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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test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university student’s stress, personal 

relationships and psychological anxiety, and then suggest som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basing on the analytical result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survey targeting on 416 university 

students was conducted. The analytical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psychological anxiety 

moderates the relation between the stress, personal relationship and smart phone addiction. This 

study suggested some implications basing on this analyt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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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최근 우리사회는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 다양한 기   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가입자 수가 4천만 명 이상으로 증

가하였다[1]. 이러한 스마트폰의 기능은 미디어 역할로 일상

생활에서 특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고한 

장점도 있지만,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스마트폰 중

독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2014) 스마

트폰의 중독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중독위험군"비율

은 이용자의 14.2%로 나타났으며, 전년(11.8%)도에 비해 

2.4%가 증가”되었다. 이들 중에는 대학생이 차치하는 스마트

폰 중독 위험군 비율은 20.5%로 나타났으며, “직업이 없는 성

인학생(20.5%) 대부분이 무직자(18.3%)와 전문/관리직 

(11.8%)보다 높게” 나타났다(스마트폰 이용자 만 3세~59세, 

1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함)[2]. 이처럼 스마트폰 중독은 청

소년에 비해 대학생도 예외는 아니다. 즉, 과도한 스마트폰 사

용은 교육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일부 학생들

은 수업 중에도 “책상 위에 교재 위주보다 스마트폰을 주시하

는 성향이 있어 시급한 개선책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선행연구에서[3]는 10대 소녀는 “한 달 동안에 무려 3000

여건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하루 깨어있는 시

간 매 10분 간격으로 100여건의 메시지를 보내며 “고독을 느

낄 틈이 없었다”고 제시하고 있다[4]. 또 다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지금하고 있는 일(공부)에 방해가 된

다”는 비율이 37.9%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가 

45.8%로 높게 나타났다[2]. 또한 스마트폰에 장시간 몰두하

다가 사용을 중단하거나 줄였을 때에는 “초조, 불안과 폭력성

이 나타나고, 학업, 건강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

다”고 지적했다[5].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회적 불안감과 수

줍음이 많고 대인관계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대인적 매체를 과

도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7]. 강희양・박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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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맺는 가상적 상황에서 “또래집

단의 관계는 크게 지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직접적인 

접촉의 기회가 감소됨으로써 현실세계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

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는 성인기 초기 대학에서 

“다양한 대인관계 형성에서 비롯되는 학문적 교양과 지식, 장

래에 대한 진로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고, 

사회성 발달을 저해시킬 것”으로 보았다. 이외에도 한현지[9]

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심각한 정신병리학적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수면부족과 눈 건강의 악화 등 신체적 

건강에도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보화시대

에 필수적인 스마트폰 사용은 점차 확대 되는 반면, 여기에 상

응하는 스마트폰의 중독 위험군은 또 다른 변이가 추가되면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은 지속적으

로 진행되고 있지만,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적인 특성을 제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가 심각한 시점에서 의의가 있

다고 판단되어 스마트폰 중독에 영양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인관계가 스마트폰 중독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해 보았다.

둘째,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인관계가 심리적 불안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 보았다.

셋째,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인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

이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다. 

Ⅱ. Theoretical Background

1. The Concept of Smart Phone Addiction

스마트폰 중독(Smartphone addiction)이란 사전적   의미

는 “일상생활을 간섭할 정도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장애를 가리키며 중독 위험군” 이라고도 한다. 중독은 과도한 

즐거움과 만족으로 인해 많은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그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10]. 또한 중

독이란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지속되는 행위”로써 

“타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자신의 심리적 행위에서 비롯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11]. 비슷한 연구에서 중독의 개념을 

살펴보면 ‘정신적 의존증’이라고 한다. 이는 “습관성 중독

(addiction, 갈망, 탐닉)으로 심리적 의존(Psychological 

dependence)이 있어 계속적인 물질을 찾는 행동”을 하며“신

체적 의존이 있어 복용을 중단하지 못하며 신체적・정신적 건

강을 해치는 상태”를 말한다[12]. 이외에도 스마트폰 중독이

란 스마트폰에 내제되어 있는 다양한 기능에 대한 과다사용의 

몰입으로 통제력을 상실하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심각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현실세계

보다 가상공간에서는 대인관계형성에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고 정의 하였다[13]. 그러나 중독의 개념은 통합적인 관점에

서 여러 다양한 범주로 확장 되는 추세이나, 스마트 폰에 대한 

중독이나 과다사용과 같은 자기 절제나 통제 등의 관련 진단 

기준은 아직도 사회적인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중독과 과다사용에 명칭은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혼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 폰 중

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요인으로 “스트레스와 대인

관계가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여 심각한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 한다”고 정의 하였다.  

2. Factors affecting on Smart Phone

Addiction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조현

옥[14]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높으면 삶에서 문제 상

황을 스트레스로 지각하여 일상생활을 예측하기 어렵고, 통제

가 불가능한 과도한 부담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는 “스트레

스 상황에서 발생한 두려움이 강화되어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몰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제시하였다.[15] 그러나 인터넷 중독은 사회적 고립

을 가져오고 대인관계 만족이 낮은 반면, 휴대전화 중독은 적

극적 대인관계 유형에서 높게 나타나 기존의 연구들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16]. 또한 유럽의 성인대상 연구에

서는 “SNS 사용이 실질적인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만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 밖에도 오지희[18]

는 “사회적 상황에 의해 자신의 능력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불

안감이 높아질수록 스마트폰 의존도와 이용정도가 점점 증가”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중독의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

해 각각 다르게 보여주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스마

트폰 중독의 영향요인을 개인적 요인인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로 보았으며, 또한 개인적요인인 스트레스와 대인관계에서 오

는 심리적 불안이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탐색 하고자 하였다.

2.1 Personal Factors

2.1.1 Uiversity Student’s Stress and Smart 

Phone Addiction

대학생은 사회적인 위상이나 경제적인 능력에 취약   하여 

별다른 보호막 없이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필연적

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들 문제는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미흡, 전공공부 부적응, 생계형 아르바

이트, 취업준비 등의 극심한 생활환경으로 졸업을 미루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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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호선・장승옥[16]은 “스트레스

는 적응과업의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학생활 적응

을 저해하며, 스마트폰 중독이나 미디어 중독을 유발하는 원

인이 된다”고 하였다. 김송화[19]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과

도한 스트레스는 자신에게 근심, 침울함, 무력감 및 무가치함

을 나타내는 정서장애 및 자신감, 성적 등으로 학교적응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이들은 스트레스로 인

한 현실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폰의 가

상세계에 접근하여 주로 게임을 즐기는 편이었는데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가 49.4%로 나타났다[1]. 그러나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에는 청소년과 달리 대학생은 그 누구에

게도 재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우려를 낳을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건전한 학문 활동을 위하

여 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심리적 불안과 스마트폰 중

독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스트레스 요인을 설정

해 보았다. 

 2.1.2. University Student’s Personal 

Relationship and Smart Phone Addiction

우리는 성장하면서 사회를 형성하며 타인과 다양하면서도 

무수한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를 맺게 된다. 이러한 

대인관계를 황현정[20]은 “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

끼며, 타인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심리 지향성을 

지니며 두 사람 이상 사이의 관계”로 보았다. 또한 대인관계는 

사회성의 발달만이 아니라 지적(知的) 능력과 정서적 특징의 

발달로 인하여 교우관계, 이성관계, 동료관계, 부모관계 등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인관계에는 

긍정적인 경험만 있는 것은 아니며, 부정적인 경험은 자신에

게 큰 사회적 고립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즉, 산업화에 따른 물

질문명 사회에서는 “대인관계를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아닌 

자신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서 생각하

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

다[21]. 오영희[22]는 “대인관계에서의 받은 상처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설명하면 인지적 요인은 타인과 자신에 대한 인식변화로서 사

고・장애 및 주의집중 곤란을 들 수 있으며, 정서적 요인에는 

분노, 배신감 우울, 억울함 및 불안을 설명 하였으며, 행동적 

요인에는 관계 악화, 일상생활 장애, 회피 등을 표본으로 보았

다. 특히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하면 대인결핍증과 같은 

증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면 불편하고 어색하며 대화하는 것

이 싫어서 직접적인 접촉을 꺼려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김

병년・고은정・최홍일[13]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가 부족하

고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정성화[23]의 연구에서도 “대인불안

과 휴대전화 중독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대인관계가 부족한 사람일수

록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가상세계에 집

중적으로 의존할 것’으로 보았다. 

2.2.  Psychological Anxiety

대학생의 심리적 불안은 학업과 사회생활로 누구에게나 경

험한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은 “의욕과 목표달성을 위한 성취

동기를 저하시키며 심할수록 통제가 불가능한 부정적인 사고”

를 지니게 된다. 그런가 하면 “심리적 불안은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 긴장으로 불쾌한 정서를 경험

하는 주관적・자의적 상태”를 의미한다[24]. 또한 “과중한 스

트레스의 경험과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불안한 사람은 강도에 

따라서 공황장애처럼 강렬한 불안과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는 

불안장애가 있는 반면, “비교적 약한 불안은 지속적으로 경험 

한다”고 하였다[25]. 이러한 불안장애를 경험한 사람을 연구

한 Bianchi 와 Phillips[26]는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사람

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고, 대인적 매체를 과도하

게 이용하는 중이용자들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심

리적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불안감을 해소하거나 혹은 회

피하려는 동기로 스마트폰 사용에 몰입할 것으로 보았다. 실

제 박수빈[27]은 중학생 학교생활 적응에서 “스마트폰 중독

이 증가할수록 심리적 불안 수준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외에도 임경자 외[28]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대인결핍

증, 편집증, 우울, 공포불안 등이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의 개인적 요인인 스트레스와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우려나 

두려움, 또는 초조, 과민성 등을 심리적 불안’으로 보고, 이를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Ⅲ.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의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서 개인적요인의 스트레

스와 대인관계를 선정하였으며, 매개변수로 심리적불안, 종속

변수로는 이직의도를 선정하였다. 이들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면 (그림 1)과 같고, 가설 설정은 

<표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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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인

독립

변수
β t R2 F

채택

여부

심리

적불

안

스트

레스
.467 9.510**

.46

3

117.77

0**

채택

대인

관계
.564

12.073*

*
채택

종속

변인

독립

변수
β t R2 F

채택

여부

스마

트폰 

중독

스트

레스
.432

8.180*

*
.383

47.444

**

채택

대인

관계
.510

9.780*

*
채택

Table 1. Establishing a Hypothesis

구분                  내    용

가설

1
스트레스는 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대인관계는 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대인관계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심리적 불안은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간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심리적 불안은 대인관계와 스마트폰 중독 간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Ⅳ. Empirical Analysis

1. Data Collection

본 연구는 J 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5년 4월 25일부터 6월 15일까

지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방법은 면대면 및 현장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416명을 대상으로 빈

도분석,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다중회귀분석, 매개회귀분석

을 통해 측정도구를 검증하였다. 

2. Test of Measurement Scale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의 적재값을 나타냈다. 먼저 본 연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추출 모델로는 주성분분석법을 사용하였고, 요인적재치

의 단순화를 위해서 직각회전 중 Varimax 방식을 택하였다. 이 

때 요인의 수는 아이겐 값(Eign value)이 1이상인 범주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며, 분석에는 KMO(Kaiser-Meyer-Olkin) 검증을 실

시하였다. 각 요인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 0.926, 

대인관계 0.954, 심리적 불안 0.954, 스마트폰 중독 0.952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KMO 값이 0.90이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0.50이하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모든 변수의 KMO 값이 0.80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타당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3>은 신뢰도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독립변

수인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종속변수인 스마트폰 중독, 매개변

수인 심리적 불안 등 4개의 측정 항목에 대한 Cronbach ⍺계

수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0.6이상을 기

준으로 신뢰성을 평가하므로  본 연구에서 구성하는 요인들의 

항목들은 모두 신뢰할 만 하다고 볼 수 있다.

변수

명

설문 

항목

수

Cronbac

h⍺ 점수의미

독립

변수

스트

레스

27

문항
0.931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

수준이 높음

대인

관계

40

문항
0.961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

수준이 높음

종속

변수

스마

트폰 

중독

15

문항
0.886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

수준이 높음

매개

변수

심리

적 

불안

21

문항
0.938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

수준이 높음

Table 2. Analytical Result of Reliability

3. Test of Research Hypothesis

스트레스와 대인관계가 심리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 3>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대인관계(β=.564, p<.01)가 심리적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은 F값이 117.770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의 설명력이 

0.463으로서 보통 수준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가설 1

과 가설 2가 모두 채택되었다.

 Table 3. The Effects of Stress and Personal Relationship 

on Psychological Anxiety

*p <.05,  **p<01,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스트레스와 대인관계가 스마트

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아래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스트레스(β

=.432, p<.01)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모형은 F값이 47.444로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두 변수의 설명력이 0.383으로서 보통 수준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가설 3과 가설 4 모두 채택되었다.

Table 4. The Effects ofStress and Personal Relationship 

on Smart Phone Addiction

*p <.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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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독립

변수

종속

변수
R2 β t

채택

여부

1
스트

레스

심리적 

불안

.13

8

. 3 7

2

8.157

**
채택

2
스트

레스

스마트

폰 중독

.18

7

. 4 3

2

9.753

**
채택

3

스트

레스 스마트

폰 중독

.19

0

. 4 1

0

8.602

**

채택심리적

불안

. 2 5

9

4.227

**

단

계

독립

변수

종속

변수
R2 β t

채댁

여부

1
대인

관계

심리적 

불안
.360 .600

15.262

**
채택

2
대인

관계

스마트폰 

중독
.055 .235

4.912*

*
채택

3

대인

관계
스마트

폰 

중독

.063

.169
2.832*

*

채택심리적 

불안
.138 2.398*

그 다음으로 심리적 불안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

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이용해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서는 3단계를 만족해야 하는데 1단계는 독립변인

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해야 하며, 3단계는 독립변인

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도록 하는 회귀분석

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하면서 3단계에서

의 독립변인의 효과가 2단계에서의 독립변인의 효과에 비해 

유의하게 줄어들어야 한다. 또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

에 넣었을 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미하다

면 매개변인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질 것이고, 독립변인과 매개

변인을 동시에 넣었을 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면 완전매개효과를 지닌다고 결론지을 수 있

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 5를 검증하였다. 아래 <표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

인 스트레스가 심리적 불안과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개변수 확인의 1, 2단계를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을 동시에 투입한 3단계 다

중회귀분석에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모두 스마트폰 중독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중독

에 대한 스트레스의 회귀계수가 제3단계에서 보다는 제2단계

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 분석절차 제 

3단계의 조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5는 채택되

었다. 

Table 5. Moder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Anxiety 

*p <.05,  **p<01,

다음은 동일한 방법으로 가설 6을 검증하였다. 아래 <표 6>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대인

관계가 심리적 불안과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개변수 확인의 1, 2단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와 심리적 불안을 동시에 투입한 3단계 

다중회귀분석에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모두 스마트폰 중독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대인관계의 회귀계수가 제3단계 보다는 제2단계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 분석절차 제 3단계의 

조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6은 채택되었다. 

Table 6. Moder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Anxiety 

*p <.05,  **p<01,

Ⅴ. Discussion and Implications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가 심각한 시점

에서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인관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

는 영향과, 스트레스, 대인관계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심리적 

불안이 매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권석만[25]은 대학생들이 과

중한 스트레스의 경험과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안한 사

람은 강도에 따라서 공황장애처럼 강렬한 불안과 극심한 불안 

장애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와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대인관계는 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Bianchi와 Phillips [26]의 연구에서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은 심리적 불안을 더 많이 느끼고, 대인

적 매체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중이용자인 것”으로 보았는데 

본 연구와 같은 맥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중독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1]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 49.4%가 스트레스를 해소하

기 위해 주로 스마트폰으로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는 연구결

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인관계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희[18]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감

이 높아질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증가 한다”고 하였다. 본 연

구와 같은 주류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심리적 불안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송화[19]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와  박수빈[27]

의 “심리적 불안이 높은 사람은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대인관계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심리적 불안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연정[20]은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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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는 사회적 활동을 고립시키는 연구결과”와 김병년 외

[13]의 연구에서 “대인관계가 부족하고 사회적 지지가 낮을

수록 인터넷 중독이 높다”라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을 이룰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요인의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가 시사하는 큰 의의는 대학생들 스마트 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이해하고자 하는데 있

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5시

간 이상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대학생들이 전체 응답자 416명 

중 115명(27.6%)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도 200회 이

상 121명(29.1%)”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대면을 통한 대

화보다 문자메시지가 의사소통하기가 편해서가 279명

(67.1%)”로 집계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스마트폰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중독요인에 

또 다른 요인들이 탑재돼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척도를 보완

하여 탐색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인관계가 스마트폰 중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학에서 전공과목 위주의 교육으로 취

업지원에 비중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양과목에 인문학을 

비롯한 교양특강 등의 이수 비율도 확대 조정되어야 할 것으

로 보았다. 이는 단순한 대인관계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인간관계의 지식과 지능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스트레스는 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스트레스는 현재까지 갖추어진 긍적적인 기능을 순식

간에 소멸’ 시킬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동

아리모임 활동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대학문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에서 교수법 개선이나 개별 심리상담을 

담당하는 전문가 배치가 요구되며, 가정에서는 부모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함을 지적할 수 있다. 

넷째, 심리적 불안이 스마트폰의 중독의 영향에 미치는 원

인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상세계에서 안정을 취하고자 하

는 행위로서 자신을 회피하는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병

리적인 폐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 인격, 성

격을 교육과 훈련으로 특단의 대책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

다. 

끝으로 국가의 경쟁력은 대학교육에서 직결될 수 있다고 본

다. 4년 동안 전공교육에 집념해야 할 시간을 스마트폰의 가

상세계에서 소비한다면 우리사회는 많은 경쟁력을 잃어 레드

오션(red ocean)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에서 비록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의 단면적인 성격을 내포하

고 있지만, 추후에는 우리사회의 중독의 양면적 병리현상을 

규명하여 예방과 치료까지 병행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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