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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is to find the effect of introversion·extroversion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on smart phone addiction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In order to perform such research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536 male and female students in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Busan, Changwon, and Gimhae.,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had higher rates of respondents of this study belonging 
to addictive group compared to 2013's survey conducted by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Specifically, 69.6% 
of respondents were in the general user group and 30.4% of respondents were in the addictive group (14.2% were 
in the high risk group and 16.2% were in the potential risk group). In 2013's survey, only 18.1% of university students 
belonged to smart phone addictive group at 2013's survey. Second, the degree of smart phone addiction showed a 
significant (p < 0.05) difference between introversion group and extroversion group, with the extroversion group showing 
higher tendency of addiction. Third, smart phone addiction showed significant (p < 0.05) differences among interpersonal 
satisfaction groups. Higher tendency of addiction appeared in more satisfied group. Fourth, factors that affected smart 
phone addiction included gender, allowance, introversion·extroversion, general relationship, and relationship with friends. 
Specifically, female students, extroversion group, spending more pocket money, and higher satisfaction in general 
relationship and relationship with friends were found to have smart phone addiction.

Keywords: university students, introversion·extroversion, interpersonal satisfaction, smart phone addiction.

Ⅰ. 서 론1)

스마트폰은 전화와 문자가 주요 기능이었던 기존의 휴

대전화에 인터넷과 컴퓨터 기능이 하나로 결합되어진 디

지털 미디어 기기로 '내 손안의 작은 컴퓨터(PC)'라고 불

리기도 한다. 무엇보다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컴퓨터처럼 사용자 스스로가 

본인의 휴대전화에 적합한 관련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

택하여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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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구성하고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기로, 일상생활

에서의 독특한 상호작용 및 삶의 방식이 되었을 뿐만 아

니라(Cheon, 2008)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

든 사용자로 하여금 즉각적인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게 할 

만큼 휴대성이나 이동성에 단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스마트폰은 이러한 특성상의 이점을 바탕으로 전통

적인 전화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면서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사용자와의 관계를 물

리적으로 차단할 수 없게 되었을 만큼 자연스럽게 현대인

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2015)의 조사에 따

르면 2015년 9월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4천 2백 5십

만 명을 넘어섰다. 그 중 대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8.8%로 거의 모든 대학생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15).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폰의 발전은 그 유익함 못지않게 

문제적 사용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

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들로는 시력저하, 거
북목·손목터널증후군, 신경장애, 치매 등의 신체적 문제

(Yun et al., 2011; Hwang et al., 2012; Hwang & Kim, 
2013), 수면장애, 우울, 불안, 대인예민성 등의 정신적 문

제(Song, 2006; Kim et al., 2014), 면 대 면 접촉 기회의 

부족과 대화 단절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 일상생활과 

학업 및 업무 방해 등의 사회적 문제(Kim, 2005; Choi et 
al., 2012) 등이 있다. 스마트폰은 임의적인 사용이 가능하

다는 점에서 중독에 빠지기 쉽고 간편성과 이동성, 즉시

성이라는 특징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충동적이고 강

박적인 사용이 행해질 수 있다(Hwang et al., 2011). 우리

나라 스마트폰의 보급 및 사용률 현황을 감안해 본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과 함

께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Kim et al., 2013) 특히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4)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만 10-59세 스마트폰 사용자 중 중독 위험군은 

14.2%로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별로

는 대학생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으로 가장 높은 비율

(20.5%)을 차지하여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대책

이 시급하다(Yoo, 2015). 대학생을 비롯한 20대는 일상생

활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매체로 67.3%가 스마

트폰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는데(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14), 그만큼 20대가 새

로운 정보와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

하는 계층임을 보여주고 있어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사회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발생

하는 다양한 문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

러나 지금까지 스마트폰의 보급 및 사용의 증가가 급격하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들

은 주로 디지털 미디어의 시스템과 기술(Lee, 2012; Xu, 
2013), 심리적 특성 및 정신 건강(Cho, 2011; Choi et al., 
2012), 학교 적응(Shin, 2014 ; Ju &  Cho, 2015), 부모양

육태도(Lee & Eo, 2014; Park & Park, 2014), 사용행태

와 동기(Lee & Baek, 2011; Suh, 2012) 등의 특정 변인

만을 중심으로 행해져 스마트폰 중독 현상을 이해하고 그

에 관한 다양한 변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스

마트폰 중독은 인터넷 중독이나 휴대전화 중독과 마찬가

지로 단일 변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인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과 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의 속성 즉,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을 비롯하여 개인의 

성격 특성 변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변인 등

을 함께 고려하여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스마트폰은 선택과 사용에 있어서 사람마다 서로 다

른 경향을 보이는데 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격, 그 중 내·외향성을 들 수 있다(Hwang & Lee, 
2009). 성격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도 쉽게 자극

받지 않는 독특성과 일관성,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행동을 일으키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된다(Park, 
2007).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개인의 차이를 예측

하고 이해하는데 적합하며 중독 역시 성격에 의해 발생한

다고 할 수 있다(Park, 2003). 한편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일생에 걸쳐 다양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그 중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

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전화는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용한 

수단으로써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한 사용으로 영역

이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

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Cheon, 2008). 스마

트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이 느끼는 대인관계에 

따라 중독에 이르게 되는 경로가 다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Han & Oh,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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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개인의 성격특성 변인인 내·외향성과 환경적 변

인인 대인관계만족도를 중심으로 각 변인들이 어떻게 그

리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

다. 특히 내·외향성이라는 개인의 성격 특성(Bae, 2005)과 

대인관계(Kim et al., 2013), 디지털 미디어와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몇몇 있지만, 성격특성과 관련

해서는 대부분 기질과 성격 5요인(big 5)의 다섯 가지 특

성 중 하나로 내·외향성 중 외향성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Hong, 2013) 내·외향성에 대한 이해와 특성 차이를 설명

하기에는 부족한 경향이 있다. 또한 스마트폰은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을 파악할 수 있는 대인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

다고 볼 수 있는데,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내향적이거나 

대인관계만족도가 낮은 경우(Park, 2003; Bae, 2005; 
Cheon, 2008; Park et al., 2012) 특정 매체 선택과 중독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

대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외향적이거나 대인관계만족도

가 높은 경우 더 중독성향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

어(Kim et al., 2013; Lee, 2013; Mun, 2013; Chang & 
Son, 2014)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요인에 대해 새로운 의

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에 이르러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양상에 차이를 이끌어내는 개인

적 변인들 또한 변화할 것이고 최근 선행연구와 맥락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대학생으로 선정한 이유

는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나 현황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살펴볼 때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중독 문제 행동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나 지도 

및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반면에 대학생의 경우, 이전 시기보다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대되고 성숙된 자아가 형성된 성인으로 여겨지므로 별

다른 보호나 지도 및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환

경은 특별한 목적 없이 무의식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기기가 제공하는 유익하고 다양한 기능에 대해 만족

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야기되는 일상생활의 장애를 

경험하기 쉽게 만든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따른 중독 

현상의 심각성은 점차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해 보호받지 

못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대응방안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발판을 만드

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성격 특성인 내·외향성과 환

경적 변인인 대인관계만족도가 스마트폰 중독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 밝혀 대학생이 스마트폰을 보다 더 스

마트(smart)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스마트폰 사

용 방향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예방

과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이

해의 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

적을 실행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내·외향성, 대인관계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이며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

일반적으로 중독이란 중독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물질

이나 행동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지

속적인 사용 증가와 금단, 강박적인 의존과 집착 증상의 

문제적 징후가 나타나는 병적 상태를 의미한다(Goldberg, 
1996; Yoo, 2015). 중독은 본래 정상적인 행위였지만 점

차 확대가 되어가면서 과도한 사용을 하게 될 때 병리적

인 행위가 되고 그 행위에 사람들이 의존하게 되는데

(Sachs, 1984),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 반복하는 행동이 

일상생활에 폐해를 가져오더라도 충동적 자아가 중독과 

함께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인을 스스로 극소화하여 지각

하거나 관계가 없다고 믿게 만든다. 
중독은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는데, 기

존의 중독에 대한 개념은 약물이나 카페인, 알코올 등의 

물질 중독(substance addiction)으로 대표되던 것으로부터 

최근에는 게임, 인터넷, 도박, 성, 쇼핑 등의 특정한 행동

에도 중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행위

에 대한 집착이나 충동 조절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으로 비물질성 중독(non-chemical addiction) 또는 행위 

중독(behavioral addiction)이라 하며 물질 중독과 대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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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간주하여 중독의 넓은 의미에 포함시켰다(Lee, 
2006). 이처럼 중독의 범위가 확장되어감에 따라 행위 중

독을 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하나의 중독 장애로 진단하

여 분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자들의 의견이 분분하

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제시된 개

념적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스마트폰은 인터넷과 휴대전

화의 기능이 결합된 기기로, 인터넷 중독과 휴대전화 중

독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중독 매체로 

기능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Cho, 2011) 간편성과 이

동성, 그리고 즉시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욱 충동적이고 강박적일 수 있으며(Hwang et al., 2011), 
다른 미디어 기기들보다 중독에 가까운 사용이 될 수 있

다(Kim et al., 2012). 따라서 기존의 인터넷 중독과 휴대

전화 중독의 개념을 스마트폰 중독에 대체하여 활용하는 

견해(Kang & Park, 2012)와 인터넷 중독과 휴대전화 중

독과 더불어 기기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단순하게 기존의 개념에 스마트폰 중독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고 보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으나 그 개념은 유사하

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은 인터넷 중독의 

현실도피보다 자기과시, 체면 차리기, 인정에 대한 동기로 

시작된다는 점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대인관계 형성에 더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이러한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기 위하여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1)에서는 내성, 금단, 일
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이라는 4가지 증상을 제시하였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내성은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동안 사용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많이 사용해도 만

족감을 못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 금단은 스마트

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불안하거나 초조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셋째, 일상생활장애는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

느라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를 의미하고 넷째, 
가상세계지향은 현실공간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보다 

스마트폰을 통한 가상공간에서의 관계형성을 지향하고 이

를 더 편안하게 여기는 상태를 의미한다. Kang과 

Park(2012), Son(2012)은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

고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끼게 되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을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대한 

내성과 금단 증상을 지니고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장애

와 가상세계지향이 유발되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스마트폰 중독 관련 변인

1)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존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관련 변인을 살펴본 결과 사용자의 

성별과 연령, 용돈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기기의 

사용 과정과 사용 정도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wang & Lee, 2009; Shim et al., 
2011).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Hwang et al., 
2011; Hwang et al., 2012)들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

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난 연구들(Keum, 2013; Koo, 2014)이 있었다. 한편 연

령에 따른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에 관해 살펴본 

연구 중에는 연령이나 학년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Yoo, 2015)가 있는 반면 

Han(2009)의 연구에서는 연령이나 학년이 높을수록 스마

트폰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용돈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에 대하여 

Pyee(2011)의 연구에서는 용돈 금액이나 가구 소득이 많

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Koo(2014)의 연구에서는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게 나타나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2) 내·외향성

내·외향성은 개인의 주의 집중과 에너지의 방향이 개인

의 내부로 향하는지 아니면 외부로 향하는지를 나타내는 

성격 유형 지표를 의미한다(Kim & Sim, 2013). 내향성과 

외향성은 다른 성격 차원과 달리 가장 쉽게 구분되며 세

상과 쉽게 접촉되는 직접적인 태도로(Lee, 2011) 사물이

나 현상에서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인다(Go, 2008). 구체적

으로 내향성은 개인의 에너지가 내부로 향하기 때문에 조

용하고 차분하며 혼자 있거나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Park, 2015). 반면 외향성은 개인의 에너지가 외부로 향

하기 때문에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며 타인과의 교제나 상

호작용을 추구하고 관심을 얻고자 한다(Le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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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tchie과 Fitzpatrick(1990)은 매체를 선택하는 주요한 요

인으로 사용자의 내향성과 외향성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매체 선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

르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색적이고 속으로 침잠하며 다

른 사람과의 접촉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폭

이 좁고 비공개적이고 비인격적인 매체를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Bae(2005)의 연구에서도 내향적

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보다 면 대 면 커뮤니케이션 네

트워크의 폭이 더욱 제한되어 있고, 현실공간의 실제 자

신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사이버 공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냄으로써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한 욕구를 

대신 충족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강박적 사용의 경향이 높다고 하

였다. 반면 Lee et al.(2004)는 그들의 연구에서 외향성이 

휴대전화 이용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한 바 있다. Lee(2013) 역시 스마트폰 중독과 내향성, 외
향성 사이에서 과시 및 유행 이용동기가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데, 외향성이 높은 사용자는 타인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이 돋보이기를 원하며, 주변으로부터 관심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

이 더 돋보이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욕구를 스마트폰을 

통해 충족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있

다고 하였다. Chang과 Son(2014)의 조사에서도 높은 정

서불안과 외향성을 보이는 대학생 집단이 낮은 외향성 집

단에 비해 SNS 사용 시간이 많은데, 이는 곧 스마트폰이

나 SNS 중독에 빠지게 하는 잠재적 원인이 된다고 하였

다. 이러한 논의를 살펴볼 때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이

라는 인간의 태도 및 행동의 차이는 사용자 개인의 성격, 
즉 내·외향성에서 비롯될 수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 성격차원인 

내·외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3) 대인관계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는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리

는 주관적인 평가로, 기대하는 요구 수준에 어느 정도 만

족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대인관계를 중독 현상과 관련

해서 살펴본다는 것은 그만큼 대인관계와 중독 간에 큰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Han, 
2014). 휴대전화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여 어

느 때에든 상호작용이 가능한 상황을 만듦으로써 물리적

인 거리감을 없애주고 심리적인 친밀감을 높여주는 적절

한 매체(Jang, 2006)이기 때문이다. 대인관계만족도와 스

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로 Sung(2006)
은 친구수가 많고 그들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휴대전화를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더 높다고 하였고 

Mun(2013)은 스마트폰 중독군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동

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사교적이고 우호적인 성향이 강하

다고 하였다. Lee(2013)의 연구 결과 역시 스마트폰 중독

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스마트폰 이용 동기 중 

오락 및 여가, 과시 및 유행, 관계유지 동기가 있다고 하

였다. Kim et al.(2013)과 Kim과 Han(2006)의 연구에 따

르면 대인관계에 만족하는 경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

해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메신저나 SNS 사용과 같은 

활발한 상호간 교류로 습관적인 사용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중독적인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이로써 대인관

계만족도와 스마트폰 중독간에 밀접한 정적 관련이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Collins와 Read(1990)는 상대방

에 대한 의존감과 친밀감이 높고, 불안감이 낮을수록 안

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일수록 중독

의 정도가 낮다고 하였다. Park(2003)과 Cheon(2008)은 

대인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감시와 고립감, 
외로움으로 휴대전화에 중독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는

데, Park et al.(2012)은 이러한 문제로 휴대전화를 통한 

가상세계의 대인관계에 몰입하거나 정서적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중독적 사용으로 이르

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인관계와 스마트폰 중독 간

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대인관계만족도가 높은 사

람이 스마트폰을 더 중독적으로 사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대인관계만족이 낮은 경우 더 

스마트폰에 중독된다는 연구도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자인 대학생들의 경우 대인관계만족과 스마트폰 중독

의 관계가 어떠한 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서울, 부산, 
창원, 김해 소재의 1, 2, 3, 4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

생을 대상으로 임의표집을 하였다. 사전에 남·녀 대학생 



6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5권 2호 2016

- 142 -

Variable Division N %
Gender

Male 245 45.7
Female 291 54.3

Age
Early 20s 317 59.1
Mid·late 20s 219 40.9

Allowance(Won)
Less than 200,000 158 29.5
200,000 - 300,000 167 31.2
Over 300,000 211 39.4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N=536)

총 6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한 후, 총 536명을 대상으로 2014년 12월 1일에서 

12월 10일 사이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연

구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주변 지인을 통해 조사목적과 

방법 등을 숙지시킨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받는 방법

을 사용하였으며, 회수한 536부 모두 응답이 충분하여 분

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은 남학생이 245명(45.7%), 여학생이 291명

(54.3%)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 초반(20-23세)이 317
명(59.1%), 20대 중(24-26세)·후반(27-29세)이 219명

(40.9%)으로 나타났고 용돈은 '30만원 이상'이 211명

(39.4%)으로 가장 많았으며 '20-30만원 미만' 167명

(31.2%), '20만원 미만' 158명(29.5%)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내·외향성

내·외향성 척도는 Eysenck(1975)가 제작한 "EPQ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를 Lee(1985)가 우

리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Eysenck 성격

차원 검사로, 이현수가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한 일부 문

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이고 5점 Likert 척
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향성과 외향성의 집단 구분은 

5점 Likert 척도에서 ‘보통이다(3점)’에 해당하는 문항 점

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3점 이상인 경우 외향성을 의

미하고 3점 미만인 경우 내향성을 의미한다. 집단 간 스마

트폰 중독의 차이검증을 위해서는 내향성 집단과 외향성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했으나, 종속변수인 스마트폰 중독

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

는 하나의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가진단의 

결점을 보완하고 조사 대상자의 편향된 응답을 예방하기 

위하여 3개의 역문항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총 내·
외향성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989로 나왔다. 

 2) 대인관계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 척도는 Eun(1999)이 "인간관계만족도

검사(Tes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를 

대학생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일반적인 대인관

계만족도 문항은 Schlin과 Guerney(1971)의 "인간관계변

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를 Moon(1980)이 번

안하여 사용한 검사 중 일반적인 만족도와 관련된 하위영

역을 사용하였다. 부모와의 만족도는 Fels 연구소의 부모

행동평정척도(Parent Behavior Rating Scale)를 번안한 

Kim(1974)의 "가정환경 진단척도" 중에서 부모와의 만족

감을 평가하는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와 친구

와의 만족도는 Cho(1984)의 "학교생활적응 검사지" 중에

서 교수와 친구와의 만족감을 나타내는 문항을 각각 사용

하였다. 총 26문항이고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가한다. 대인관계

만족도의 총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만족도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총 대인관계만족도 

신뢰도는 α값이 .952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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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N(%)
Nonaddiction

General user 373 (69.6)
Addiction

High risk 76 (14.2)
Potential risk 87 (16.2)
Total 163 (30.4)

<Table 2> Tendency of smart phone addiction group
(N=536)

인 대인관계만족도의 신뢰도 α=.868,  부모와의 대인관계

만족도 α=.926, 교수와의 대인관계만족도 α=.920, 친구와

의 대인관계만족도 α=.820로 나타났다.

3) 스마트폰 중독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1)에서 개발한 성인 스

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이다. 총 15문항이고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평가한다. 스마트폰 중독의 총점수 또는 하위변

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경향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본 척도는 자가진단의 결점을 보완하고 조사 대

상자의 편향된 응답을 예방하기 위하여 3개의 역문항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스마트폰 중독 신뢰도는 α값

이 .965로 나왔다. 하위요인별로는 내성의 신뢰도 α

=.935, 금단 α=.947, 일상생활장애 α=.863, 가상세계지향 

α=.717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스퀘어 테

스트(Chi-Square Test)와 t검정, 일원분산분석,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내·외향성, 대인관계만족도, 
스마트폰 중독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

석(correlation analysis)을, 스마트폰 중독의 결정요인 및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1)의 스마트

폰 중독 분류 기준에 의하면 총점이 60점 만점으로 그 중 

44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보이고 내성 및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집단), 40점 이상에

서 43점 이하(고위험군에 비해 경미한 수준이지만 일상생

활에서 장애를 보이고 과다한 스마트폰 사용과 집착을 보

이는 집단)일 경우 잠재적 위험군, 39점 이하일 경우 일반 

사용자군(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없는 집단)으로 구분한다. 
<Table 2>를 살펴보면 비중독 집단인 일반 사용자군이 

69.6%인데 비해 중독 집단인 고위험군이 14.2%, 잠재적 

위험군이  16.2%로 중독위험군이 30.4%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

화진흥원의 조사에서 나타난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18.1%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본 연구결과는 고위험군(8.8%), 잠재적 위험군

(17.6%), 일반 사용자군(73.6%)으로 나타난 Shin(2014)
의 연구결과나 고위험군(14.4%), 잠재적 위험군(21.2%), 
일반 사용자군(64.4%)으로 나타난 Han(2015)의 연구결

과와는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모두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0대 초반

인 경우, 용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각각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대학

생 중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Yang과 Park(2005)의 연구나 Cheon 
(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Lee(2015)와 Yoo(2015)의 연구와도 비슷

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용돈과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Kim과  Kim(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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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N
Smart phone addiction

χ2General user
(n=373) 

Potential risk
(n=87) 

High risk
(n=76) 

Gender
Male 245 204(54.7) 30(34.5) 11(14.5)

46.43***

Female 291 169(45.3) 57(65.5) 65(85.5)

Age

Early 20s 317 199(53.4) 62(71.3) 56(73.7)
17.12***

Mid·late 20s 219 174(46.6) 25(28.7) 20(26.3)

Allowance(won)

Less than 200,000 158 144(38.6) 9(10.3) 5(6.6)

128.48***200,000-300,000 167 136(36.5) 27(31.0) 4(5.3)

Over 300,000 211 93(24.9) 51(58.6) 67(88.2)
***p<0.001 

<Table 3> Difference in smart phone addic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536)

Division N
Smart phone addiction

χ2General user
(n=373) 

Potential risk
(n=87) 

High risk
(n=76) 

Introversion·Extroversion

Introversion 281 263(70.5) 10(11.5) 8(10.5)
160.84***

Extroversion 255 110(29.5) 77(88.5) 68(89.5)
***p<0.001  

<Table 4> Difference in smart phone addiction according to introversion·extroversion

(N=536)

Division N
Smart phone addiction

χ2General user
(n=373) 

Potential risk
(n=87) 

High risk
(n=76) 

Interpersonal satisfaction
Low 173 170(45.6) 1(1.1) 2(2.6)

157.21***Medium 198 143(38.3) 25(28.7) 30(39.5)
High 165 60(16.1) 61(70.1) 44(57.9)

***p<0.001 
Low : Below the M-SD/2,  Medium : M-SD/2∼M+SD/2,  High : Above the M+SD/2 

<Table 5> Difference in smart phone addiction according to interpersonal satisfaction

(N=536)

3. 내·외향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은 내·외향성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내향성은 일반 사용자군(263명, 
70.5%)의 경향을, 외향성은 잠재적 위험군(77명, 88.5%)과 

고위험군(68명, 89.5%)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인관계만족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은 대인관계만족도 정도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인관계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일반 

사용자군(170명, 45.6%)의 경향을, 높은 집단은 잠재적 

위험군(61명, 70.1%)과 고위험군(44명, 57.9%)의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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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Β β Β β Β β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a -0.35 -0.22*** -0.2 -0.12** -0.13 -0.08**

Ageb -0.11 -0.07 -0.07 -0.04 -0.03 -0.02

Allowance 0.37 0.38*** 0.23 0.24*** 0.16 0.16***

Introversion·Extroversion 0.34 0.5*** 0.19 0.27***

Interpersonal satisfaction
General 0.2 0.17***

Parents -0.01 -0.01
Professors 0.02 0.02

Friends 0.45 0.43***

Constant 0.41 0.44 -0.27
R2 0.23 0.44 0.69

Modified  R2 0.22 0.44 0.69
R2 increase amount 0.22 0.25

F 51.997*** 103.994*** 149.008***

**p < 0.01  ***p < 0.001  
This variable was processed as a dummy variable

a
 : 1=Gender(0=Female), b

 : 1=Mid·late 20s(0=Early 20s)  

<Table 6> Variables affecting total smart phone addiction  

나타냈다.

5. 스마트폰 중독의 결정변인

1) 총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기에 앞

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내·외향성, 대인관계만족도, 스마

트폰 중독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중

공선성(multicolinearity)을 진단하기 위해 공차한계(TOL)
와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 값은 0.1 
이하, 분산팽창요인 값은 1.13부터 3.18까지로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가 0.1 이상

(Kim et al., 2013), 분산팽창요인이 10보다 크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Choi et al.,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

시하는 것이 타당함을 검증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은 친구와의 관계(β= 0.43), 내·외향성(β= 
0.27), 일반적인 관계(β= 0.17), 용돈(β= 0.16), 성별(β= 
-0.08)로 설명력은 69%로 나타났다. 외향성의 경향을 보

이고 용돈 금액이 많을수록, 그리고 여학생일수록, 일반적

인 관계와 친구와의 관계에 만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을 

중독에 가까운 사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여성일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게 나타난 Jung(2014)
과 Na(2014)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으며, 용돈이 많고 경

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을 높게 지각하는 것

으로 나타난 Yang과  Park(2005), Lee(2008)의 연구결과

와 일치한다. 또한 휴대전화 중독이 내·외향성에 따라 다

르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난 Lee(2013)의 연구와 스마트

폰 중독이 친구관계에 따라서도 다르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난 Roh(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2)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

펴보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을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구

와의 관계(β= 0.38), 내·외향성(β= 0.26), 용돈(β= 0.18), 
성별(β= -0.11), 부모와의 관계(β= 0.1)로 설명력은 65%
로 나왔고, 금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구와의관계(β
= 0.46), 내·외향성(β= 0.25), 일반적인 관계(β= 0.19), 용
돈(β= 0.15), 성별(β= -0.07)로 설명력은 66%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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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Tolerance Forbidden Daily life obstacle
Virtual world

orientation
Β β Β β Β β Β β

Sociodemo 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a -0.19 -0.11*** -0.14 -0.07** -0.09 -0.06 -0.11 -0.06

Ageb -0.02 -0.01 -0.03 -0.01 0.004 0.003 -0.12 -0.07*

Allowance 0.19 0.18*** 0.17 0.15*** 0.016 0.17*** 0.06 0.05

Introversion·Extroversion 0.19 0.26*** 0.21 0.25*** 0.18 0.28*** 0.15 0.2***

Interpersonal satisfaction
General 0.06 0.04 0.28 0.19*** 0.14 0.12** 0.49 0.36***

Parents 0.13 0.1* -0.08 -0.05 -0.02 -0.02 -0.11 -0.08
Professors 0.12 0.08 0.01 0.01 0.1 0.07 -0.32 -0.19***

Friends 0.42 0.38*** 0.59 0.46*** 0.36 0.37*** 0.49 0.42***

Contant -0.59 -0.67 -0.07 0.72
Modified R2 0.66 0.66 0.58 0.5

R2 increase amount 0.65 0.66 0.58 0.5

F 126.919*** 128.19*** 91.817*** 66.519***

**p < 0.01  ***p < 0.001  
This variable was processed as a dummy variable

a
 : 1=Gender(0=Female), b

 : 1=Mid·late 20s(0=Early 20s)  

<Table 7> Variables affecting sub-areas of smart phone addiction    

(N=536)

다. 일상생활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구와의 관

계(β= 0.37), 내·외향성(β= 0.28), 용돈(β= 0.17), 일반적

인 관계(β= 0.12)로 설명력은 58%로 나왔고, 가상세계 

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구와의 관계(β= 0.42), 
일반적인 관계(β= 0.36), 내·외향성(β= 0.2), 교수와의 관

계(β= -0.19), 연령(β= -0.07)으로 설명력은 50%로 나타

났다. 대인관계 중 친구와의 관계와 내·외향성은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변인 모두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공통변인인 것

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기초하여 결론 및 논의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인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살펴본 결과 일반사용자군이 69.6%로 나타났고 

중독군이 30.4%(고위험군 14.2%, 잠재적 위험군 16.2%)
로 나타남으로써 2013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 결과 

나타난 18.1%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증가현상이 최근 1-2년 새 대학생들의 스마

트폰 중독이 실제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조사

대상자의 차이에 따른 결과인지 명확히 단정지을 수는 없

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다 최근 연구인 Shin(2014)
의 연구에서 중독군이 26.4%로 나타난 것이나 Han(2015)
의 연구에서 35.6%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스마트폰 사용이 

더욱 보편화되면서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이에 대학

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

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성격 유형 중 외향성은 대학생의 스

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것

으로 밝혀졌다. 즉, 외향적인 성향일수록 스마트폰을 중독

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고, 내향적인 성향일수록 스마

트폰을 적절하게 조절하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
마트폰의 주요 사용 기능 중 모바일 메신저와 SNS는 타

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자, 자

기개방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향적

인 성격에 적합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과다 사용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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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비교적 호기심이 많아 다양한 경험과 자극을 원

하는데, 이러한 자신의 욕구와 자극을 스마트폰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

에 비해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한 소통과 자기개

방의 수단의 동기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일이 상대적으

로 드물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한적으로 사용하

기 때문에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
본 연구결과는 내향적인 성격이 우울감, 고립감 그리고 

소외감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기존의 초기 선행연구(Park, 2003; Bae, 2005; Cheon, 
2008; Park et al., 2012)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으나 

사교적이고 활발한 외향적인 성격의 대학생일수록 중독 

경향 역시 높게 나타나 최근의 선행연구(Kim et al., 
2013; Lee, 2013; Mun, 2013; Chang & Son, 2014)와 맥

락을 함께 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경향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

한다. 
대립되는 성격 유형에 따라 스마트폰을 서로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시에 그에 따라 나타나는 사용 행

태는 다르다. 특히 외향적인 성격인 경우 일상적이고 습

관적인 사용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으로 인해 결국 생활 

장애적이고 강박적인 중독 성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Han & Oh, 2006). 
본 연구의 결과 외향적일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

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

다. 즉, 외향적인 사람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외부로 향해 있는 

외향성 특유의 활동적인 에너지를 온라인에서의 가상공간

이 아닌 현실공간에서의 면 대 면 의사소통 상황으로 더

욱 더 분산시켜 정서적인 충족을 이루도록 인식시키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스마트폰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대인관계만족도 영역 중 친구와의 관계만족도와 

일반적인 관계만족도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일반적인 

관계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감이 높을수록 스마

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 인간은 끊임없

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상호작용을 통해 존재하

는데, 이는 사회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인관계만족

도가 높으면 삶의 만족감 역시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관

계를 잘 유지시키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는데, 이를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행동 중 하나로 오늘날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반면,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감의 수준이 낮은 

경우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기 때문에 스마

트폰을 필요한 기능만을 사용해 제한적이다. 스마트폰은 

인터넷과 기존의 휴대전화에 비해 관계 유지 기능이 강하

기 때문에 모바일 메신저나 SNS 서비스 등의 기능을 토

대로 한 다양한 소통 도구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대인관계가 넓어지고 만족감이 높아

질수록 사용률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

은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 하는 사이에 스마트폰에 몰입하

고 의존하게 되는 중독적 사용으로 쉽게 빠질 수 있다. 이
처럼 스마트폰의 기능 자체가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 및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면 대 면 대인관계

의 기회를 감소시켜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의 사회적 관계

를 축소시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본 연구는 대인관계 만족도가 낮을 경우 외로움, 정서

적 결핍, 소외감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된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로,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더욱  중독적 사용이 행해진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로 다른 대

인관계 양상을 보이는 대학생들에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으

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도 하는 반면 효율적

인 의사소통 도구가 되기도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Han & 
Oh, 2006).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상반된 대인관

계 유형의 스마트폰 사용은 실질적인 대인관계를 대체해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할 수 있는 

개인의 환경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Kim et al., 
2013) 기존에 형성된 관계 안에서 행해지는 커뮤니케이션

을 보다 강화시키는 반면 새로운 사회적 관계는 단절하게 

만들기도 한다(Park, 2003). 이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며 유지하는 과정을 거

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계에만 몰두하게 되

거나 가상세계 속에서의 만남을 편안하게 여기고 추구하

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정

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일상화된 사용과 동시에 이루

어질 때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높다

(Na, 2005). 이상과 같이 스마트폰은 대인관계와 소통의 

방식에 이점이 많은 만큼 위험성도 뒤따르기 때문에 무엇

보다 자연히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이 절제되어야 하는

데, 외부에서도 충분히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건전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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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계를 구축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그 필

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Sherry Turkle(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은 ‘Alone Together’ 라는 개념

을 주창하였다(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2012). 이 개념은 다 함께 홀로인줄 모르고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통한 인간관계에 기대는 이 시대의 현상을 우려하

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늘 누군가와 함께 연결되어 있

기를 바라고 잠시라도 홀로 있는 상황을 못 견딘다. 이러

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지속적인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과 

집착은 오히려 해결방안이 된다기보다는 인간관계 중독이

라는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

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용돈은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 것으로 밝

혀졌다. 즉, 용돈 금액이 많을수록, 그리고 여학생일수록 

중독 성향을 보이는 스마트폰 사용이 행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보다 여성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심각하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하

는 것으로(Hwang et al., 2012; Na, 2014), 여성은 남성에 

비해 타인과의 관계에 민감하고 관계지향을 추구하며 자

기표현 측면에서의 과시적 성향이 높다. 이는 남성보다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스마트폰 사용 행태를 통해 설명되

는데,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여성은 대인매체로서의 역할

을 하는 이러한 스마트폰을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전

제로 한 사교의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여성의 특성상 남성에 비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중독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성

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대학생은 이 시기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다. 용돈이 충분히 많고 부모님에게 물질적

인 지지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스마트폰 

사용으로 지출되는 요금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지므로 스

마트폰 중독 경향을 보이게 된다. 또한 과다하게 청구된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대학생은 기타 생활비를 줄이거

나 뜻하지 않은 연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청소년처럼 동

일한 수준으로 강압적인 통제 및 규제를 가하거나 감독하

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일정

하게 정해진 용돈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 시간을 조

절해가면서 요금을 책임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하고 

신기술에 대한 사회·심리적 욕구에 민감한 대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포함한 기기는 호기심을 가지기 쉽고 즉각적

인 보상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사용 역시 편하고 익숙해

서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 미디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기술이자 혜택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필

수적인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

에서는 개인 및 환경적 변인이 스마트폰의 과다한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으므로, 대학생들은 

스마트폰의 긍정적인 효과 부분에만 크게 지각하지 않고 

적절한 자기통제력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조절

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과 얼

굴을 마주보며 정서적인 접촉에 중점을 둔 아날로그 방식

의 소통과 디지털 미디어 방식의 적절한 소통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것이 서로가 스스로를 위해 스마트폰을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을 초반(20-23세), 중

반(24-26세), 후반(27-29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나 

연구대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학생의 경우 

거의 대부분 20대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후속연

구에서는 연령을 성별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성

이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 내·외향성과 대인관계만족도가 스마

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외향성과 대인관계만족도 수준에 따른 스마트

폰 중독의 예방 및 적절한 치료 대안을 제시하고 대학생

이 스마트폰을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홍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생활연구소 등을 

통한 실제적인 교육이 실시되기를 제안한다.

주제어 : 대학생, 내·외향성, 대인관계만족도, 스마트폰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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