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mart phone addiction on personal relationship in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475 dental hygiene students in Gyeonggido and Chungcheongdo from May 
9 to June 10, 2016. Except incomplete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program. The instruments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martphone addiction, and personal relationship. 
Results: The percentage of smart phone was 23.0% in a risk group and 77.0% in a general group. The level of smartphon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ith personal relationship(p<0.05). Smartphone addiction resulted in bad personal relationship. 
Conclusions: Smartphone addiction problem interrupts personal relationship. It is very important to reduce smart phone addiction through 
a variety of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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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6)

스마트폰은 PC와 같이 고기능의 범용 운영체제(OS)를 

탑재하여 다양한 모바일앱(Mobile App.)을 자유롭게 설치ㆍ
동작시킬 수 있는 고기능 휴대폰으로 ‘손 안의 PC’로 사용

이 편리한 장비이다[1]. 2009년 도입 이후 급격히 보급이 

증가되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에 맞는 편

의 기능을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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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정보성 뿐 아니라 대인관계 의사소통 수단으

로 확산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문제 등 스마트폰 중

독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이 사회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

이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사용이 확대되면서 장시간 스마트

폰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대표적인 변화는  의사소통의 변화로 직접적인 대인

관계의 의사소통 감소와 대화에 집중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2].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일상생활 

장애, 초조 불안 강박적 증상의 금단, 스마트폰을 이전 보다 

더 많이 사용해야 만족을 느끼는 내성, 현실보다 가상공간

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가상세계지향으로 분류한다. 즉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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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능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스스로의 통제력을 상실하여 

일상생활 장애를 초래하고 현실세계보다 가상공간에서의 대

인관계를 편안하게 느끼면서 추구하는 상태를 말한다[3,4].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5]은 스마트폰 사용수준은 의사

소통능력에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최  등[6]은 스

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과 대인관계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중독은 일반 성인

의 2배 이상 대학생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남

성에 비해 여성의 중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7-9]. 

스마트폰 사용이 점차 증가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중독위

기에 처해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악

화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거

나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10].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스마트폰 

중독자의 경우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이 감소되어 실제적인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11]. 

치과위생사는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인간관계에 노출된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므로 과도한 스마트 사용은 대

인관계의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 등[12]은 치과 의

료진의 원활한 소통은 환자의 만족도와 거래처에 기여한다

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효과적인 의료행위는 원만한 대

인관계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최[6]는 정신건강 매개에 의하여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

며 이는 직접적으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대

인관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상호작용 감소로 인한 상대

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 부족으로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6,13-15].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원활한 대인관계는 복잡한 심리 특

성을 가진 임상현장 실습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해결 능

력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예비 치과위생사로서 치료

의 목적 이외에 교육, 예방, 상호작용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16]. 

그러나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실태와 중독에 관한 연

구는 다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대인관계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상관성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

트폰 중독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

으로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앞으

로 치위생 현장에서의 전문가 활동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5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경기도⋅ 
충청도 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의 치위생과 학생 475명을 대

상으로 자기기입식 방법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자료처리에 불성실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한 후 465명을 

최종 분석 대상자로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조사지로 일반적인 특성, 스마트폰 중

독과 대인문제해결로 구성되었다.

2.1. 스마트폰 중독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마트폰 중독은 한국 정보화 진흥원

에서 개발한 성인 자가진단용 스마트폰 중독 척도(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S-척도)[17]로 원점수 총점 44

점 이상에 해당하거나 일상생활장애 점수 15점, 금단 13점, 

내성 13점 이상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원점수 총 40점 이상에서 43점 이하 또는 일상생활장애 14점 

이상을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으로, 원점수 39점 이하, 일상

생활장애 13점, 금단 12점 이하를 ‘일반사용자군’으로 해석하

고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을 합하여 중

독군으로 보았으며, 본 연구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중독군

과 일반군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개 문항

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률이 높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85 였으며, 항목별로 일상생활장애는 Cronbach's α=0.78, 

가상세계지향성은 Cronbach's α=0.68, 금단은 Cronbach's α
=0.80, 내성은 Cronbach's α=0.82 였다.

2.2. 대인관계문제검사

대인관계문제검사 측정도구는 Kim 등[18]이 개발한 표준

화한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검사(KIIP)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

는 대인관계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척도로서 각 척도별

로 5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감, 주장성 및 

자존감의 결여와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비주장성, 이용당하

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과순응성, 타인의 욕구에 지

나치게 민감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

는 자기희생,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관여와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과관여, 타인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를 측정하는 통제지배, 자신의 안녕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관

련되는 문제를 측정하는 자기중심성,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

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냉담, 비사회적인 경향, 수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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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사회적 억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4 였다. 구인별 신뢰도는 비주장성 Cronbach's α=0.88, 

과순응성 Cronbach's α=0.82, 자기희생 Cronbach's α=0.72, 

과관여 Cronbach's α=0.78, 통제지배 Cronbach's α=0.86, 자

기중심성 Cronbach's α=0.89, 냉담 Cronbach's α=0.86, 사회

적 억제 Cronbach's α=0.89 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 수준에 대한 분석은 카이스퀘어 분석법

( 2-test)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는 t-검정(t-test)과 ANOVA를 시행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é analysis로 사

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일반군과 중독군에서의 대인관계문

제와의 차이비교는 t-검정(t-test)으로 분석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수준의 하위변수와 대인관계의 하위변수들과의 상관성

은 이변량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

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를 유의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 대상자의 지역별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령분포는 19세 이상 22세 이하가 86.9%로 가장 

많았으며, 23세 이상 25세 이하가 8.0%, 26세 이상이 4.1% 

순이었으며, 학년은 1 ,2, 3 학년 각각 28.4%, 41.3%, 30.3% 

이었다. 대상자의 56.1%가 학업에 대해 만족도 불만족도 아닌 

것으로 응답하였고, 거주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가 83.2%

로 높았다. 친구 수는 5명 이상이 55.3%로 높았으며, 3-4명이

라고 응답한 수가 32.9%, 1-2명이 11.8%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 활용은 다중응답으로 인터넷 사용이 36.4%로 많았

으며, TV 시청 36.2%, 쇼핑 17.5% 순으로 나타났다.

Division Classification N(%)
Age(yr) 19-22 409(87.9)

23-25 37( 8.0)
≥26 19( 4.1)

Grade 1 132(28.4)
2 192(41.3)
3 141(30.3)

Academic grades Nothing 132(28.4)
≤2.00 42( 9.1)
3.00-3.49 185(39.7)
3.50-3.99 92(19.8)
4.00-4.50 14( 3.0)

Satisfaction in education Satisfied 124(26.7)
Average 261(56.1)
Unsatisfied 80(17.2)

Residence With parents 387(83.2)
Others 78(16.8)

Number of friends 1-2 55(11.8)
3-4 153(32.9)
≥5 257(55.3)

Leisure time* Watching TV 227(36.2)
Reading books 21( 3.3)
Internet searching 228(36.4)
Walking 41( 6.5)
Shopping 110(17.5)

Total 465(100)
*plural answer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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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중독 정도의 관련성

을 알아본 결과 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2>. 학년별로 1,2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고,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3. 일반적 특성에 따라 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수준군별 

일반적 특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수준군별에 대한 분포

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일반군 77.0%, 중독군 

23.0%로 학년별로 일반군은 2학년이 42.5%로 많았고, 중

독군도 37.4%로 많았으며, 학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학교생활만족도는 일반군과 중독군 모두 각각 

56.4%와 55.1%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족도

에서도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명 이상의 친구들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일반군이 

56.1%, 중독군에서는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가시간의 활용에서는 

다중응답으로 응답하였으며, 일반군은 TV 시청이 5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인터넷 사용이 45.8%이었고, 중독군

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5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TV 

시청이 45.3%이었다.

Classification Factor Mean±SD t/F p-value*

Grade 1 2.33±0.41a 3.05 0.003
2 2.33±0.36a

3 2.22±0.43b

Satisfaction in education Satisfied 2.28±0.39 0.13 0.875
Average 2.30±0.36
Unsatisfied 2.31±0.52

Residence With parents 2.29±0.41 1.15 0.219
Others 2.34±0.40

Number of friends 1-2 2.27±0.42 0.90 0.405
3-4 2.33±0.41
≥5 2.28±0.39 `

a,b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on Scheffe multiple comparison test
*p<0.05,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t-test and ANOVA

Table 2.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mart phone addiction according in smart phone use group

Characteristics Category
General Addiction

 2 p-value*

N(%) N(%)
Grade 1 93(26.0) 39(36.4) 4.48 0.106

2 152(42.5) 40(37.4)
3 113(31.6) 28(26.2)

Satisfaction in education Satisfied 98(27.4) 26(24.3) 1.22 0.542
Average 202(56.4) 59(55.1)
Unsatisfied 58(16.2) 22(20.6)

Residence With parents 301(84.1) 86(80.4) 0.81 0.368
Others 57(15.9) 21(19.6)

Number of friends 1-2 45(12.6) 10(9.3) 2.17 0.336
3-4 112(31.3) 41(38.3)
≥5 201(56.1) 56(52.3)

Leisure time* Watching TV 140(51.7) 87(45.3)
Reading books 17(6.3) 4(2.1)
Internet searching 124(45.8) 104(54.2)
Walking 30(11.1) 11(5.7)
Shopping 68(25.1) 42(21.9)

Total 358(100) 107(100)
*plural answer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martphone use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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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폰 사용수준군별 대인관계와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

스마트폰 사용수준군별 대인관계와 스마트폰 중독의 차

이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대인관계에서 비주장

성은 일반군 9.33±3.43, 중독군은 10.95±3.82이고, 과순응

성은 일반군 10.13±3.43, 중독군은 11.46±4.32로서 두 군간

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스마트폰 중독 하위영역변수들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장

애에서 일반군 8.50±1.91, 중독군 11.07±1.48, 금단에서는 

일반군 9.35±1.65, 중독군은11.82±1.15, 내성에서는 일반군 

8.78±1.61, 중독군 11.25±1.31로서 두 군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5. 스마트폰 중독사용 정도에 따른 대인관계의 상관관계 

스마트폰 사용수준의 하위영역과 대인관계문제 영역의 상

관도를 비교해본 결과 양적 상관도를 보였다. 따라서 스마트

폰 사용양이 많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많았다<Table 5>.

총괄 및 고안

스마트폰은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독사용 

정도에 따라 부정적인 결과가 뒤따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 중독이다. 이러한 심각성 보다는 생활의 편

리성, 휴대의 간편성과 더불어 네트워크 관리의 효용성이 

더 크게 강조되는 반면 사용자들의 중독성향과 관련된 사회

적인 문제들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라 대

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스마트폰 일반군은 77.0%(358명), 중독

군 23.0%(107명)으로 나타났다. 일반군에서는 1-3학년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중독군에서는 2학년이 37.4%(40명)

으로 가장 높았다. 스마트폰 사용 수준에 따른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은 학년, 교육만족도, 거주지, 친 구수, 여가시간 

모든 분야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스

마트폰 중독과의 일반적 특성 분석 결과 1, 2학년에서는 차

이가 없었고 3학년에서만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 등[4]에서 보고한 대학

생 스마트폰 중독률 27.8%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황 등

[11]에서 보고한 중독수준은 11.5%로 본 연구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홍[10]은 학년에 따라 학년이 높을수

록 중독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학교생활 만족도는 유의

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 학년이 증

가할수록 낮아지는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상반된 결과는 치위생과 특성상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

교생활의 적응과 취업 및 시험 준비로 인하여 스마트폰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반면 이 

등[19]은 학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이 연구 결과

가 다른 이유는 대상자들의 성별 비율, 전공, 환경 및 수준 

차이가 원인으로 여겨진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을 활용한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카카오톡, 트위터, 

SNS를 의사소통 채널에 치중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공과대학의 경우 타 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한 컴퓨터 

활용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낮게 나타났다[4,8,20]. 본 연구

에서도 스마트폰 중독비율이 높은 원인은 치위생과 특성상 

높은 여학생 비율이 원인으로 여겨진다. 

오 등[21]은 대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의 다양한 콘텐츠는 

Variables Sub variables
General
(n=358)

Addiction
(n=107) t p-value*

Mean±SD Mean±SD
Interpersonal 
relationship

Non-assertive 9.33±3.43  10.95±3.82 2.48 0.116
Overly accomodating 10.13±3.43  11.46±4.32 9.95 0.002
Self-sacrificing 11.41±3.73 13.46±5.00 4.02 0.046
Intrusive 9.19±3.33 11.11±4.30 14.66 <0.001
Domineering 7.55±3.09 8.38±3.64 8.74 0.003
Self-centered 6.85±2.98 8.10±4.11 20.05 <0.001
Cold 7.73±3.43 8.66±3.88 4.53 0.034
Socially inhibited 8.20±3.52 9.57±4.37 8.41 0.004

Smart phone 
addiction

Difficulties in daily living 8.50±1.91 11.07±1.48 14.44 <0.001
Pursuing experience in the virtual world 3.19±0.94 4.43±0.88 1.04 0.308
Withdrawal 9.35±1.65 11.82±1.15 14.50 <0.001
Tolerance 8.78±1.61 11.25±1.31 4.10 0.043

*p<0.05,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t-test and ANOVA

Table 4.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mart phone addiction according in smart phone u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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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공간, 경제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여 쉽게 중독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자의 중독률은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양한 분야의 원인 분석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하위영역에서는 비주장성을 제

외 한 자기희생, 과순응성, 과관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스마트폰 중독 하위영역에서는 가상세계지

향을 제외한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김 등[20]은 스마트폰으로 SNS을 사용할수록 대인관계

에 사교적이고 우호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으나 박 등

[22]은 SNS 주 이용집단간의 대인관계 능력에는 차이가 없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23]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높을

수록 대인관계가 좋아진다고 하여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

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상자의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 스마트폰의 대인관계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상반되므로 좀 더 체계적인 통합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스마트폰 사용수준의 하위영역과 대인관계 영역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와 스마트폰 중독간에 양적 상

관도를 보였다. 스마트폰 사용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문제가 높아짐을 나타냈다. 김[23]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

한 일상생활장애, 내성의 증가는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

을 가상세계지향성 증가는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

친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도를 보였다. 스마트폰 중독 수

준이 증가할수록 현실세계보다 가상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

게 되면 결국 대인관계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중독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는 예비치과위생사로서 

현장 업무를 행함에 있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스

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자기주입식 설문지를 수집하였기 때

문에 자료의 정확성 면에서 한계점이 있고 일부 지역의 치

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치위생과 대학생 전체

를 일반화하기에 오류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

된 다양한 변수의 영향력을 적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업무를 실행하

는데 중요한 요소인 대인관계와 스마트폰 중독과 연관하여 

실증함으로써 대인관계 발전과 향상에 기여하고 올바른 스

마트폰의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개발의 필요성을 알리

고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결론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치위생과 대학생 465명

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따른 중독정도와 대인관

계를 분석하여 스마트폰 중독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치위생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일반군 77.0%, 중독군 23.0%로 학년별로 일반군은 2

학년이 42.5%로 많았고, 중독군도 37.4%로 많았으

며, 학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대인관계에서 비주장성은 일반군 9.33±3.43, 중독군

은 10.95±3.82이고, 과순응성은 일반군 10.13±3.43, 

중독군은 11.46±4.32로서 두 군간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3. 스마트폰 중독 하위영역변수들을 살펴보면 일상생활

장애에서 일반군 8.50±1.91, 중독군 11.07±1.48, 금

단에서는 일반군 9.35±1.65, 중독군은11.82±1.15, 내

성에서는 일반군 8.78±1.61, 중독군 11.25±1.31로서 

두 군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4. 스마트폰 사용양이 많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많았다.

본 연구의 결과 치과위생사 업무를 실행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대인관계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고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는 합리

적이고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함을 시사하여 향후 스

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인들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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