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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university students' SNS addiction tendency, trait-anxiety and qual-

ity of sleep. This study is going to offer basic resource that required to make the way that is able 

to reduce the anxiety with figuring out the relation between variable.

Method: 213 people participated in this study is 20 to 30 age of university students who use SNS. 

Collecting resource period was April 4 to May 11, 2018. Analyses consisted of descriptive sta-

tistics,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findings showed SNS addiction tendency and quality of sleep(r=.45, p<.000). Major 

Influence factor is predicted addiction tendency of SNS using time (F=21.21, p=.000) and trait-anxi-

ety (F=23.55, p=.000). Of the highest trait-anxiety affects quality of sleep (F=24.82 p=.000).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information pro-

grams and design appropriate SNS addiction prevention programs that can induce trait-anxiety and 

improve quality of sleep. Thus follow-up study should have diverse participants to investigate SNS 

addiction tendency, trait-anxiety and quality of sleep that influenced by overusing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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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

를 형성하고 안정과 지속성을 추구한다. 특히 급

속히 변화하는 현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면서 자신과 밀접하

게 관련되는 사람들과 유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할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1).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 서비스로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

소통을 도와주는 웹 사이트를 의미한다2). 인터넷

과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SNS를 통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인 의사소통이 크

게 증가하고 있다3). 또한 SNS는 정보의 공유와 

인적 자원의 확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

하고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4). 한국인터

넷진흥원(2012)의 자료에 의하면 SNS이용은 

학생이 89.9%로 가장 높고, 이용자 중 88.4%가 

프로필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에게 SNS이용은 중요한 의사소통 매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SNS사용의 과도한 몰입과 의존, 정보공

유에서의 소외와 관련된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5), 

SNS의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중독인 경우 수면의 질이 낮고 수면-각성주기가 

불규칙하여 낮 시간 동안의 피로도가 높고6), 특

히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

제하므로7), SNS이용은  수면의 질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8). 또한 SNS 과다사용은 학업성적 및 

업무 효율성 저하, 가족 의사소통의 문제와 관련

된다9).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은 익명성, 

동시성,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중독으로10) 

중독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이 높고11), SNS중독성

향은 불안 및 우울과도 관련성이 높다5). 따라서 

SNS이용은 정신건강과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1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으나13)14), 학생을 

상으로 한 SNS중독경향성에 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15). 특히 SNS사용과 관련된 불안과 

수면의 질에 한 국내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학생의 SNS중독경향성, 

특성불안 및 수면의 질을 파악하고 각 변수 간의 

관련성과 SNS 중독경향성이 특성불안과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SNS이용과 관련된 

불안감소 및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이 특성불

안과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특성불안, 수

면의 질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

경향성, 특성불안, 수면의 질의 정도의 차이를 파

악한다. 

셋째, 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특성불안과 

수면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이 특성불안과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부 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이 

특성불안과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상은 D시에 소재한 3개의 학교 

재학생으로, 연구를 시작하기 전 각 학의 학장

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에 한 정보

를 제공하고, 설문조사에 한 동의를 구한 후 수

행하였다. 자료수집에 한 훈련을 받은 연구보

조자가 각 학을 방문하여 상자의 윤리적 고

려를 위해 자료수집 전에 연구취지와 목적,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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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

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 상자의 익명성,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

의 서면동의를 구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실

시하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

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20분

이었다. 

연구 상자 수는 G*Power version 3.1을 이용

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 표본 크기 산출을 

위해 유의수준(⍺) .05, 효과크기(effect size) .02, 

검정력(1-β) .90으로 설정하여 178명이 요구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총 238부의 자료가 수집되었

으나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25부를 제외한 

총 21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SNS 중독경향성

SNS 중독경향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uh와 

Cho15)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SNS 집착 및 금단증상, SNS 과잉소통과 몰입,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투자 등 3개의 하위차원

을 포함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

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

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SNS 중

독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uh와 Cho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4이었고, 본 연구에서

의 Cronbach's α= .92이었다.

2.3.2. 특성불안

평상시 경험하는 불안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1970)가 개발한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Kim과 Sin16)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상태-특성불안 척도 중 상태불안 척도는

‘지금현재’의 느낌을 나타내는 일시적인 불안상

태를 측정하며, 특성불안 척도는‘일반적으로 느끼

는’비교적 안정적인 불안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한

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의 안정적 특성을 측정하

기 위해 특성불안 척도에 해당하는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

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 형식으로 평

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과 Sin16)의 연구에서 특성불안 척

도의 Cronbach's α=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5이었다. 

2.3.3. 수면의 질

수면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Yi17)가 개발한 수

면의 질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면의 질에 

한 하위 요인으로 일상 업무에 미치는 요인 12문

항, 수면 후 회복요인 4문항, 수면유지의 어려움 

2문항, 일어나기 어려움 4문항, 수면에 한 만족

도 3문항, 잠들기 어려움 4문항으로 총 6개 영역

의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

렇다)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음을 

의미한다. Yi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8이

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3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21.0 program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SNS 

중독경향성, 특성불안 및 수면의 질 정도는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SNS 사용특성의 차이는 카이제곱검정으로 분

석하였으며,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특성

불안, 수면의 질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

하였다. 각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

tion coefficient로, 상자의 SNS 중독경향성이 

특성불안 및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결과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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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상자의 성별은 남성 117명(54.9%), 여

성 96명(45.1%)이었으며, 연령별 분포는 25세 미

만이 132명(62.0%), 25세 이상이 81명(38%)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은 2시간 사

용이 59명(27.7%)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 사용

이 58명(27.2%), 30분미만 사용이 32명(15.0%)이

었으며, 3시간 이상 이용자 31명(14.6%), 4시간

이상 이용자 15명(7.0%), 5시간이상 이용자 18명

(8.5%)으로 약 30.1%의 학생이 하루 평균 3시

간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82.2%(275명)가 매일 SNS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상자의 SNS 사용으로 인한 인관

계를 기 하고 있는 응답자는 52.6%(112명)로 나

타났다.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 SNS 중독경향

성의 전체 상자 평균은 1.80점/4점으로 나타났

으며, 불안의 평균은 2.27점/4점, 수면의 질의 평

균은 1.92점/4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117 54.9

Female 96 45.1

Age
<  25years  132 62.0

≥ 25years  81 38.0

Hours of use per 
day(hours)

<  30min. 32 15.0

≥ 1hr. 58 27.2

≥ 2hrs. 59 27.7

≥ 3hrs. 31 14.6

≥ 4hrs. 15 7.0

≥ 5hrs. 18 8.5

Average SNS 
onnection rate per 
week

Never connected 2 0.9

≥ 1 time/month 1 0.5

≥ 1 time/week 5 2.3

≥ 3 times/week 13 6.1

≥ 5 times/week 17 8.0

Everyday 175 82.2

SNS addiction tendency 1.80±0.51

Trait anxiety 2.27±0.25

Quality of sleep 1.92±0.3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13)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

경향성, 특성불안, 수면의 질의 차이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경향

성, 특성불안, 수면의 질 차이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SNS 중독경향성은 상자의 성별로 구분해볼 

때, 남성 1.68점/4점, 여성 1.92점/4점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3.40, p=.001).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에서는 3시간~5시간 사

용하는 상자가 2.22점/4점으로 높았으며,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은 중독경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2.31, p=.000). 일주일 

평균 SNS 접속률에서는 주 5회이상 접속하는 

상자가 1.83점/4점으로 중독경향성이 높았으며, 

일주일 평균접속률도 중독경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34, p=.005).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특성불안 정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 특

성에 따른 수면의 질의 결과는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은  수면의 질과 유의하였으며(f=5.17, 

p=.002), 하루 3시간~5시간 사용하는 상자가 

2.25점/4점으로 수면의 질이 가장 낮았다(Table 

2).

3.3. SNS 중독경향성, 특성불안, 수면의 질 

간의 상관관계 

SNS사용시간은 SNS접속률(r=.34, p<.000), 중

독경향성(r=.39, p<.000)과, SNS접속률은 중독경

향성(r=.22,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중독경향성은 특성불안(r=.32, p<.000), 수면의 

질(r=.45, p<.000)과 특성불안은 수면의 질(r=.45, 

p<.000)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3.4. SNS 중독경향성, 불안 및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상자의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검증한 결과, SNS 사용시간(β=.36)은 SNS 중독

경향성의 유의한 예측인자로 16.0%의 설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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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으며(F=21.21, p=.000), 특성불안(β=.43)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였을 때 설명력은 24.0%로 나

타났다(F=23.55, p=.000). 특성불안의 중독경향성

(β=.32)에 의한 설명력은 10.0%였다(F=25.33, 

p=.000).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검증한 

결과, 특성불안이 가장 예측력이 높은 변수이며

(β=.33), 중독경향성(β=.03)과 특성불안(β=.33)이 

수면의 질의 유의한 예측인자로 설명력은 31.0%

로 나타났다(Table 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NS addiction tendency Trait anxiety Quality of sleep

M±SD t/F(P) M±SD t/F(P) M±SD t/F(P)

Gender
Male 117 1.68±0.48 -3.40

(.001)

2.24±0.36 -1.49
(.136)

1.87±0.31 -1.95
(.052)Female 96 1.92±0.52 2.31±0.34 1.97±0.36

Age
< 25years  132 1.82±0.51 1.12

(.262)

2.31±0.35 1.86
(.632)

1.94±0.35 1.51
(.132)≥ 25years  81 1.74±0.50 2.21±0.35 1.87±0.30

Hours of use per 
day(hours)

< 1hour 35 1.40±0.42

12.31
(.000)

2.21±0.34

1.03
(.376)

1.87±0.29

5.17
(.002)

1hr.  - ≤ 3hrs. 148 1.83±0.48 2.27±0.35 1.90±0.32

3hrs. - ≤ 5hrs. 14 2.22±0.47 2.36±0.36 2.25±0.52

> 5hrs. 16 1.91±0.53 2.37±0.31 1.87±0.23

Average SNS 
connection rate per 
week

≥ 5 times/week 192 1.83±0.49
5.34

(.005)

2.26±0.34
.95

(.387)

1.92±0.33
2.93

(.055)
1-4 times/week 18 1.45±0.53 2.36±0.43 1.84±0.40

<  1 time/week 3 1.48±0.79 2.55±0.45 2.35±0.21

Expect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using 
SNS

Expected 112 1.90±0.51
3.49

(.001)

2.28±0.35
0.48

(.626)

1.60±0.33
2.03

(.043)
Not expected 101 1.66±0.48 2.26±0.35 1.87±0.33

Table 2.  Difference of Research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 213)

Variables
Hours of use 
per day(hours)

verage SNS 
connection rate 

per week

SNS addiction 
tendency

Trait anxiety
Quality of 

sleep

Hours of use per day(hours) 1   .34**  .39**   .14* .12

Average SNS connection rate per 
week

1 .22* -.09 -.05

SNS addiction tendency 1   .32**   .42**

Trait anxiety 1   .45**

Quality of sleep 1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Research Variables (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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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B β t(p) Adj R² F(p)

SNS addiction 
tendency

Hours of use per day(hours)
Average SNS connection rate 
per week

.13

.05
.36
.09

5.44(.000)
1.47(.143)

.16 21.21(.000)

Hours of use per day(hours)
Average SNS connection rate 
per week
Trait anxiety

.10

.08

.43

.30

.14

.29

4.71(.000)
2.27(.024)
4.86(.000)

.24 23.55(.000)

Trait anxiety SNS addiction tendency .22 .32 5.03(.000) .10 25.33(.000)

Quality of sleep

Hours of use per day(hours)
Average SNS connection rate 
per week
SNS addiction tendency
Trait anxiety

-.01
.03
.25
.31

-.09
-.03
.03
.33

- .56(.574)
-1.52(.129)
 5.75(.000)
 5.36(.000)

.31 24.82(.000)

Table 4. Influential Factors on the SNS addiction, anxiety, sleep quality (N =213) 

4. 논의

본 연구는 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의 정도와 

특성불안과 수면의 질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하여 시행되었다. 학생의 성별에 따른 SNS 중

독경향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중독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학생을 

상으로 SNS 중독경향성이 여성 학생이 남성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Ha18)의 연

구와 스마트폰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중독경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Park 등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SNS을 더 이

용하고, 젊은 여성의 경우 SNS을 통해 소유자 간 

동질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감성적 가치가 있으므

로 중독경향성이 더 높다는 Choi7)의 연구결과와

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미디어 이

용형태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신속한 의사소통 

기능을 주로 하고 있음을20) 지지하고 있다.

SNS 이용특성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의 차이

를 살펴본 결과, SNS 이용일수와 SNS 이용시간

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매일 이용하는 집단과 하루 3-5시간 이용하

는 집단이 SNS 중독경향성이 높았으며, SNS 중

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SNS 하루 평균 이용시

간이 많을수록 더욱 SNS에 몰입하게 되고 중독

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Oh21)의 연구와 매일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독경향성이 높다고 

보고한 Jung22)의 연구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SNS 중독경향성과 특성불안은 양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 

중독경향성 정도가 높을수록 불안, 우울 등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Kim 등23)의 연

구와 유사하다. 특히 Seo 등24)의 연구에서 불안

이 SNS 중독경향성에 가장 영향력 있는 큰 요인

임을 보고하여, SNS 중독경향성이 심리적 문제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성

불안이 수면의 질에서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

나 특성불안이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이 수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Kim25)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상자의 SNS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

측인자로 SNS사용시간과 특성불안이 유의한 예

측인자로 나타났으며, 특성불안의 유의한 예측이

자로는 중독경향성이 나타났다. 수면의 질에 미

치는 예측인자로는 특성불안이 가장 높은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특성불안이 SNS의 중독경향성과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며, 

SNS중독경향성 또한 특성불안을 야기함으로써 

상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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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SNS 중독경향성이 학생들의 특성

불안과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SNS 중독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한 결과에서

는 학생의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은 2시간 

사용이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 평균 SNS 접속률

은 매일 이용하고 있는 상자가 가장 많았다.

둘째, SNS 중독경향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중

독경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높

게 나타났다.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에서는 3

시간~5시간 사용하는 상자가 중독경향성이 높

았다. 또한 하루에 3시간~5시간 사용하는 상자

가 수면의 질이 가장 낮았다. 일주일 평균 SNS 

접속률에서는 주 5회 이상 접속하는 상자가 중

독경향성이 높았으며, 일주일 평균접속률은 중독

경향성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SNS 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특성불안이 

높았으며, 수면의 질도 낮아졌다. 또한 특성불안

이 높을수록 수면의 질은 낮게 나타났다. 

넷째, 상자의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정

도를 검증한 결과, SNS 사용시간은 SNS 중독경

향성의 유의한 예측인자로 나타났으며, 특성불안

이 설명변수로 포함되자 SNS 중독경향성의 설명

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성불안의 유의한 예측

인자로는 중독경향성으로 나타났으며, 수면의 질

에 미치는 예측인자로는 중독경향성과 특성불안

이 가장 높은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

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 학생을 상으로 

제한되었으므로 연구범위를 확 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SNS 중독경향성과 관련된 심리적, 신체

적인 변수 등 다양한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SNS 중독경향성은 특성불안과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학

생의 특성불안과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해 SNS중

독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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