사용 목적이 온라

인게임 44.6%인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목할 만한 결과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경

우에는 학습과제 등 정보교환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상

호의사소통 및 정보검색 활동이 주된 사용동기 및 목적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들 대학생들의 경우 무한한 인터넷 에

프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학습과제 등 정보교환과 상호 의사소

통하는 기능에 만족하게 되어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이 연장케

되었으며, 그 결과 고 중독위험에 노출된 반면 학습 성취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고중독(위험)집단과 비중독(위험)

집단 간에 중독증후군 전반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고중독집단

은 비중독에 비하여 중독총점, 일상생활장애, 몰입정도, 강박

증, 그리고 자기 통제력상실 정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들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 등 오락 때문이 아닌 학습

목적으로 정보교환과 상호의사소통을 위해 스마트폰을 장시

간 사용하였고 사용 후에는 높은 만족감으로 인하여 더욱 중

독에 빠지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학습성취에 대한 만

족도는 이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중독대학생

들의 경우 심신건강을 위한 치료와 더불어 창의적인 학습 가

이드 등 중독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중재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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