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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actual uses of a smartphone and tenden-

cies for smartphone addiction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examine the effects of life stress, 

self-esteem, communication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considered to have correla-

tions with addiction, and is provided basic data to solve the problems.

Methods: The investigator analyzed data collected from 332 students in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at J University in Gyeongnam Province with SPSS 18.0. 

Results: The students scored mean 2.34±0.40 points on the four-point scale of smartphone addiction 

tendencies, 1.70±0.43 on the life stress scale, 2.99±0.32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scale, 2.80±0.42 on the self-esteem scale, and 2.83±0.39 on the Communication ability scale.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ir smartphone addiction tendencies according to such general characteristics 

as the grade(p<.05), perceptions of a smartphone(p<.001), and hours of using a smartphone(p<.001). 

They had differences in life stress according to the grade(p<.01). Their smartphone addiction ten-

dencies increased according to higher percentage of a smartphone(β=.360, p<.001), longer hours of 

using a smartphone(β=.225, p<.001), and greater life stress(β=.297, p<.001). The higher their 

smartphone addiction tendencies were, the lower their self-esteem was(β=.-210, p<.001). 

Conclusions: The study provides data needed for dental hygiene students to recognize the problems 

of smartphone addiction, find improvement measures, and make effective use of a smartphone. 

Key words :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Stress of life, Self-esteem,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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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의 기본 기능인 통화는 

물론이고 인터넷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에 맞는 편의 기능을 시간, 장소에 구애받

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업무영역에서도 합리성과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켰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청소년들의 

의사소통은 주로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SNS를 이용한 의사

소통은 스마트폰 중독 경향에 영향을 미치고, 이

는 결국 대인관계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1).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이용률

은 스마트폰 보급 초기인 2012년 53.4%에서 

2013년 68.4%, 2014년 76.1%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 2016년에는 88.7%의 이용률을 보여 이제 

스마트폰은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필수재가 

되었다.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얻는 긍정적인 효

과도 있지만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

제점 또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2).

대학생은 전체 인구집단 중 스마트폰 보유율

이 가장 높으면서 중독 위험군도 가장 많은 집단

으로 나타났다3). 또한 대학생은 중·고등학생과 

달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제가 적어, 스마트

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스마트폰 중독 경

향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

독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Kim 등4)은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경향과의 상관성, Song5)은 자아존

중감과 스마트폰 사용의 연관성을 보고하였고 

Lee6)는 의사소통, Jang7)은 대인관계 능력에 스

마트폰 중독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상황에 대처

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스마트폰 중독자의 경

우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이 감소되어 실제적인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8). 또

한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스마

트폰에 소비하는 대학생들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장애를 겪게 되며 학업성과에

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 중 치

위생과 학생들은 다른 전공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국가시험으로 인한 과중한 학습과 임상실습, 

단기간 전문지식습득 등의 원인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9), 사람들과

의 소통이 중요한 직업군으로서 다양한 인간관

계에 노출되어야 하므로, 스마트폰의 사용이 과

다해지면 치위생 현장에서 대인관계의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

폰 사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의 시점

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실태와 

스마트폰 중독경향을 알아보고 중독과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

감,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의 영향을 파악

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시켜 과도

한 스마트폰 이용과 중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점을 찾아 스마트폰 활용을 효과적으로 하

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9년 5월부터 3주간 경남에 소재

한 J보건대학의 치위생과 1, 2, 3학년 학생 370

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하고, 

조사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학생 340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기기입식 설문조

사를 통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3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Kwon10)의 설문지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문항과 스마트폰 중독경향 15문항, 생활 

스트레스 26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 의사소통

능력 10문항, 대인관계능력 21문항으로 총 87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는 총 4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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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문항이며, 하위요인은“일상생활장애”,“금단”, 

“내성”, “가상세계지향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

항의 점수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

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고, 4, 10, 15번 문항은 

역문항으로 역 채점하였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

수록 스마트폰 중독 경향이 높음을 의미하였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62이었다.

생활스트레스 척도는 대학생의 당면과제 영역

으로 이뤄진 학업문제, 경제문제, 장래문제, 가치

관문제로 4개 하위요인인 26문항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묘사하고 있

으며, 각 문항의 점수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조금 그렇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 4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된다. 점

수가 높을수록 생활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18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인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범위는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

점,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

며, 2, 5, 6, 8, 9번 문항은 역 문항으로 역 채점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808이었다.

의사소통능력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

며,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

력, 집중력, 상호작용 관리, 표현력, 지지, 즉시

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 간파, 

반응력, 잡음 통제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의 점수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

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고, 10, 11번 문항은 역 문

항으로 역 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

통 능력이 좋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835였다.

대인관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총 7개의 하

위요인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

성, 개방성, 이해성에 대한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

우 그렇다”4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된다. 총 점

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

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899였다.

2.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들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술통

계로 분석하였고,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및 Duncan 사후 검정을 실

시하였다. 측정도구의 동질성 평가를 위한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alpha로 검증하였고, 일반

적 특성과 스마트폰 중독경향, 생활스트레스, 자

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은 t-검정

(t-test)과 ANOVA를 시행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é 

analysis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일반적특성 및 생활스트레스, 자아존

중감,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이 스마트폰중

독 경향성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자 97.9%(325

명), 남자 2.1%(7명)이었고, 학년은 1학년 

39.2%(130명), 2학년 33.4%(111명), 3학년 

27.4%(91명)이었다. 동거인으로 부모님이 73.2% 

(243명)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중요가 46.7%(155명), 매우 중요 

33.1%(110명), 보통 16.6%(55명), 대체로 중요하

지 않음 3.6%(12명)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1일 평균 4시간~5시간미만이 

23.5%(78명)로 가장 많았고 3시간~4시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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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9명), 7시간 이상 18.4%(61명) 순으로 평

균 5.47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Variable Categories N(%) Mean(SD)

Gender
Male 7(2.1)

Female 325(97.9)

Grade in DH college

1 130(39.2)

2 111(33.4)

3 91(27.4)

Living with

parents 243(73.2)

Alone 59(17.8)

friends 7(2.1)

Relative 7(2.1)

Others 16(4.8)

Perception about
importance of
smartphone

Generally not important 12(3.6)

Normal 55(16.6)

Generally important 155(46.7)

Very important 110(33.1)

Daily time spent
for using
smartphone

Less than 1 hours 2(0.6)

5.47
(1.69)

1~2 hours 6(1.8)

2~3 hours 29(8.7)

3~4 hours 69(20.8)

4~5 hours 78(23.5)

5~6 hours 49(14.8)

6~7 hours 38(11.4)

More than 7 hours 61(18.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32)

3.2. 측정 변수의 서술적 통계

스마트폰 중독 경향의 평균은 4점 척도를 기준

으로 2.34±0.40 이었다. 스마트폰 중독 경향의 4

가지 하부요인 중 항목평균이 가장 높은 항목은 

가상세계지향성 2.66±0.46이었고, 항목평균이 가

장 낮은 항목은 금단 1.84±0.50으로 나타났다.

생활스트레스의 평균은 1.70±0.43으로, 생활스

트레스의 4가지 하부요인 중 항목평균이 가장 

높은 항목은 학업문제 2.11±0.62이었고, 항목평

균이 가장 낮은 항목은 경제문제가 1.46±0.53으

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2.99±0.32로, 대인관계 

능력의 6가지 하부 요인 중 항목평균이 가장 높

은 항목은 민감성 3.11±0.44 이었고, 가장 낮은 

항목은 개방성 2.88±0.43으로 나타났으며 자아

존중감 평균은 2.80±0.42, 의사소통능력 평균은 

2.83±0.39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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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Mea±SD Min Max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2.34±0.40 1.07 3.67

Difficulty of daily living 2.36±0.47 1 4

Prohibition 1.84±0.50 1 3.5

Tolerance 2.42±0.54 1 3.75

Directivity virtual world 2.66±0.46 1 4

Stress of life 1.70±0.43 1 3.46

Academic problem 2.11±0.62 1 4

Economic problem 1.46±0.53 1 3.71

Issue about future 1.63±0.45 1 2.88

View of Values 1.67±0.56 1 4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2.99±0.32 1.71 4

Satisfaction 2.98±0.39 1.75 4

Trust 2.93±0.39 1.67 4

Friendliness 3.04±0.40 1.67 4

Sensibility 3.11±0.44 1.5 4

Openness 2.88±0.43 1.2 4

Understanding 3.07±0.40 2 4

Self-esteem 2.80±0.42 1.6 3.8

Communication ability 2.83±0.39 1.73 3.87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33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경향,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대

인관계능력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경향은 학

년별(p=.021),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 (p=.000), 

스마트폰 사용시간(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1, 3학년 보다 2학년에서 중독 경향

이 높게 나타났고,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이 대체

로 중요하지 않음에서 매우 중요함으로 갈수록 ,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중독 

경향의 평균점수도 증가하였다. 생활스트레스 역

시 1, 3학년 보다 2학년에서 높게 나타나

(p=.0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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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Levels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Stress of life Self-esteem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Mea±SD F/t p
Mean
(SD)

F/t p
Mean
(SD)

F/t p
Mean
(SD)

F/t p
Mean
(SD)

F/t p

Gender
Male 2.08±0.32

0.721 0.396
1.66(0.24)

2.265 0.133
2.90(0.37)

0.547 0.460
2.79(0.31)

1.103 0.294
3.01(0.35)

0.086 0.769
Female 2.35±0.40 1.70(0.44) 2.80(0.42) 2.8(0.39) 2.99(0.32)

Grade in DH 
college

1 2.32±0.40a

3.930 0.021*
1.62(0.39)a

5.365 0.005**
2.82(0.44)

1.091 0.337
2.83(0.41)

0.497 0.609
3.03(0.33)

2.429 0.0902 2.42±0.36b 1.80(0.48)b 2.75(0.36) 2.85(0.36) 2.96(0.27)
3 2.28±0.44a 1.69(0.42)a 2.8(0.44) 2.79(0.38) 2.95(0.35)

Living with

parents 2.35±0.40

0.256 0.906

1.72(0.45)

1.702 0.149

2.79(0.43)

0.912 0.457

2.81(0.38)

0.387 0.818

2.98(0.31)

1.085 0.364
Alone 2.33±0.40 1.69(0.38) 2.82(0.41) 2.86(0.43) 2.99(0.38)
Friends 2.42±0.41 1.69(0.54) 2.70(0.25) 2.88(0.23) 2.88(0.22)
Relative 2.28±0.30 1.34(1.61) 2.69(0.20) 2.94(0.35) 3.21(0.40)
Others 2.28±0.46 1.58(0.40) 2.96(0.41) 2.85(0.38) 3.01(2.23)

Perception 
about
importance 
of
smartphone

Generally not 
important 

1.92±0.31a

27.484 0.000***

1.74(0.41)

2.089 0.102

2.76(0.46)

0.720 0.541

2.59(0.36)

2.102 0.100

2.76(0.42)

2.360 0.071
Normal 2.06±0.36a 1.61(0.36) 2.88(0.39) 2.82(0.35) 2.97(0.31)
Generally 
important

2.33±0.34b 1.68(0.45) 2.79(0.42) 2.86(0.37) 3.00(0.30)

Very important 2.54±0.40c 1.77(0.44) 2.79(0.42) 2.81(0.42) 3.01(0.34)

Daily time 
spent
for using
smartphone

Less than
1 hours

2.50±0.47ab

8.501 0.000***

1.40(0.41)

1.223 0.289

2.50(0.14)

0.611 0.747

3.03(0.52)

0.584 0.769

3.57(0.61)

1.498 0.167

1~2 hours 2.16±0.59a 1.69(0.35) 3.0(0.37) 2.88(0.49) 3.11(0.47)
2~3 hours 2.14±0.43a 1.61(0.41) 2.8(0.39) 2.74(0.38) 2.95(0.26)
3~4 hours 2.17±0.37a 1.64(0.40) 2.78(0.49) 2.87(0.40) 3.03(0.35)
4~5 hours 2.33±0.38ab 1.67(0.45) 2.83(0.39) 2.80(0.39) 2.95(0.30)
5~6 hours 2.30±0.37ab 1.71(0.44) 2.8(0.38) 2.87(0.40) 2.98(0.28)
6~7 hours 2.49±0.2ab 1.78(0.49) 2.76(0.39) 2.80(0.39) 3.0(0.26)
More than
7 hours

2.60±0.36b 1.80(0.43) 2.75(0.43) 2.84(0.41) 2.9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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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stress of life, self-esteem,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3.4 스마트폰 중독경향,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상관분석

스마트폰 중독경향,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

감,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의 관계를 본 상

관분석 결과는〈Table 4>와 같다. 스마트폰 중독

경향과 생활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스마트폰 중

독경향 점수가 증가할수록 생활스트레스 점수가 

증가하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0.367, p<.001), 스마트폰 중독경향과 자아존

중감, 의사소통능력의 상관관계는 스마트폰 중독

경향 점수가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r=-0.309, 

p<.001), 의사소통능력(r=-0.126, p<.05)의 점수

가 감소하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생활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대

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는 생활스트레스 점수가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r=-0.336, p<.001), 의사

소통능력(r=-0.135, p<.05), 대인관계능력

(r=-0.214, p<.001) 점수가 감소하는 부(-)적인 상

관관계를 보였고,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는 자아존중감이 증가

할수록 의사소통능력(r=0.353, p<.001), 대인관계

능력(r=0.396, p<.001) 점수가 증가하는 정(+)적

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 점수 증가하는 정(+)적

인 상관관계를 보였다(r=0.62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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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Stress of life Self-esteem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1

Stress of life 0.367*** 1

self-esteem -0.309*** -0.336*** 1

Communication ability -0.126** -0.135** 0.353***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0.106 -0.214*** 0.396*** 0.627*** 1

**p<0.01, ***p<0.001 by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4. Correlation of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Stress of life,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N=332)

3.4 스마트폰중독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스마트폰 중독 경향은 스마트폰 비중(β=.360, 

p<.001)과 스마트폰 사용시간(β=.225, p<.001), 

생활 스트레스(β=.297, p<.001) 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졌고, 스마트폰중독 경향이 높을수록 자아존

중감(β=.-210, p<.001)이 낮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연관성을 보였다(Table 5).

Classification B SE β t P R2/AD R2 F
Durbin 
Waston

Gender -0.051 0.137 -0.018 -0.369 0.713

0.242 / 
0.232

21.009

1.908

Grade in DH college -0.020 0.024 -0.040 -0.820 0.413

Living with -0.005 0.020 -0.012 -0.243 0.808

Perception about
importance of 
smartphone

0.182 0.027 0.360 6.937 <.001***

Daily time spent
for using smartphone

0.053 0.012 0.225 4.328 <.001***

Stress of life 0.281 0.050 0.303 5.661 <.001***

0.178 / 
0.168

17.661

self-esteem -0.211 0.055 -0.219 -3.813 <.001***

Communication ability -0.061 0.068 -0.059 -0.907 0.365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0.105 0.084 0.083 1.245 0.214

SE: standard error, DH: dental hygiene. AD: adjusted. 
***p＜0.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able 5. The effec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Stress of life,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n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N=332)

4. 고찰

본 연구는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필수재가 

된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어 치위생과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실태와 

중독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과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

점을 인식시키고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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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치위생과 

학생들의 1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은 4시간이상 

사용하는 학생이 68.1%(226명)으로 가장 많았

고, 평균 5.47±1.69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Kwon10)의 연구에서 4시간 이상 사용 

36.3%보다 높았으며, Aljomaa 등11)의 64.7%보

다 높아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전반적으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5G나 WiFi를 통

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무선인터넷에 접속

이 가능하며, 앱 스토어를 통해 개인 취향에 맞

는 다양한 콘텐츠의 앱을 추가하여 효율성과 편

리성이 있으므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중독 경향의 평균은 2.34±0.40이었

고, 하부요인 중 현실보다 가상공간에서 편안함

을 느끼는 가상세계지향성이 2.66±0.46으로 높았

으며 금단이 1.84±0.50으로 Kwon10)의 중독경향 

평균점수 2.29±0.47와 가상세계지향성 2.61±0.58

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금단과 내성이 높게 나타

난 Lee 등4)의 연구와는 하부 요인의 순위에 차이

가 있었다. 이는 대상자의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의 하부요인에 차이가 있어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스트레스의 평균은 1.70±0.43으로 낮았으

며 하부요인 중 학업문제가 2.11±0.62로 가장 높

았고 경제문제가 1.46±0.53으로 낮게 나타나 

Kwon10)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대인관계 능력

의 평균은 2.99±0.32로 하부 요인 중 민감성이 

3.11±0.44로 가장 높았고, 개방성이 2.88±0.43으

로 Kwon10)의 대인관계 능력 3.60±0.50보다 0.61

점, Back 등12) 개방성 3.46점보다 0.58점 낮게 나

타났다. 스마트폰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

는 시간이 많을수록 대인관계 시간이 적고13) 고

립된 생활14)을 하여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한 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1일 평

균  스마트폰을 5.47시간으로 Kwon10)과 Back 

등12)의 대상자들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어 대인

관계능력 점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경향

(p<.05)과 생활스트레스(p<.01)는 학년별로 차이

가 있었고, 1, 3학년 보다 2학년에서 높게 나타

났다. 2학년은 기초, 교양교과보다 전공학습, 임

상실습 등의 전공학습 확대 등으로 부담감15)이 

커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해소하는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용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에 따라 스마트

폰 중독 경향에 차이가 있어 스마트폰에 대한 인

식이“대체로 중요하지 않음”에서 “매우 중요함”

으로 갈수록 스마트폰 중독 경향의 점수가 증가

하였고(p<.001),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증가할수

록 스마트폰 중독 경향의 평균점수도 증가하여

(p<.001)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중독경향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한 Cho 등16)의 연구 결과와 같

았다.  

스마트폰 중독경향과 생활스트레스의 상관관

계는 스마트폰 중독경향 점수가 증가할수록 생활

스트레스 점수가 증가하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367, p<.001), 스마트폰 중독경향과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의 상관관계는 스마트

폰 중독경향 점수가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

(r=-0.309,p<.001), 의사소통능력(r=-0.126, p<.05)

의 점수가 감소하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

다. 생활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는 생활스트레스 점수

가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r=-0.336, p<.001), 의

사소통능력(r=-0.135, p<.05), 대인관계능력

(r=-0.214, p<.001) 점수가 감소하는 부(-)적인 상

관관계를 보였고,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는 자아존중감이 증가

할수록 의사소통능력(r=0.353, p<.001), 대인관계

능력(r=0.396, p<.001) 점수가 증가하는 정(+)적

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 점수가 증가하는 정(+)

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r=0.627, p<.001). 그러

나 스마트폰 사용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

에 문제가 높음을 보고한 Lee 등4)과 Kim 등17)의 

결과처럼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스마트폰 중독 경향은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β

=.360, p<.001)과 스마트폰 사용시간(β=.225, 

p<.001), 생활 스트레스(β=.297, p<.001) 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졌고, 스마트폰중독 경향이 높을수

록 자아존중감(β=.-210, p<.001)이 낮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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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18)과 Heo19)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스

마트폰 중독경향과 관련이 있는 스트레스 관리

를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과 자아존중감을 높이

기 위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교육을 통해 의사

소통능력 및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이 있는 스마

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비교과프로그램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부지역 치위생과 학생 332명의 

스마트폰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중독경향과 관련

이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스마트폰 중독 예방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

구결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1일 평균 4시간~5

시간미만이 23.5%(78명)로 가장 많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경향은 학년(p<.05),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p<.001), 스마트폰 사용시

간(p<.001)에 따라, 생활스트레스는 학년(p<.01)

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스마트폰 중독경향과 생

활스트레스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0.367, p<.001), 스마트폰 중독경향과 자아존

중감(r=-0.309,p<.001), 의사소통능력(r=-0.126, 

p<.05)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마트폰 

중독 경향은 스마트폰 비중(β=.360, p<.001)과 

스마트폰 사용시간(β=.225, p<.001), 생활 스트레

스(β=.297, p<.001)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고, 스

마트폰 중독경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β

=.-210, p<.001)이 낮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자기주입식 설문지를 수

집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성 면에서 한계점

이 있고 일부 지역의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였기에 치위생과 대학생 전체를 일반화하

기에 오류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 심각도에 

따라 각 집단은 이질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군별 분석을 실시하지 못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고위험군을 비롯한 잠

재적 사용자군과 일반 사용자군별로 특성을 비

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

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

감,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의 연관성을 파

악하여 올바른 스마트폰의 사용을 위한 구체적

인 지침 개발의 필요성을 알고 스마트폰 중독 예

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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