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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경향,
컴퓨터단말기증후군 자각증상과 학습몰입과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and learning flow among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김경희*, 이지영**

Kyoung Hee Kim*, Jiyeong Lee**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경향, 컴퓨터단말기증후군 자각증상

과 학습몰입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S시와 M시에 소재한 간호학과 재학생을 편의 표집하여

최종 13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은 스마트폰 중독경향과 컴퓨

터단말기증후군 자각증상과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중독적 사

용과 컴퓨터단말기증후군 증상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다. 스마트폰 중독관리와 컴퓨터단말기증후군 관리를 위한 다

양하고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중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스마트폰 중독경향 , 컴퓨터단말기증후군, 학습몰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ive symptoms of 
smartphone addiction and 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learning flow in the 
COVID-19 pandemic. For the collection of materials, the materials of the final 134 people were analyzed by 
collecting the students at the nursing colleges located in S city and M city for convenience. The collected 
materials were subjected to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using the 
SPSS / WIN 26 program.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learning flow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as negative 
correlated to the tendency of smartphone addiction and the subjective symptoms of 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Therefore, to improve the learning flow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symptoms of smartphone addictive use and 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The need for intervention and 
development of various effective programs for smart phone addiction management and display terminal syndrome 
management was suggested.

Key words :  Nursing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VDT Syndrome, Learning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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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technologies, ICT)의

발달은 사람들의 삶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

하면서, ICT의 능숙한 사용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

춰야할 기술로 자리잡았다[1]. COVID-19 팬데믹 상황

이 지속되면서 학교수업이나 과제 등 특정한 프로젝트

를 위한 효과적인 ICT의 사용은 학습 성장을 도모한다

[2].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이러닝 플랫폼의 사용은 교수

자와 학생, 학생들 간의 정보교류와 상호작용을 가능하

게 하여 학습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3]. 학생들의

적절한 ICT 사용은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의사소

통방법, 정보공유 등 개인적, 학술적 성장을 가져오지

만, 병적인 사용은(pathological way) 컴퓨터와 스마트

폰과 같은 테크놀로지 기기들로 야기되는 테크놀로지

중독(technology addiction)을 유발할 수 있다[4, 5].

2020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

이용율은 91.5%로 전년도 대비 5.6% 상승하였다.

97.1%가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하며, 개인별 인터넷

이용 시간은 주 평균 20.1시간으로 전년도 대비 2.7시간

상승하였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98.9%가 온

라인 교육을 이용하고 있다[6]. 테크놀로지의 기기 중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성인의 23.3.%가

과다사용자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 연령대에서 수

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6]. 스마트폰 중독은 학

업성취도 저하, 수면 질의 저하, 자아존중감 저하, 사회

적 스트레스 증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저하, 의사소

통 기술의 저하와 관련이 된다[7, 8].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의 확산으

로 인해 학생들의 디지털 사용 빈도 및 시간이 연장되

었으며 테크놀로지 사용 증가와 관련된 건강문제는 중

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9, 10]. 스마트폰 과다한 사용은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11]. 이 중 신체적

건강에 해당하는 컴퓨터단말기 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VDT)은 전통적으로는 컴퓨터 등

을 보면서 장시간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발생하는 증상

으로 눈의 피로, 어깨 결림, 두통, 거북목 증후군 등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12]. 현재는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으로 스마트폰 사용

자에게도 VDT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의

90% 이상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VDT 증후군 자각증상을

경험하고 있다[13].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생

의 수업이 거의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남과 함께 VDT 증후군을 경험하는 학생

들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습몰입은 학습자가 학습에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

하며 학습과정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변수이

다[14].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학습몰입은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며[15], 대학생활 적응과 관

련이 있다[14]. 또한, 학습몰입은 간호사로서 간호수행

의 자신감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16], 대학생활에

서 학습몰입을 경험하는 것은 간호사로서 사회생활을

적응하고 직업적 성과를 내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성으로 인

해 대부분의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

학교의 온라인 수업은 정해진 기간 안에 여러 과목의

강의를 수강하기위해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에

접속한 후 장시간 강의를 듣다 보면 집중력이 저하되어

주변의 다른 관심거리인 인터넷 검색, 게임, 동영상, 웹

툰 등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학습을 하는 동안

주변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에 완전히

몰두하게 하여 학습 성과를 높이는 학습몰입은 온라인

수업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이다.

대학생의 경우 중고생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

간 활용이 가능하고 부모의 보호와 개입이 감소하는 대

신 독립성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다[17]. 온라인 수업

은 수업의 자율성과 수업과정에서의 편의성에 의해 이

용되어져 왔으나 외부의 통제가 대면 교육보다 약하여

자기통제력을 감소시키므로[17], 학습몰입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을 지속하기 위해 디지털 기기

와의 공존이 필수가 되고 대학생의 온라인 수업이 보편

화된 COVID-19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스마트

폰 중독경향, VDT증후군 자각증상, 학습몰입과의 관계

를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경향 정도, VDT증후군

자각증상, 학습몰입 정도를 확인한다.

2)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경향, VDT증후군 자각증

상, 학습몰입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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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학과

재학생 중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수업의 경험이 있는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경향과 VDT증후군 자각증상, 학

습몰입과의 관계를 확인하기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도구

1) 스마트폰 중독경향

스마트폰 중독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

원[19]에서 개발한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를 이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일상생활 장애 5문항, 가

상세계 지향성 2문항, 금단 4문항, 내성 4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4점 Likert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부

터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총점은 15점에서 60점까지

로 44점 이상인 경우에는 ‘중독자군’, 40점에서 43점인

경우에는 ‘과다사용자군’, 총점이 39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사용자군’으로 분류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 .89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78였다.

2) 컴퓨터단말기증후군 자각증상

컴퓨터단말기증후군 증상경험은 김소원[20] 연구에

서 사용한 VDT증후군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2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신증상 9문항, 근골격계증상

7문항, 눈 관련증상 9문항, 심리적증상 7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증상이 전혀 없음’ 0점, ‘증

상이 아주 심함’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컴퓨터단말

기 증후군 증상경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소원

[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4였

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5였다.

3) 학습몰입

학습몰입은 김아영 등[21]이 개발한 성인용 학습몰입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도전-기술균형 3문항, 명확한 목표 3문항, 구체적

피드백 3문항, 행동-지각 일치 3문항, 과제집중 3문항,

통제감 3문항, 자의식 상실 3문항, 변형된 시간 감각 3

문항, 자기목적적 경험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

점으로 각 영역의 총점과 전체 총점이 높을수록 학습몰

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각 영역별 Cronbach’s α= .68~.87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1~.94 였다.

3.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2개의

간호학과 재학생으로 COVID-19 상황에서 온라인을 이

용하여 수업을 6개월 이상 지속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학

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7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0.3,

검정력 .95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134명

으로 산출되었다. 설문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구글설문

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134명이 설문이 완료된 시점

까지 시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10월 5일부

터 11월 4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 소요 시간은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 통계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중

독경향, VDT증후군 자각증상, 학습몰입은 실수와 백분

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경향, VDT증후군 자

각증상, 학습몰입 차이는 independent t-test, Mann-

Whitney U 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é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경향, VDT증후군 자각증상과 학습몰입과의 관계

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확인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설문 참여는 모집문건 내 URL 주소를 통해 참여자

스스로가 해당 웹페이지에 접속해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시작 전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 익명성

보장, 비밀보장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를 원하지 않은 경우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

음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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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중독경향, VDT증후군

자각증상과 학습몰입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중독경향, VDT증

후군 자각증상과 학습몰입 정도는 <Table 1>과 같다. 성

별은 여성 116명(86.6%), 남성 18명(13.4%) 이었다. 연

령은 평균 21.94±4.07세였다. 학년은 2학년 36명(26.9%),

3학년 46명(34.3%), 4학년 52명(38.8%) 이었다. 스마트폰

주 사용용도는 메신저 및 SNS 63명(47.0%), 음악감상·

동영상시청·웹툰 51명(38.1%), 교육·학습 16명(11.9%),

게임 4명(3.0%)이었다. 일평균스마트폰사용시간은 5.42±

2.49시간이었으며, 3시간 이하 35명(26.1%), 4-6시간 59

명(44%), 7-9시간 29명(26.1%), 10시간 이상 11명(8.2%)

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경향은

4학년이 2학년, 3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F=7.91,

p<.001), 일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1-3시간 사용하

는 학생이 4-6시간, 7-9시간, 10시간 이상 사용하는 학

생들보다 유의하게 낮았다(F=13.23, p<.00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VDT증후군 자각증상은 4학년이 2

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3.84, p=.024), COVID-19

팬데믹 발생 이후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증가한 그룹이

사용시간이 비슷한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3.61,

p<.00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몰입의 차

이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일평균 1-3시간 사용군이

4-6시간, 7-9시간 사용군보다 학습몰입이 유의하게 높

았다(F=5.89, p=.001).

Characteristics Categiries n(%)
Smartphone addiction VDT Syndrome Learning flow

M±SD t/F p(Scheffé) M±SD t/F p(Scheffé) M±SD t/F p(Scheffé)

Gender
Female 116(86.6) 2.40±.42 1.43 .154 1.53±.80 .28 .777 3.07±.65 1.23 .528
Male 18(13.4) 2.25±.36 1.47±.59 2.86±.73

Gerade
2nda 36(26.9) 2.24±.36 7.91 .001 1.25±.69 3.84 .024 3.07±.66 .77 .462
3rdb 46(34.3) 2.29±.38 a,b<c 1.52±.77 a<c 3.12±.70
4thc 52(38.8) 2.55±.43 1.70±.78 2.96±.63

Smartphone usage

Game 4(3.0) 2.28±.08 1.59 .193 1.74±.75 .16 .922 2.32±.58 2.20 .090
Messenger, SNS 63(47.0) 2.34±.45 1.49±81 3.10±.70
Music, Video,

Webtoon
51(11.9) 2.47±.38 1.52±.73 2.99±.62

Education 16(26.1) 2.26±.37 1.57±.79 3.20±.55

Smartphone

average daily

using time(hour)

1-3a 35(26.1) 2.06±.35 13.23 <.001 1.30±.78 2.13 .099 3.42±.66 5.89 .001
4-6b 59(44.0) 2.42±.38 a<b,c,d 1.50±.64 2.95±.66 a>b,c
7-9c 29(21.6) 2.58±.38 1.78±.92 2.83±.54
over 10d 11(8.2) 2.63±.26 1.64±.81 2.94±.53

Change smartphone

usage hours after

COVID-19

Increades 82(61.2) 2.43±.41 1.61 .108 1.70±.77 3.61 <.001 3.03±.68 -.31 .756

Similarity 52(38.8) 2.31±.42 1.23±.68 3.07±.64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경향, VDT증후군 자각증상, 학습몰입 정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martphone addiction, VDT syndrome and learning flow(N=134)

variables
Total

General usersa

(n=97)

Potential riskb

(n=24)

High riskc

(n=13) F(p) Scheffé

M±SD M±SD M±SD M±SD
Smartphone addiction 35.69±6.28 32.87±4.64 41.00±.93 46.92±2.59
VDT syndrome 1.52±.77 1.39±.72 1.52±.68 2.49±.57 13.90(<.001)

a,b<c
Ophthalmic 1.53±.83 1.43±.78 1.44±.76 2.48±.81 10.51(<.001)
Musculoskeletal 1.54±.88 1.42±.87 1.54±.78 2.41±.69 7.70(.001)
Psychological 1.43±.88 1.24±.81 1.57±.78 2.60±.49 17.64(<.001)
General body 1.56±.86 1.43±.84 1.56±.72 2.48±.72 9.50(<.001)

Learning flow 3.05±.66 3.16±.65 2.89±.63 2.47±.48 7.74(.001) a>c

표 2. 스마트폰 중독경향에 따른 VDT증후군 자각증상, 학습몰입 차이
Table 2. Differences in smartphone addiction, VDT syndrome and learning flow(N=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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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폰 중독경향에 따른 VDT증후군 자각증상,

학습몰입 차이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에 따른 VDT증후군 자

각증상, 학습몰입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스마트폰

중독경향 점수는 평균 35.69±6.28점이었다. 이 중 중독

자군 13명(9.7%), 과다사용자군 24명(17.9%), 일반사용

자군 97명(72.4%)이었다. 대상자의 VDT증후군 자각증

상 평균은1.52±.77이었다.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전신증

상’이 1.56±.86로 가장 높았고, ‘근골격계증상’ 1.54±.88,

‘눈 관련증상’ 1.53±.83, ‘심리적증상’ 1.43±.88순으로 나

타났다. 스마트폰 중독경향에 따른 VDT증후군 자각정

도는 스마트폰 중독자군이 과다사용자군과 일반사용자

군보다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F=13.90, p<.001). 스마트

폰 중독경향에 따른 학습몰입 차이는 일반사용자군이

중독자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7.74, p=.001).

3. 스마트폰 중독경향, VDT증후군 자각증상, 학습

몰입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결과 학습몰입은 스마트폰중독경향(r=

-.481, p<.001), VDT증후군 자각증상(r=-.185, p=.032)과

부적상관이 있었고, 스마트폰 중독경향은 VDT증후군

자각증상과 정적상관이(r=.509, p<.001) 있었다<Table

3>.

Smartphone

addiction

VDT

syndrome

Learning

flow
Smartphone

addiction
1

VDT

syndrome
.509(<.001) 1

Learning flow -.481(<.001) -.185(.032) 1

표 3. 스마트폰 중독경향, VDT증후군 자각증상, 학습몰입과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VDT
syndrome and learning flow(N=134)

Ⅳ. 논 의

본 연구는 비대면수업을 시행하는 간호대학생의 스

마트폰 중독경향과 VDT증후군 자각증상 정도를 파악

하고 학습몰입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학습몰입을 향상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경향 정도는 35.69점으로 정상

수준이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85%가 하루에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

폰 이용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 사용

용도로는 약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메신저, SNS,

음악감상, 동영상 시청, 웹툰 감상 용도로 사용하고 있

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2]와

비슷한 결과로 간호대학생들이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

하는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

상자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은 4학년이 2학년과 3학년보

다 유의하게 높고,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4-6시

간, 7-9시간, 10시간 이상 사용하는 그룹이 1-3시간 사

용하는 그룹 보다 유의하게 스마트폰 중독경향이 높았

다. 중학생 대상 선행연구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전환

후 인터넷 사용량 및 인터넷 중독정도가 더 많았는데

[23], 본 연구 대상자 중 4학년은 이론수업과 실습수업

을 모두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2학년·3학년은

이론 교과목은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교내

혹은 임상실습은 직접 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있어 4학

년이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사용량이 더 많고, 이에 따

라 스마트폰 중독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VDT증후군 자각증상의 점수는 평균 1.52±.77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보다[13] 높은 점수를 보인다. 특히 중독자군의 VDT증

후군 자각증상의 점수는 일반사용자군과 과다사용자군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상

황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4학년이 2학년 보다 VDT증후군 자각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므로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하는 학생

들을 대상으로 VDT증후군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VDT증후군 자각증상 하위 영

역을 살펴보면 전신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과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

행연구에서 근골격계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

[22,24]과는 다른 결과였는데 작업환경에 따라 VDT증

후군 자각증상을 다르게 지각하므로[25] 간호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 따른 VDT증후군 자각증상을 확

인하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자군

이 다른 군에 비해 VDT증후군 자각증상의 하위영역에

서 모두 유의하게 점수가 높으므로, 스마트폰 중독자군을

대상으로 신체적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강

관련 올바른 가이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and learning flow among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 144 -

알 수 있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자군과 중독자군은 VDT증후군

자각증상 하위요인 중 심리적 증상을 가장 많이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심리·정서적 문제 발

생 시 대처의 일환으로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

만[26], 스마트폰 중독은 주관적 행복감을 감소시키고

높은 우울감과 관련이 있으므로[27] 스마트폰을 과도하

게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의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지속

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또한, 우울과 외로움의 감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중독에서 회복이 빠르게 일어

나지 않으므로[28] 대학생들이 일상에서의 행복감을 늘

이고 우울감을 줄일 수 있도록 심리적 개입도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학습몰입은 스마트폰 사용 정도와 VDT

증후군 자각증상과 관련이 있었다. 본인의 신체적, 심리

적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조절하면서 학습에 집중하므

로[29], 건강한 신체와 심리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학습

몰입의 기본적인 조건에 해당한다. 학생들은 또래와의

활동 등 본인 주변의 학습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몰

입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29] 스마트폰이 아닌 또래와

의 학습활동, 다양한 여가활동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

는 높은 품질의 비교과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학생들

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스

마트폰을 주로 메신저와 SNS 등에 사용하여 스마트폰

을 외부와의 연결고리 및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하여 메타분석을 한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

생들의 스마트폰 주사용 용도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과[7] 같은 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주의 집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7] 경고하였다. 지나친 스마트

폰의 사용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사소통의 양과 질

을 감소시키지만 대부분의 간호대학생은 스마트폰 사

용의 제한에 반감을 표현하고 있다[7]. 더군다나 스마트

폰이 학교수업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이

용되고 있으므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할 수 없는 실정

이다. 타인과의 관계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스마트

폰을 과다사용하게 되고 이는 학습몰입 저하와 관련이

있다[29]. 대학과정에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비

대면 시대에서 적절한 의사소통을 포함한 타인과의 관

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내·외적 학습환경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과

유능성의 욕구 충족은 학습몰입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29,30]. 본인 스스로 학습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이 적극적으로 도입되

어야 한다. 스마트폰의 사용은 그 용도에 따라 학습성

취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신체적인

활동은 스마트폰 사용 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

시켜주므로[31], 신체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학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 동안 스

마트폰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요법으로는 미술요법, 운

동요법, 인지행동요법 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32]. 학생들이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참여해 볼 수 있도록 각 대학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운영을 실시하여 간호대학생들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을 높이기 위하

여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과 VDT 증후군 증상을 감

소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스스로

적절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각 대학에

서는 저학년일 때부터 다양하고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을 제공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을 높일 수 있는 방

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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