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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Situation Analysis with usage Patterns of Mobil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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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confirms the risk of using smartphone through the analysis of collected usage pattern 

and proposes the smartphone intervention system in risk situations. In order to check the risk of 

smartphone usage, we made information collecting application and collected smartphone usage pattern 

from 11 experiment participants for two months.

By analyzing smartphone usage pattern, we confirmed that about 12% of smartphone usage is 

being used in driving, walking, and on the street. In addition, we analyzed the response rate of 

smartphone notification in risk situations and confirmed that user responds the smartphone 

notifications in real-time even in risk situation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present a system that 

intervenes the use of smartphone in order to protect smartphone users in risk situations. 

In this paper, we classify risk situations of using smartphone. Also, the proposed smartphone 

intervention system is designed to periodically detect risk situations. In risk situations, smartphone 

function can be restricted according to user setting of smartphone. And smartphone can be used 

normally when safe situation is res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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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스마트폰은 기존 통신 수단의 단순한 발전이 아닌, 현대 인

류에게 필요한 수많은 기능이 통합 내재된 휴대용 컴퓨터로 여

겨진다[1].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얻은 다양한 긍정적인 

정보를 피부로 느끼는 사회에 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제기되

는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문제가 관

측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의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말

한다.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 중 스마트폰 중독자의 비율은 

2014년도 기준 11.1%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2].

또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사용자 취향에 맞춰 기능을 확

장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인터페이스 특성을 고려할 때 스마트

폰 중독은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3].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사고 발생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세계 각국에

서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인 사람이 보행을 할 경우 도로폭에 

해당하는 54도 정도의 시야폭을 갖는 반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행을 하면 시야폭이 24도 정도로 절반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위험성

은 더 증가하게 된다. 스마트폰은 대부분 화면을 터치 또는 슬

라이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정확한 터치를 하지 못하면 

원하는 기능을 실행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운전 중 스마트폰의 

사용은 일반 휴대전화 사용에 비해 더욱 많은 집중력이 요구되

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통 관련 애플리케이션 및 SNS의 사

용 증가로 인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4]. 최근 5년간 스마트폰 관련 교통사고는 

2.2배로 증가하였으며, 보행자 관련 사고는 1.6배 증가하였다

[5].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에 많은 편리함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할 

경우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기기로 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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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 분석과 

스마트폰 사용 중재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스마

트폰의 센서를 통해 사용을 감시하여 사용자에게 경고를 주는 

연구 또는 잠금 기능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을 억제하는 연

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사용 정보를 기록하고 스마트폰에 장착된 센서를 활용하여 문

제적 사용에 대한 스마트폰 사용 중재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달간 11명의 실험 참가자를 모집

하여 실험 참가자들의 스마트폰 사용 정보 및 내장 센서들의 

측정값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정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실험 

참가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빈번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보행 중, 운전 중에서도 스마트폰의 알림에 따른 응답률

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자

의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위험 상황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중재를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정보에 따른 상황 인지 및 스마트폰 사용 중재 

방법에 관한 관련연구를 기술하고, 3장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정보 수집 환경 및 실험 참가자 그리고 스마트폰 수집 정보에 

대해서 설명한다. 4장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정보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을 확인하였다. 5장에서는 위험 상황 인

지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중재 시스템을 제안하며, 6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II. Related Works

본 논문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 정보에 따른 

상황 인지 연구와 스마트폰 사용 중재 방법에 관한 연구로 나

눠진다.

최근에 수행된 모바일 기기 사용 정보에 따른 상황 인지 연

구들로는 스마트폰 다중 센서를 이용한 동적 상황 인지 방법 

연구[6], 스마트폰 가속도 센서 기반 상황인식 연구[7], 스마

트폰 센서 정보를 활용한 사용자 행동분석[8], 스마트폰 센서

를 이용한 사용자 적응형 설정 모델[9] 연구들이 있다.

스마트폰 다중 센서를 이용한 동적 상황 인지 방법 연구[6]

는 가속도 센서, 마이크, GPS 등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현재 

상황을 동적으로 감지하고 기준치 이상의 값이 들어오면 위험 

상황으로 감지하는 기법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센서 간의 상

호 보완을 통하여 상황 감지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하지

만 상황 인지 방법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와 한정적인 센서 측정값으로만 상황을 판단한다는 부정확

성이 존재한다. 

스마트폰 센서 기반 상황인식 연구[7]는 가속도 센서와 심

박 센서를 이용하여 위급상황을 인식하는 연구로서, 가속도 센

서 및 심박 센서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센서 기초자료를 획

득하였고, 기초 자료를 기반으로 센서 측정값의 급속한 변화가 

인지될 경우 위급 상황으로 인지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

지만 해당 연구를 검증하기 위한 실제 생활에서의 검증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스마트폰 센서 정보를 활용한 사용자 행동분석[8] 연구는 

스마트폰의 자이로 3축 센서에 대한 가속도 정보, 방향 정보와 

주변 광 세기 정보를 분석하여 스마트폰 사용자의 행동들을 6

개의 대분류와 20개의 중분류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각각의 분

류는 충분한 센서 데이터와 실험으로 검증이 되지 못했다는 한

계를 갖는다.

스마트폰의 센서를 이용한 사용자 적응형 설정 모델[9] 연

구는 사용자의 움직임, 위치, 스케줄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

용자에게 맞는 상황인지를 수행하고, 상황인지 결과에 따라 사

용자만을 위한 최적화된 스마트폰 설정 모델을 제공하는 연구

를 수행하였다. 스마트폰의 주체적 상황 인지를 통하여 사용자 

적응형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 연구된 스마트폰 사용 중재 방법에 관한 연구는 스

마트폰 중독 방지 앱의 속성 분석[10], 스마트폰 중독 관리 시

스템 연구[11], 스마트폰 공동 절제 방법 연구[12] 등의 연구

가 있다. 

스마트폰 중독 방지 앱의 속성 분석[10] 연구는 26개의 중

독 방지 앱을 분석하였으며, 앱의 속성을 2가지로 분류하였다. 

자녀폰 연동 부모 관리형 앱, 자기관리형 앱 유형으로 분류하였

으며, 자기결정적 동기화 속성들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하지만 

각각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의 효

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스마트폰 중독 관리 시스템 연구[11]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

하여 기존의 설문 조사 방식 대신 스마트폰 중독 관리 시스템

을 이용하였다.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의 스마트폰 일일 사용

시간, 사용량, 위치 데이터 정보를 분석하고 중독수준 척도

(K-SAS)에 따라 사용자를 스마트폰 중독자, 잠재중독자, 비 중

독자로 진단하고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시스템을 제안하였

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 중재를 하기 위하여 사용 경고 또는 

스마트폰 앱의 사용 누적 시간에 따라 단순히 앱 잠금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환경 또는 스마트폰 앱의 특성, 

사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스마트폰 사용 중재 방식을 적용하

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스마트폰 공동 절제 방법 연구[12]는 그룹 기반의 스마트폰 

사용 절제 방법 연구로서 그룹 구성원의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일정 시간 동안 잠그고 해제하는 절제 시스템을 제

안하였다. 하지만 대학생으로만 이루어진 그룹활동에 대해서만 

시스템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직장인 그룹 등의 다양한 그룹에

서의 테스트가 미비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두 달간의 실험 참가자들로부터 모은 스마트

폰 사용 정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서 부주의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

다. 이에 따라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여 스마트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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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하여금 위험 상황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스마트폰 사용 중재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하는 중재 방안을 통하여 위험한 상황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경고를 하거나 설정에 따라 스마트폰 잠금을 하여 

부주의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자극을 주는 스마트폰 알림은 안전한 상황으로 상태가 변

할 때까지 알림을 지연하게 하여 스마트폰 사용자로 하여금 위

험 상황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두 달간의 사용 정

보 분석을 통하여 위험 상황을 식별하였고, 스마트폰의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험 상황 인

지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을 지연 또는 방지하고 안전한 상황으

로 복귀 하였을 때 스마트폰의 사용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의 연구들과 차이점을 가진다.

III. Collecting Method of Smartphone

Usage Patterns and Collected Data

스마트폰 사용자의 사용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용 정보 

수집 애플리케이션인 인포리시버의 개발과 사용 정보 및 알림 

정보를 저장하는 사용 정보 수집 서버를 구축하였다[14]. 인포

리시버를 각 11명의 실험 참가자 스마트폰에 설치하였고, 사용

자의 사용 로그 및 알림 수신 정보는 자동으로 서버로 전송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수집된 사용 정보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험 상황 확인 및 사용 패턴을 분석하였다.

1. Collecting Environment for Smartphone

Usage Pattern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험 참가

자 스마트폰에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인포리시버 애플리케이

션을 설치하였다.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수신되는 수신 정보, 확

인 시간, 사용자 확인 후의 사용 패턴, 위치 정보, 상황 정보 등

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하였

다. 실험 참가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사용 정보에 대한 상

세한 내용과 사생활에 밀접한 정보는 제외하고, 실험에 꼭 필요

한 정보만을 저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인포리시버에 저장

된 실험 참가자의 사용 정보는 하루에 한 번 사용자가 스마트

폰을 잘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서버로 전송되도록 하여, 인포 

리시버가 실험 참가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Fig. 1. Configuration Diagram of Collecting Usage Pattern

전송 시간은 11명의 실험 참가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새벽 2

시로 정하였다.

위 그림 1은 인포 리시버와 스마트폰 사용 정보 수집 서버 

간의 구성도이다. 인포리시버는 수신 알림 메시지 정보를 저장

하기 위하여 안드로이드 API 중 Notification Listener 

Service를 사용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행동 및 주변 상황을 실

시간으로 인지시키기 위하여 활동 인식 API인 Activity 

Recognition을 사용하였다. 활동 인식 API는 가속도계, 기기의 

자율학습 기능 등을  통해 사용자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기

능이다. 사용자의 이동속도와 패턴 등을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

고 있는지, 걷는 중인지, 운전 중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데이터 서버는 Ubuntu 16.04에서 JSP와 Bash Shell Script를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인포리시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JSON 

형태로 전달받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데이터 서버는 JSON 형태의 

데이터를 실험 참가자 별로 구분하여 저장하도록 설계하였다.

아래 그림 2는 실험에 참여한 스마트폰 사용자의 데이터가 

수집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Fig. 2. Flowchart of Collecting 

Smartphone Usag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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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알림 수신을 기점으로 인포리시버는 사용 정보 

저장 대기를 한다. 사용자가 알림을 확인하였을 때 알림 확인 

시간과 함께 47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사용 정보를 저장한다. 

먼저 알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그 후 사용자의 상태 정보

인 위치 정보, 운동 상태 정보, 주변 소리 정보, 주변 밝기 정보 

등을 저장한다. 그 후 서버 전송 시간을 확인하여 새벽 2시가 

아니면 인포리시버는 스마트폰 사용 정보 저장 대기 상태로 돌

아가고, 새벽 2시로 확인되면 하루 전날 저장한 스마트폰 사용 

정보를 데이터 서버로 전송한다. 

2. Experimental Participant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 확인을 위한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였

다. 총 11명을 모집하였으며 실험 참가자는 3명의 여성과 8명

의 남성으로 구성되고 대전 거주자를 대상으로 본 실험을 진행

하였다.  스마트폰 사용 정보 수집 동의에 따라 약 두 달간 스

마트폰 사용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각 실험 참가자의 정보 및 

수집된 스마트폰 사용 정보 개수는 아래 표 1과 같다.

Experimental

Participants
Gender Job

Number of Usage 

Patterns

A Female worker 1038

B Female student 1819

C Female student 4196

D male
Inoccu-

pation
1276

E male student 578

F male student 1890

G male worker 1717

H male student 1853

I male student 575

J male student 824

K male worker 293

Table 1. Number of Experiment participants and Smartphone 

Usage Patterns

실험 참가자는 3명의 직장인과 7명의 학생, 1명의 무직으로 

구성되며, 25세~35세까지의 연령대로 구성되었다. 위 표를 보

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스마트폰 사용 횟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은 정지된 상태에서의 사용 정보가 많았고, 

직장인은 이동 중 상태에서의 사용 정보가 많았다.

3. Collected Smartphone Usage Pattern

수집된 스마트폰 사용 정보는 실험 참가자들로부터 약 두 달

간 16,059개의 스마트폰 사용 이벤트 정보와 총 754,773개의 

센싱 정보로 이루어진다. 한 이벤트는 애플리케이션 정보, 메시

지 도착시간, 메시지 확인 시간, 메시지 종류, 메시지 내용, 소

리 모드, 스마트폰의 상태, 위치, 행동 상태, 주변 소리 등으로 

47가지 센싱 정보로 이루어진다. 실험 분석을 위해 수집한 대

표적인 스마트폰 사용 정보는 아래 표 2와 같다. 

Collected 

Information
Contents

Application 

Information

User ID, Application Title, Sender, 

Notification Arrival Time, Check Time, 

Usage Time, Application Status, So on

Mode Sound, Vibration, Silent

User Action Whether to Click

User Status
Stop, Vehicle Movement, Walking, 

running, Tilting, Unknown, So on

GPS Latitude, Longitude

Table 2. Collected Smartphone Usage Pattern

스마트폰의 알림 메시지가 사용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사용

을 촉진시킨다는 점에 주목하여, 표 2와 같이 스마트폰 알림 수

신 정보를 중심으로 정보 수집 항목을 선정하였다. 정보들의 조

합을 통하여 알림 수신 후의 사용 패턴과 위험 상황들을 분석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알림을 확인하게 되면 사용

자가 알림을 확인한 시간 및 장소, 행동 상태 등의 정보가 기록

된다. 수집된 데이터는 R 언어를 사용해 분류를 하고 사용 장

소, 시간, 행동 상태 등의 조합을 통하여 위험한 상황에서 스마

트폰을 사용하는지, 위험한 상황에서의 스마트폰 알림에 대한 

응답률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수집한 스마트폰 사용 정보에는 센서로부터 센싱된 정

확한 측정 값과 알 수 없는 노이즈 값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

래 그림 3과 같이 in_vehicle 상태로 움직이다가 중간에 알 수 

없는 unknown 값들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Smartphone Usage Pattern included Noise

사용 시간 및 애플리케이션 이름, 주변 환경 소리 변화, 연속

적인 행동 생태 등을 고려하여 unknown 값들을 보정할 수 있

도록 은닉 마코로브 모델을 적용하였다.

Fig. 4. Corrected Smartphone Usag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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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414개의 unknown 정보에 대해서 위 그림 4와 

같이 행동 상태 값을 보정 하였다.

IV. Analysis of Smartphone Usage

Pattern to Confirm Risk Situation

스마트폰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 확인을 위하여 약 

두 달간 수집한 스마트폰 사용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사용 하는지 확인하고, 위

험 상황에서의 스마트폰 알림에 대해 얼마나 빨리 응답 하는지 

확인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2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스마트폰 사용 위치에 따른 위험성 확인 실험은 스

마트폰 사용자가 위험한 상황으로 정의한 길거리, 차도, 횡단보

도, 운전 중,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전체 사용 장소 대비 위험한 장소에서의 사용 비율

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였다. 

두 번째 위험 상황에서의 스마트폰 알림에 따른 실시간 응답

률 분석 실험은 위험한 장소에서 스마트폰 알림이 왔을 경우에 

스마트폰 사용자가 얼마나 빨리 알림에 응답하는지와 실험 참

가자별로 위험한 장소에 따라 응답률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

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한 상황으로서 

아래 표 3과 같이 3가지 위험 상황들을 정의하였다.

Risk Situation Remarks

Use during Driving
observing and Manipulating 

Smartphone during Driving

Use during Walking
observing and Manipulating 

Smartphone during Walking

Use on the Street
observing and Manipulating 

Smartphone on the Street 

Table 3. Classification of Risk Situation for Using Smartphone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스마트폰 사용에 의해서 운전에 집

중하지 못하여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중요 교통

법규를 위반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

다. 연평균 400명 이상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에 따라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위험 상황으로 분류하였다.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평상시 시야각인 54

도에서 약 24도 범위 내로 시야각이 줄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

는 거리가 짧아지고, 길거리 상황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지게 된

다. 따라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위험 상황으로 분류하였다.

보행 중 길거리에 정지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또한 

위험 상황으로 분류하였다. 길거리에서 스마트폰 화면만을 주

시하며 정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길거리 상황에 대해 주

의력이 매우 떨어지는 상태이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상

태라고 볼 수 있다.

1. Risk Analysis based on Smartphone Location

Information

스마트폰 사용자의 사용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사

용 정보를 지도 위에 표시하였다. 대전광역시 지도를 기준으로 

약 1만 개의 스마트폰 사용 위치를 표시하였다. 약 6천 개의 데이

터는 대전 외의 지역에서 측정된 스마트폰 사용 정보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 위치에 따른 위험성 분석에선 제외하기로 하였다. 

아래 그림 5는 총 11명의 실험 참가자들 위치 정보를 지도 위에 

표시한 산점도이다. 위치 정보들을 보면 실내, 길거리, 차도 등에

서 스마트폰을 포괄적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5. Location of Using Smartphone by Participants

또한 실험 참가자가 학생과 회사원이기 때문에 학교와 시내 

그리고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관측되었으

며, 길거리 보행 중 또는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상도 관측할 수 있었다.

Fig. 6. Location of Using Smartphone by Participants in 

Risk Situation

위 그림 6은 위험한 상황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장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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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 산점도이다. 실험 참가자의 스마트폰 사용 정보 1만 개 

중 약 1천 2백 개의 스마트폰 사용 정보가 위험한 상황에서 스

마트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6은 그림5와 달리 모든 사용정보가 실외 조건에서 사

용 된 것들이며, 전체 사용 데이터의 약 12%에 달하는 비율로

써,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약 12% 확률로 일상 생활에서 

위험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고 위험성이 

가장 큰 위험 상황으로써,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운전 중에 스

마트폰을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7은 실험 참가자 중 운전을 하는 사람의 스마트폰 

사용 정보를 지도 위에 표시한 산점도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지도에서 광범위하게 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약 두 달간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 양은 사용 정보 약 1

만 개 중 5백 개에 해당한다. 비율로는 전체 스마트폰 사용 정

보 대비 5%에 해당 수치로써,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가장 

큰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

란 것을 알 수 있다.

Fig. 7. Location of Using Smartphone in driving situation

이와 같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한 채 빈번하게 위험 상황들을 만들고 있

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정보 수집 기간이 길고, 실험 참가자들

의 직업군이 다양하거나, 위험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실험 참가

자들이 있었다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위험률은 더 높게 측

정 되었을 것이다.

2. Analysis of smartphone response rate in

risk situations

본 실험에선 스마트폰 전체 사용 시간 대비 위험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얼마나 오랜 시간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각 실험 참가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마트폰 알림에 따라 

실시간으로 응답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분 이내에 응답한 

알림에 대하여 실시간 응답을 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아래 그림 

8은 각 실험 참가자별 위험 상황에서의 알림 응답 횟수와 위험 

상황에서의 실시간 응답 횟수를 표시한 그래프이다. x축은 실

험 참가자를 나타내며 y축은 위험 상황에서의 스마트폰 알림에 

따른 실시간 응답 개수를 나타낸다.

Fig. 8. Real-time Response Rate Following Notifications 

in Risk Situation

위 그림 8과 같이 위험한 상황에서 온 알림에 대하여 매우 

높은 비율로 실시간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실험 참가자의 응답률은 평균 66%이며, 높은 비율로 위험 상황

에서 실시간으로 응답을 하고 있었다. 특히 실험 참가자 F는 가

장 높은 비율인 87%로 위험상황에서 알림에 실시간으로 응답

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직장인 K는 20%의 비율로 가장 낮은 

실시간 응답률을 보였다. 직장인 A, G, K는 학생에 비하여 실

시간 응답률이 적었으며, SNS와 게임에 민감한 학생들은 평균 

응답률이 76% 이상으로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위 실험을 통하여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높은 비율로 스마트폰 알림에 대하여 실시간 응답을 하고 있었

으며, 특히 학생의 실시간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사고에 노출 

될 위험성이 더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마트폰 전체 사용 시간 대비 위험 상황에서 스마트폰 사용

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전체 사용 

시간과 위험상황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확인하였다.

Fig. 9. Smartphone Usage Rate base on Notifications 

in Risk Situation

위 그림 9는 스마트폰 전체 사용 시간 대비 위험 상황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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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 시간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x축은 실험 참

가자를 나타내며, y축은 전체 스마트폰 사용 시간 대비 위험 상

황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9를 통해 

실험 참가자들의 전체 스마트폰 사용 시간 대비 위험 상황에서

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실험 참가자 E는 위험 상황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안전한 상황에서 사용한 시간보다 더 많았으며,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약 10% 이상은 위험한 상황

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위험 상황에서의 

알림 응답률 확인 실험과 동일하게 직장인 A, G, K에 비해서 

학생은 위험 상황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

으로 확인 되었다. 직장인은 학생에 비하여 스마트폰 알림에 대

한 자극이 덜하고,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서의 사용

시간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이 위험 상황에서도 스마트폰 알림에 대하여 실시간

응답을 하고 있으며, 응답 시에는 적지 않은 스마트폰 사용 시

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시간이 많다는 것은 사고에 노

출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자

들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 상황에서의 스마트폰 사

용을 중재해주는 시스템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V. Proposal of Smartphone

Intervention System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 확인을 통해서 실험 참가자들이 위험

상황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위험 상황에

서도 긴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와 같이 위험한 상황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은 교통사고 및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스마트폰 사용에 

의한 교통사고의 발생률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

트폰 사용 중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사용을 중재하기 

위한 스마트폰 사용 중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중재 시스템은 크게 3가지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 스마트

폰 사용 중재는 주변 환경 센싱 프로세스와 위험 상황 인지 프

로세스, 스마트폰 제어 프로세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설정에 

따라 스마트폰 제어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주변 환경 센싱 프로세스는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

으로 센싱 하는 프로세스이다. GPS 좌표를 통하여 좌표 및 정

확도에 따라 실내인지 야외인지를 구분하고, 사용자의 활동 상

태 값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위험 상황 인지 프로세스는 사용자의 장소 상태 값인 실내, 

실외 값과 사용자의 활동 상태 값을 이용하여 현재 스마트폰 사

용자의 상태가 앞서 정의한 위험한 상황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스마트폰 제어 프로세스는 위험 상황 인지 프로세스를 통하

여 받은 위험 상황 정보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제어 또는 제

어 해제를 하게 된다. 스마트폰 제어는 사용자 설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알림 지연과 스마트폰 부분 잠금, 스마트폰 전체 잠

금으로 나누어진다. 

알림 지연 기능은 위험 상황일 때 온 메시지와 앱의 알림, 

SNS의 알림 등을 알림 지연시키고 사용자의 상황이 안전한 상

황으로 전환되었을 때 지연시켜 놓은 알림을 사용자에게 알리

는 기능이다. 사용자에게 스마트폰 사용 자극으로 작용하는 알

림을 안전한 상황으로 상태 값이 변할 때까지 알림 지연을 함

으로써 위험 상황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

와준다. 또한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알림을 지연하는 것이 아니

라 위험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위주로 알림

을 지연 시킬 수 있도록 하여 스마트폰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스마트폰 부분 잠금 및 전체 잠금 기능은 위험 상황에서 스

마트폰의 설정에 따라 스마트폰 기능을 제한하는 기능이다. 부

분 잠금은 위험 상황일 경우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고 전체 잠금 기능은 위험 상황일 경우 안전한 상

황으로 변경될 때까지 스마트폰의 전체 기능이 잠기도록 설계

하였다. 단, 위급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긴급 스

마트폰 제어 해제 버튼을 통하여 스마트폰 제어 기능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 그림 10은 스마트폰 중재 방법에 대한 순서도이다. 스마

트폰 사용 중재는 배터리 소모를 고려하여 10초 주기로 스마트

폰 센서를 통하여 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스마트폰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주기적으로 수집한 주변 환경 자료는 

GPS 좌표, 사용자 운동 상태 정보와 정확도 값으로 구성된다.

Fig. 10. Flowchart of Smartphone 

Interven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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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정확도를 확인한다. 정확도 값이 

80미만이면 주변 환경 정보를 재요청하고, 80 이상이면 사용자

의 상황 분석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GPS 좌표를 이용하여 사용

자의 현재 위치가 실내인지 실외인지를 판단한다. 실외 조건이 

아니면 스마트폰 제어 해제 상태로 이동하고, 실외 조건이라면 

다음 조건인 사용자의 상태 확인을 수행한다. 사용자의 상태가 

Still 또는 Tilting 조건이라면 스마트폰 제어 해제 상태로 이동

하고, Vehicle, on Foot, Running, on Bicycle 조건의 경우 알

림 지연 또는 스마트폰 잠금으로 스마트폰 제어가 이루어진다.

Ⅵ. Conclusions

본 논문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실제 사용 정보 분석을 통하

여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 확인과 스마트폰 사용 중재 시스템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실험 참가자들로부터 약 두 달 동안의 스마

트폰 사용 정보를 수집하였고, 사용 정보를 토대로 위험 상황에

서 얼마나 빈번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와 알림에 대한 실시

간 응답률을 확인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의 약 12% 정도가 위험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약 5% 정도의 

스마트폰 사용이 운전 중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위

험 상황에서 스마트폰 알림에 따른 실시간 응답률은 약 66%로 

상당히 높은 실시간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험 상황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험 상황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중재

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위험 상황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중재 시

스템은 주기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주변 환경 분석과 위험

상황 인지를 통하여 위험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제어함으로써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향후 스마트

폰 사용 중재 시스템 구현을 통하여 설계안에 대한 검증을 수

행할 예정이며, 수집한 스마트폰 사용 데이터와 구현된 사용 중

재 시스템을 오픈 소스로 제공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실제 

수집 데이터와 오픈 소스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중독 또는 과몰

입 방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교

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중재와 절제력 부족의 

문제를 지원하여야 하는 시스템 등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

스템을 확장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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