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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간호과에 재학 인 학생의 스트 스 처유형, 인 계 능력  자존감이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스마트폰 독을 방하기 한 효과 인 재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

되었다. 자료는 2016년 3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간호과 학생 169명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t-test, ANOVA,
다 회귀분석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독 험군이 32%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
해본 결과, 일반  특성  스마트폰 사용특성에서 동아리유무, 스마트폰 사용동기와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주요변수에서 
스트 스 처유형의 하 역 문제 심, 희망  측과 자존감이 스마트폰 독의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문제 심(
=-3.278, p=.031)과 희망  측(=.117, p=.044)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존감(=-3.149 p=.009)이 낮을수록, 동아리(=2.744
p=.019)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스마트폰 사용동기(=-1.122 p=.003)가 의사소통을 해서일수록, 스마트폰 사용시간(
=2.975 p=.000)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측되었으며 설명력은 43.6% 다. 따라서 간호과 학생의 
스마트폰 독을 방하기 해서 일반  특성  스마트폰 사용특성을 포함한 향변인들을 고려하여 독정도에 따른 차

별화된 재 략을 개발· 용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tress coping style,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esteem on smartphone addiction in nursing students and to provid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 
programs for smartphone addict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69 nursing students and analyzed with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by using SPSS 21.0 program. The smartphone addiction risk was shown to be 32%.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smartphone addiction were problem focused coping style ( =-3.278, p=.031), hopeful 
prediction ( =.117, p=.044), circles presence ( =2.744 p=.019), motive for smartphone usage ( =-1.122 p=.003), and
average daily using time ( =2.975 p=.000). These factors explained 43.6% of the variance in smartphone addiction. 
In conclusi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an intervention program for 
smartphone addiction, with consideration to the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outlin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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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손안의 PC라고 불리고 있을 만큼 복합 이며 첨단

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뛰어난 휴 성과 이

동성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한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기능을 조
작할 수 있으며 간편한 인터넷 근을 통해서 정보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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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빠르게 보 되고 있다

[1,2,3]. 그러나 이러한 장 으로 인해 사람들은 스마트

폰에 차 의존하게 되었으며,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래하게 되는 스마트폰 독에 한 

문제가 두되고 있다[4]. 
한, 스마트폰은 재 인터넷 독과 마찬가지로 아

동에서부터 성인까지의  연령 에 독  사용을 래

하고 있어[5]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 독의 개념에 한 정의는 아직 명확하게 

내려져있지 않지만 스마트폰에 과다하게 몰입하여 스마

트폰에 한 단과 내성을 지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

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말한다[6]. 스마트폰의 정
한 사용은 보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정

보의 근과 공유가 쉽도록 하고, 우리생활의 편리함과 
흥미를 더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은 스마트폰에 의존하거나 집착하게 만들고,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늘려야 만족이 되거나,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불안함을 느끼는 등의 스마트폰

의 역기능도 양산되고 있다[7].
학생은 스마트폰 이용자 에서 가장 많은 연령

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분의 국내 학생이 스마트폰

을 소지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잉사
용률이 29%로 고등학생 27.5%보다 높은 실정이며, 실
제로 학생의 73%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감이나 답답함을 느끼는 일종의 단증상을 보인다

[8,9]고 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한 

효과 인 근방법  재가 필요하다. 
특히 간호 학생은 타 과 학생에 비해 많은 학 을 

이수해야하며[10] 엄격한 교육과정, 과 한 학습량, 실
습 등으로 인해 스트 스를 호소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11,12]. 이러한 간호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는 부정 으로 표출될 수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의 
독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

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간호 학생은 일반 학생보다 

스마트폰 독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9,13] 아직 
간호 학생의 스마트폰 독에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 학생에 한 스마트폰 독 사

정과 재는 간호 문직으로 나아가기 한 기 단계로 

요하다고 생각된다. 
학생 상의 스마트폰 과잉사용 요인에 한 연구

에서 학생들의 스트 스,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련요인과 집 력, 충동성,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등 
일부 개인특성 요인이 스마트폰의 독  사용에 여하

고, 향을 미친다고 하 다[7,14,15]. 한, 선행연구들
에서 인불안, 외로움, 소외감 등 인 계와 련된 

학생들의 심리 인 특성들과 스마트폰의 독  사용 간

의 향을 다루고 있으며[7,14], 스마트폰 독에 스트
스와 같은 심리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16]. 
스트 스 처유형과 스마트폰 독의 계에서 학

생들이 ·고등학교 시 에 비해 시간 , 물리 으로 스

마트폰에 근하기가 쉬워 진로나 취업 등 심리 인 갈

등과 고민으로 야기되는 스트 스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스마트폰에 몰입하게 된다고 하 다[17]. 
한 학생들은 발달이론 측면에서 친구, 동료 가족 

등 주 사람들과 원만한 인 계를 형성하는 것이 성인

기 기로서 요한 발달과제이지만[18], 인 계에 어

려움을 겪는 경우에 외로움을 달래기 해 휴 화를 

선택 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 다[19]. 
따라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의 

인 계능력에 따라 독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측되

기 때문에 인 계능력이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향

과 수 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유사한 인터넷 독과 자존감 간의 계를 살펴

보았을 때, 낮은 자존감은 정체성 혼란과 소외감, 우울, 
불안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인터넷에 과몰입하게 만든

다고 하 다[20]. 스마트폰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다는 
에서 스마트폰 독 한 자존감에 향을 미친다고 

유추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 독과 자존감과의 계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의 스트 스 처유

형, 인 계 능력, 자존감, 스마트폰 독의 정도와 계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간
호 학생의 스마트폰 독에 한 재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 은 간호 학생의 스마트폰 독 정도

와 스트 스 처유형, 인 계 능력  자존감 정도를 

알아보고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한

다. 구체 인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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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  스마트폰 사용 특

성을 악한다.
둘째, 간호 학생의 스트 스 처유형, 인 계 능

력, 자존감  스마트폰 독 정도를 악한다.
셋째, 간호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특성에 따른 스트

스 처유형, 인 계 능력  자존감의 차

이를 악한다.
넷째, 간호 학생의 스트 스 처유형, 인 계 능

력, 자존감  스마트폰 독간의 계를 악
한다.

다섯째, 간호 학생의 스트 스 처유형, 인 계 

능력  자존감이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학 간호과에 재학 인 학생들의 스

트 스 처유형, 인 계 능력  자존감이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악하고, 간호 학생들
의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강원도 소재의 일개 학에서 간

호과에 재학 인 학생들을 상으로 하 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1 program에 의해 유의수  .05, 효
과크기 .5, 검정력 .80으로 하 을 때 128명이 권고되었
으며 탈락율을 고려하여, 180명을 상으로 하 다. 
상자는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자발 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하 고, 총 180명이 참여하 으나 최종 으로 응답내용

이 부족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169부를 분석하 다. 

2.3 연구도구

2.3.1 스트레스 대처유형

스트 스 처 유형은 개인이 기에 직면 했을 때, 
이 상황을 보다 낮게 조 하고 스트 스를 유발시키는 

감정을 조 하려는 의식 이거나 무의식 인 일련의 행

를 말한다. 스트 스 처유형 도구는 Lazarus와 

Folkman(1984)이 개발한 스트 스 처유형 도구를 

Han과 Oh[21]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
구는 총 34문항으로 문제 심 8문항, 희망  측 5문
항, 무 심 6문항, 사회 지지 탐색 6문항, 정  4
문항, 긴장해소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Likert 
4  척도로 “ 아니다.” 1 에서 “매우그 다”4 으

로 수가 높을수록 처유형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

다. 도구의 신뢰도는 Han과 Oh[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9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45이었다.

2.3.2 대인관계 능력

인 계능력은 두 사람 이상의 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과 문제들에 처하기 해 나타나는 사고나 

정서 는 행동 양식으로 개인의 보편 인 행동 심리 행

동  경향성을 의미하며 Buhrmester, Furman, Wittenbers, 
그리고 Resis(1988)가 개발한 인 계능력척도를 Kim
와 Kim[2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으며, Kim와 
Kim[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2~.91 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06이었다.

2.3.3 자존감

자존감은 자신에 한 정  혹은 부정  평가로 

반 으로 자신을 가치있게 생각하는 태도로 

Roesnberg(1965)가 개발한 자존감 측정도구를 Jeon[23]
가 번역한 것으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가 높
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나타내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612 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51이었다.

2.3.4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독은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일상생

활에 장애를 느끼고, 실세계보다 가상에서 더 큰 즐거
움을 느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조하고 

불안하며 더 많은 사용을 하여 만족을 느끼게 되는 상태

를 말한다. 스마트폰 독 도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9]
이 개발한 성인 스마트폰 독 척도(S-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것으로 측정된 수가 40  이상을 독 험군, 
39  이하를 일반군이라 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
는 Cronbach's α = .81 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0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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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23(13.6)

female 146(86.4)

Age
19～22 96(56.8%)
22～26 39(23.1%)
≥ 27 34(20.1%)

School record
high rank(high 30%) 41(24.3)

middle rank 99(58.6)
low rank(low 30%) 29(17.2)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dissatisfaction 43(25.4%)
normal 85(50.3%)

satisfaction 41(24.3)

Circle presence
yes 71(42.0)
no 98(58.0)

Dwelling pattern 

live off campus 46(27.2)
dormitory 37(21.9)

house of relatives 2(1.2)
commute to school 84(49.7)

Conversation time 
among parents

almost not say 5(3.0)
30min~60min 70(41.4)
≥ 60min 94(55.6)

Friend number
≥ 2 people 24(14.2)
3～4 people 64(37.9)
≥ 5 people 81(47.9)

Friend of the 
opposite sex

Yes 74(43.8)
No 95(56.2)

Smartphone using 
time

elementary school 5(3.0)
middle school 38(22.5)

2.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16년 4월 1
일까지 다. 자료수집  연구자는 상자에게 연구목
과 차에 해 설명을 하고 연구 도  참여를 철회하더

라도 불이익이 없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 으로만 

사용할 것과 익명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 다. 설문지 응답은 연구 상자들이 직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가보고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

으며, 이에 앞서 10부의 비조사를 거쳐 문항에 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 다. 연구 상자에 

한 윤리  고려를 해 연구자가 소속된 기간 내 연구

윤리심의 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번호 
::KHSIRB-15-052(RA)) 수행되었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21.0 program을 사
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 스트 스 처유형, 인 계능력, 자존감, 스마트
폰 독 수 은 실수와 평균, 표 편차를 구하 다. 일반
 특성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독 

수 차이는 Independent t- test와 One-way ANOVA를 
사용하 다. 스트 스 처유형, 인 계능력, 자존감, 
스마트폰 독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기 하여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 다.

3. 결론

3.1 일반적 특성 및 스마트폰 사용관련 특성

본 연구 상자들의 일반 인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146명(86.4%)로 부분 이었고, 연령은 19~22세 이하가 
96명(56.8%), 23~26세 이상이 39명(23.1%)이었다. 체 
상자들 에서 학업성 이 권인 상자가 99명

(58.6%)로 가장 많았으며, 상 권 41명(24.3%), 하 권 

29명(17.2%)을 차지하 다. 학교생활만족도는 보통이 
85명(50.3%)로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이 43명(25.4%), 
만족 41명(24.3%)이라고 응답하 으며, 동아리 활동 참
여 유무에서는 98명(58%)은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 거주하는 주거형태에서 부모님 

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84명(49.7%)로 가장 많았

으며, 자취가 46명(27.2%), 기숙사 37명(21.9%), 친척집 
2명(1.2%)순으로 나타났고, 부모님과의 평소 화시간
으로는 60분 이상이 94명(55.6%), 30분~60분 70명
(41.4%)이었다. 평소 어울리는 친구 수는 5명 이상이 81
명(47.9%), 3~4명이 64명(37.9%)이었으며, 이성친구가 
없는 경우 95명(56.2%)이 다. 
스마트폰 사용 련 특성을 살펴보면 처음 스마트폰 

사용시 으로는 학생때가 68명(40.2%)로 가장 많았으
며, 고등학생 58명(34.3%), 학생 38명(22.5%), 등학
생 5명(3.0%) 고, 스마트폰 사용 동기로는 다른 사람들
과의 의사소통을 해서가 88명(52.1%), 최근 유행이어
서 55명(32.5%) 등으로 악되었다. 스마트폰을 주로 사
용하는 기능으로는 카카오톡 등 SNS가 105명(62.1%)로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

간은 3시간~6시간 64명(37.9%), 1시간~3시간 56명
(33.1%), 6시간이상이 43명(25.4%), 1시간 미만 6명
(3.6%) 순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 상자의 스마트 
독수 을 알아보는 수에서 39  이하는 115명(69%), 
40  이상은 54명(32%)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and Smartphone using 
characteristic                       (n=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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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school 58(34.3)
college 68(40.2)

Motive for 
smartphone usage

the latest fashion 55(32.5)
information retrieval 8(4.7)

help studies 2(1.2)
for communication 88(52.1)

etc. 16(9.5)

Number of contact 
person

≥ 2 people 106(62.7)
3~4 people 47(27.8)
≥ 5 people 16(9.5)

User smartphoe 
function

voice communication 5(3.0)
text message 3(1.8)

game 11(6.5)
information retrieval 35(20.7)
listening to music 10(5.9)

SNS 105(62.1)

Average daily using 
time

≤ 1 hour 6(3.6)
1 hour～3 hours 56(33.1)

3 hours ~ 6 hours 64(37.9)
≥ 6 hours 43(25.4)

Smartphone 
addiction

normal 115(68.0)
addiction risk comprised 54(32.0)

3.2 스트레스 대처유형, 대인관계 능력, 자존

감 및 스마트폰 중독 수준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스트 스 처 유형, 
인 계 능력, 자존감과 스마트폰 독수 은 Table 2와 
같다. 스트 스 처유형의 6가지 하  역에서 문제 

심과 희망  측이 각각 2.75±0.43 , 2.75±0.59 으

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 지지 탐색 

2.66±0.53 , 정  심 2.61±0.49 , 무 심 

2.24±0.59 , 긴장 해소 2.22±0.53  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들의 인 계능력은 2.83±0.32
, 자존감 정도는 3.64±0.63, 스마트폰 사용 독 수
는 34.46±8.19 으로 나타났다.

Table 2. Stress coping style, Relationship ability, 
self-esteem and smartphone addiction 

(n=169)
variable Min Max M±SD

Stress coping style

Problem focused 1.88 4 2.75±0.43

Hopeful prediction 1.40 4 2.75±0.59

Indifference 1.00 3.83 2.24±0.59

Social support exploration 1.17 4 2.66±0.53

Positive regard 1.50 3.50 2.61±0.49

Ease of tension 1.20 4 2.22±0.53

Relationship ability 2.0 3.78 2.83±0.32

self-esteem 2.40 5 3.64±0.63

Smartphone addiction 19 53 34.46±8.19

3.3 일반적 특성 및 스마트폰 사용특성에 따

른 스마트폰 중독 수준 차이

상자들의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

용 독 수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동아리활동 유무
(t=-3.61, p=.000), 연령(F=1.61, p=.034), 학업성 (F=1.90, 
p=.007), 학교생활만족도(F=2.34, p=.000), 주거형태
(F=3.46, p=.000), 경제  수 (F=2.01, p=.004), 부모님
과 화시간(F=3.22, p=.000), 어울리는 친구 수(F=3.11, 
p=.000), 스마트폰 사용 시 (F=2.64, p=.000), 스마트폰 
사용 동기(F=2.48, p=.000), 하루 스마트폰 연락명수
(F=2.57, p=.000),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F=3.08, 
p=.000)과 스마트폰 독 수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3. Smartphone addi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 
and smartphone using characteristic   (n=169)

Characteristics Categories t or F p

Gender
male

-.673 .502
female

Age
19～22

1.61 .03422～26
≥ 27

School record
high rank(high 30%)

1.90 .007middle rank
low rank(low 30%)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dissatisfaction 
2.34 .000normal

satisfaction

Circle presence
yes

-3.619 .000
no

Dwelling pattern 

live off campus 

3.22 .000
dormitory

house of relatives
commute to school

Conversation time 
among parents

almost not say
3.22 .00030min~60min

≥ 60min

Friend number
≥ 2 people

3.11 .0003～4 people
≥ 5 people

Friend of the 
opposite sex

Yes
.677 .499

No

Smartphone using 
time

elementary school 

2.64 .000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Motive for 
smartphone usage

the latest fashion

2.48 .000
information retrieval 

help studies
for communication

etc.

Number of contact 
person

≥ 2 people
2.57 .0003~4 people

≥ 5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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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coping style
Relation

ship 
ability

self-este
em

Smartph
one 

addiction

School 
record

Satisfac
tion 
with 

school 
life

Circle 
presence

Convers
ation 
time 

among 
parents

Friend 
number

Smartph
one 

using 
time

Motive 
for 

smartph
one 

usage

Number 
of 

contact 
person

Average 
daily 
using 
time

Proble
m 

focused

Hopeful 
predicti

on

Indiffer
ence

Social 
support 
explorat

ion

Positive 
regard

Ease of 
tension 

Problem focused
1 .023 -.050 .306** .516** .158* .464** .377** -.219** -.200** .046 .117 -.030 .128 .177* .076 .107 -.137
　 (.767) (.516) (.000) (.000) .040 .000 .000 .004 .009 .554 .131 .703 .098 .022 .328 .167 .075

Hopeful 
prediction

1 .385** .357** .224** .249** .077 -.105 .269** .085 -.190* .138 .219** -.067 -.176* -.099 -.065 .030
　 (.000) (.000) (.003) .001 .322 .175 .000 .270 .013 .074 .004 .384 .022 .202 .402 .696

Indifference 
1 .292** .294** .212** .179* -.059 .141 .056 .031 -.055 .051 .034 -.090 -.126 -.074 .077
　 (.000) (.000) .006 .020 .448 .067 .468 .693 .478 .511 .657 .243 .103 .337 .322

Social support 
exploration

1 .353** .300** .489** .238** .156* .019 .050 .039 .170* .154* .029 -.183* -.149 .105
　 (.000) (.000) .000 .002 .043 .802 .520 .617 .027 .045 .706 .017 .054 .176

Positive regard
* 1 .331** .505** .512** -.198** -.254** .245** -.001 .112 .250** .194* .020 .192* -.214**

(.000) .000 .000 .010 .001 .001 .986 .146 .001 .011 .796 .013 .005

Ease of tension 
1 .004 -.085 .159* -.092 .036 .062 .132 .100 -.059 -.149 -.006 .099
　 .963 .269 .039 .232 .646 .420 .086 .196 .449 .053 .937 .202

Relationship 
ability

1 .628** -.135 -.032 .303** -.127 .165* .326** .069 .109 .015 -.093
.000 .079 .679 .000 .099 .032 .000 .372 .158 .851 .230

self-esteem
1 -.335** -.019 .384** .005 .191* .365** .073 .067 .035 -.209**

　 .000 .805 .000 .950 .013 .000 .346 .385 .647 .006
Smartphone 

addiction
1 .155* -.287** .270** -.089 -.110 -.266** -.336** -.080 .456**

.045 .000 .000 .251 .154 .000 .000 .299 .000

School record
1 -.212** .149 .022 -.129 -.331** -.024 -.131 .278**

　 .006 .053 .777 .094 .000 .759 .089 .000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1 -.235** -.029 .196* .228** .090 -.001 -.243**

.002 .704 .010 .003 .246 .992 .001

Circle presence
1 .030 .050 -.303** -.289** .003 .150
　 .698 .522 .000 .000 .965 .052

Conversation 
time among 

parents

1 .149 -.106 .021 .006 .154*

.053 .169 .787 .934 .045

Friend number
1 -.143 -.026 .168* -.055
　 .063 .738 .029 .477

Smartphone using 
time

1 .243** .007 -.264**

　 .001 .930 .001
Motive for 

smartphone usage
1 .030 -.111
　 .697 .150

Number of 
contact person

1 -.046
.554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Stress coping style, Relationship ability, self-esteem and smartphone addiction 

User smartphoe 
function

voice communication

.997 .480

text message
game

information retrieval 
listening to music

SNS

Average daily 
using time

≤ 1 hour

3.08 .000
1 hour～3 hours

3 hours ~ 6 hours
≥ 6 hours 

3.4 스트레스 대처유형, 대인관계 능력, 자존

감 및 스마트폰 중독의 상관관계

상자들의 스트 스 처유형, 인 계 능력, 자존
감, 스마트폰 독정도와의 계는 Table 4와 같다. 스마
트폰 독 수정도와 문제 심(r=-0.219, p=.004), 
정  (r=-0.198, p=.010), 자존감(r=-0.335, p=.000)

과 유의한 음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
망  측(r=0.269, p=.000), 사회 지지 탐색(r=0.156, 
p=.043), 긴장해소(r=0.159, p=.039)와는 유의한 양의 상
계가 나타났다. 문제 심은 인 계능력(r=0.464, 

p=.000), 자존감(r=0.377, p=.000)과 유의한 양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 계능력과 자존감

(r=0.628, p=.000)도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상자들이 사용하는 스트 스 처유

형 에서 문제 심 처와 정   처 유형을 

게 사용할수록, 희망  측과 사회 지지 탐색, 긴장
해소로 스트 스 처방법을 많이 사용할수록 스마트폰 

독 수가 높아지고, 상자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스

마트폰 독 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 계능력과 스마트폰 독과는 유의한 련성이 나

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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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스트레스 대처유형, 대인관계능력, 자존감

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상자의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서 상 계 분석에서 유의한 상 계가 있

었던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 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Dubin-Watson 통계량은 2.276으로 나타나 자기상
은 없었다. 공차한계(Tolerance)는 0.1이상으로 나타
났으며 VIF값 역시 1.573~2.056으로 낮게 나타나 독립
변수간의 다 공선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회귀분석 결과 문제 심(=-3.278, p=.031), 희망  

측 (=.117, p=.044)과 자존감(=-3.149 p=.009), 동

아리 유무(=2.744 p=.019), 스마트폰 사용동기(

=-1.122 p=.003), 스마트폰 사용시간(=2.975 p=.000)
이 유의한 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43.6%의 설명력
을 나타내었다(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Smartphone Addiction 
(n=169)

Smartphone Addiction

 t p
Problem focused -3.278 -2.177 .031

Hopeful prediction 2.108 2.075 .040
Indifference -.347 -.342 .733

Social support exploration .867 .687 .493
Positive regard -1.001 -.633 .528
Ease of tension 1.036 .927 .355

Relationship ability 4.706 1.930 .055
self-esteem -3.149 -2.627 .009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829 -.994 .322
Circle presence 2.744 2.374 .019

Smartphone using time .057 .084 .933
Motive for smartphone usage -1.122 -3.064 .003

Average daily using time 2.975 4.556 .000

Adj. , F, p  Adj.= .436  F=9.235  p=.000

4. 논의

본 연구는 국내 간호 학생의 스트 스 처유형, 
인 계 능력, 자존감  스마트폰 독 정도를 악하고, 
각 변인이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해 시도하 다.
본 연구결과 간호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시 으로는 

학생 때가 68명(40.2%)로 가장 많았으며 스마트폰 사
용 동기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해서가 88

명(52.1%),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는 기능으로는 카카
오톡 등 SNS가 105명(62.1%)로 가장 많았고 하루 평균
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3시간~6시간 64명

(37.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일 학 군사학
과 학생을 상으로 스마트폰 독을 연구한 Jung과 
Lee[24]의 연구와 비슷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

생들은 공과 상 없이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

하기 한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며 SNS를 하거나 메시
지를 주고받는데 스마트폰을 부분 사용하는 경향이 있

으며, 성인 기에 해당되는 학생에게 스마트폰은 인

계에 요한 수단이 되어 독  사용을 래 할 가능

성이 있으므로 이에 한 방과 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스마트폰 독 수

은 39  이하가 115명(69%), 40  이상은 54명(32%)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의 스마트폰 향요인을 연구한 
Cho과 Kim[13]의 연구에서는 40  이상의 독 험군

이 27.4%로 일반 학생 상으로 한 연구보다 독 험

군이 많았으며, 2012년 스마트폰 독 실태조사에서 나
타난 13.6%보다도 높게 나타난 수치이다. 본 연구의 간
호 학생의 스마트폰 독 수 이 다른 공학과 학생

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일반 학생과 간호 학생, 의
료 련 학과 학생들의 스마트폰 독 수 에 한 비

교 연구가 반복 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독의 차이에서 동아리활동 유무, 연령, 학업성 , 학교
생활만족도, 주거형태, 경제  수 , 부모님과 화시간, 
어울리는 친구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설명한 연구를 

찾기 힘들어 직 인 비교는 어려우나, 학생들의 인

터넷 독에 한 연구에서 Yang[25]은 부모님과의 
화시간, 동아리 활동, 학교생활 만족도, 친구 수와 같은 
변수가 독 정도에 차이를 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인 계 요소와는 다른 인

계 능력은 스마트폰 독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

으므로 인 계 요소와 인 계 능력을 함께 보는 반

복 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한 연령, 학업성 에 따른 스마트폰 독의 차이정

도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다[6,25]. 이는 연령이 
어릴수록 자기통제를 하기 어려우며, 학업에 매진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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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스마트폰에 빠져들어 독  사용을 야기하는 것

으로 유추된다.
스마트폰 독과 스마트폰 사용 시 , 스마트폰 사용 

동기, 하루 스마트폰 연락명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스마트폰 독 정도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시기가 최근 일수록, 주  사람

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해 사용시간이 많을 수 록 스마

트폰 독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를 통해 면 면이 아닌 매체를 통한 인 계 유지를 

한 결과가 스마트폰 독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가상공간에서의 토론을 유발
하는 교육보다는 면 면으로 직  서로 얘기하며 토의할 

수 있는 교육  재가 필요하겠다. 
일반  특성  스마트폰 사용특성과 스트 스 처

유형, 인 계능력, 자존감, 스마트폰 독간의 상
계 결과 학업성 은 학교생활 만족도, 스마트폰 사용시

,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계가 있었고 학교생활 만족
도는 동아리 유무, 친구 수, 스마트폰 사용시 , 스마트
폰 사용시간 계가 있었다. 동아리 유무는 스마트폰 사
용시 , 스마트폰 사용동기와 계가 있었으며 부모님과
의 화시간은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계가 있었다. 
한 어울리는 친구 수는 스마트폰 연락명수와 계가 있

었고 스마트폰 사용시 은 스마트폰 사용동기,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계가 있었다. 이를 통해 일반  특성  스

마트폰 사용특성의 변수들이 유기 인 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 스마트폰 

독에 한 재방안을 마련하는데 일반  특성  스마

트폰 사용특성을 반 하여 개발해야 할 것이다. 
간호 학생의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련요

인을 악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트

스 처유형  문제 심, 희망  측, 자존감, 동아
리 유무, 스마트폰 사용동기,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스마
트폰 독을 설명하는데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독과 스트 스 처유형을 연구한 선행연구

는 찾아볼 수 없어 직 인 비교는 어려우나 스마트폰

과 스트 스 리에 해서 연구한 Kim[27]의 연구에서 
문제 지향  처와 소망  사고를 많이 할수록 스마트

폰 독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맥상통한

다고 할수 있다. 이는 직면한 문제나 스트 스를 잊고 

실로부터 도피처를 제공받기 해 스마트폰에 몰입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트 스를 해소하기 해 문제를 

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며, 정 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재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 스마트폰 독에 자존감이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과 Lim[28]의 인터
넷 독과 자존감에 한 연구에서 자존감 수 에 따라 

인터넷 독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 Lee etal[29]
의 연구에서 ADHD를 가진 아동에게서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기 한 행동으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한다

고 보고하 다. 이를 토 로 간호 학생의 낮은 자존감

은 스마트폰 독에 향변수로서 크게 작용한다고 이해

할 수 있으며, 이런 낮은 자존감은 스마트폰 독을 야기
하며 나아가 간호 문직 에도 부정  향을 미칠 것

으로 유추되므로 자존감을 향상시켜 주는 여러 재 

로그램을 개발하여 용해 야 할 것이다. 
한 동아리 유무, 스마트폰 사용 동기, 스마트폰 사

용 시간이 스마트폰 독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교우들과 직  

교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독 정도가 낮아지며, 스마
트폰을 의사소통을 해 사용하면서 사용 시간이 많을수

록 독을 야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아리 활
동과 같은 건 한 활동을 통하여 인 계를 넓히고 스

마트폰에 쏟는 시간을 이는 재를 통해 스마트폰 

독을 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인 계능력과 스마트폰 독과의 계를 본 

회귀분석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

다. 이는 Park etal[30]의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 다. 
본 연구결과 간호 학생의 스트 스 처유형, 인

계 능력, 자존감  스마트폰 독의 상 계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스트 스 처유형의 하 역인 문제

심과 희망  측, 자존감, 일반  특성  동아리 유

무, 스마트폰 사용동기,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 학생의 스마트폰 독을 방하기 해

서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로그램 개발과 용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스트 스 처방식, 인

계 능력  자존감이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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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해 시도되었다. 이를 통해 스트 스 처방식

과 자존감 동아리 유무, 스마트폰 사용동기, 스마트폰 사
용시간이 유의한 향 요인으로 43.6%의 설명력을 나타
내었다. 그러므로 간호 학생의 스마트폰 독 방을 

해서 스마트폰의 한 사용을 한 스마트폰 리능

력을 향상시키며,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문제
심 스트 스 처를 감소시키고, 희망  측  자존

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효과 인 평가와 극 인 재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지역의 특정 학, 특정 공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변인을 사용하여 일반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에 한 비교와 지속 인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스마트폰 독을 방하

기 한 간호 재 로그램을 개발· 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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