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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 보편화와 함께 스마트폰 중독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

년, 성인,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중독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스마트폰 중독으로 

나타나는 건강문제, 우울증, 반사회성, 정신분열, 자존감 저하, 사회적 기대감 저하 등 SNS와 메신저 사용이 부정적

인 요소와 가장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게임과 동영상 등은 비교적 부정적인 문제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중독비율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문제점 해결책에 대한 선호도를 추가 분석하

였고, 스마트폰 중독 감소를 위한 개선책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인터넷중독, 모바일 메신저, 스마트폰 중독, 소셜네트워크, 정신건강

Abstract  Along with the universalization of smartphones, smartphone addiction is becoming a 

physical and mental social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evance of 

the problems caused by addiction in 300 adolescents, adults and the elder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use of SNS and messenger were most related to the negative factors such as health 

problems, depression, antisocial, schizophrenia, lower self-esteem, and lower social expectation. In 

addition, games and videos were analyzed to have relatively low negative problems. Focusing on the 

high addiction rate, the researcher further analyzed the preference for problem solution and 

discussed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smartphone addiction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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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인구대비 94∼95%로 세계

적으로 보급률이 크게 높고, 이미 2016년 기준으로 PC 

데이터 통신량을 넘어선 실정이다[1,2]. 편리한 휴대성

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은 순기능 이외에 다양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게임, 인터넷 등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에

서 신체적/정신적인 부작용을 악화시켜 사회적으로 부

정적인 인식과 함께 최근에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3-5]. 본 연구는 청소년, 성인, 노인 연령층을 대상으

로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근 사용자들

의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분

석결과를 토대로 스마트폰 중독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

운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

과 같다. 2장 스마트폰 중독 문제점과 원인 분석, 3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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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경향과 요구사항 분석, 4장은 개선안 탐색과 

항목별 선호도 조사, 5장은 결론으로 구성된다. 

2. 관련 연구

2.1 스마트폰 중독 현황 및 문제점

전 세계적으로 국내는 2010년을 시작으로 아이폰, 

안드로이드폰이 활성화와 함께 가입자가 국내 전체 인

수를 넘어섰다. 2017년 한국은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

률(76.4%) 4위 국가로 인구대비 94% 이상이 스마트폰

을 사용하고 있다[6,7]. 전 연령층이 다양한 정보들과 

영상 등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스

마트폰 중독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왔다. 매년 통계

청(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스마트폰 과

의존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이나 성인에 끼치는 부작

용 분석해왔다. 2018년 조사 결과 연령 별로 유아(비교

적 높음), 청소년(소폭감소 했으나 이미 포화상태), 성

인, 60대 이상 노인(증가 폭 가장 높음)이 메신저와 

SNS 콘텐츠를 많이 사용했다. 위험 항목으로 라디오·

팟캐스트, 불법 게임, 성인용 콘텐츠 순으로 정의했고 

조사 대상 77% 이상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대답했다[8]. 사용 비율이 높은 콘텐츠

인 SNS와 메신저, 동영상, 게임의 경우 기존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① 메신저, SNS : 부적정인 가치관 형성(아동, 청소

년),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청소년, 성인), 우울 

및 불안(성인, 노인), 업무적 및 사회적 방해 초래

(성인), 의사소통 단절 및 소외현상(노인) 등이 존

재했다[9-11].

② 동영상 : 사회성 결여 및 대화감소(청소년), 음란

물과 성인 콘텐츠 유포(성인), 유언비어 및 가짜

정보 노출(노인)[12,13].

③ 게임 : 정서적 우울과 불안(청소년, 성인), 통제력 

저하 및 스트레스 강화(성인)[14,15].

각 중독 문제점은 공통점이 있다. 강박증, 우울, 정신

증, 불안,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적 증상과 손목터널증후

군, 거북목 증후군, 눈의 피로 등 신체적 증상 등 다양

한 연구에서 부정적인 요인과 관련이 높았다.

2.2 사회심리학적 원인 분석

스마트폰 중독은 심리학적 원인이 비중이 높은 것을 

앞서 문제점 분석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정신적인 질환

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부정적인 경향이 집중될 경

우 문제점 악화와 함께 부정적인 에너지를 소비하게 됨

으로써 삶의 질과 주관적 행복감을 감소시키게 된다. 

메신저와 SNS, 동영상, 게임 등 주요 콘텐츠들을 차단/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회피 수단으로써 동영

상, 게임으로 집중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욕구 불만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본 논문은 신체적 문제보다 비교

적 비중이 높은 정신적 문제를 사회심리학적 시점으로 

원인을 분석한다. 이는 정신건강 경향에 필요한 설문 

항목으로 사용한다. 

① 사회적 스트레스 강화 : 청소년과 대학생은 과도

한 학업 경쟁(학습장애)과 취업 준비 스트레스, 

직장인의 경우 업무 효율성 저하와 함께 직장 스

트레스 강화를 시키는 원인이 되었다[16,17].

② 대인관계 문제 : 청소년과 대학생의 경우 대인관

계를 악화시키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원인이 

되었으며, 중독성향이 강화될수록 우울 정도가 매

우 증가했다. 이외 특징은 남성보다 여성의 중독

시간이 크게 높았다. 노인의 경우 대인관계 강화

에 기여 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8,19].

③ 사회성 결여 : 청소년은 중독성이 높을수록 일상

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 등 사회성 발달이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소득이 낮고, 나이가 어릴수록 중독성에 대한 사

회성 결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20,21]. 

④ 정서적 우울 및 불안, 통제력 저하(공격성) : 아동

과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이 초기 정서 형

성과 부모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외 우울증과 불안 증세, 주의력 결

핍 장애를 강화하는 원인이 되었다[22,23].

⑤ 가짜정보 노출 : 전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특정 미디어, 뉴스, 커뮤니티 등으

로부터 유언비어, 반사회적 정보, 명예훼손 등 출

처가 명확하지 않은 조작된 정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문제가 되었다. 허위, 의도적, 유도 등 가

짜정보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고, 개인 사용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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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으로 여파(SNS상에서)가 큰 특징이 있

다[24,25].

중독의 주요 원인은 습관성, 자극적, 욕구 해소 방안

을 위한 정신적인 문제들이 원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짜정보 확산과 같은 특징은 스마트폰 중

독이 사회병리적 현상(부정적)을 확산시키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정신건강 경향 조사분석

3.1 스마트폰 중독 문제점 인식 분석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은 Table 1과 같다. 2019년 8

월부터 9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청소년(20세 이하), 직장인 성인(20세∼60세), 노인(60

세 이상)인 각 100명(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

행하였다. 설문에 표시하지 않거나 설문을 제대로 응답

하지 않은 성인 6명 노인 17명(총 23명)의 자료는 제외

한다. 1차 설문 조사 내용은 총 7문항에서 총 5점 척도

를 설정하여 평균을 비교 분석하였다. (인식 범위 : 최

하 7점∼최고 35점)

Table 1. Smartphone addiction Problem 

Recognition

Problem Youth(100) Adult(94) Elder(83)

Nega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0.30 0.41 0.24

Depression and 

Anxiety
0.21 0.48 0.51

Decreased work 

Efficiency, 

Academic activity

0.77 0.85 0.28

Communication 

break
0.48 0.48 0.31

Social Alienation 0.28 0.12 0.33

Loss of Control 0.06 0.47 0.28

Rumors and False 

information
0.11 0.16 0.61

Overall Average 0.31 0.42 0.36

중독 문제점을 인지하는 사용자가 위험군 전체평균 

0.36(36%)이 중독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성인의 

경우 42%로 중독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지만, 업무 효

율성 저하 85%, 통제력 저하에 47%로 중독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큰 차이를 보인 유언비어 

및 가짜정보 61%로 노인 연령층에서 중요한 문제점으

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문제점별 해결책 개선안 요구사항 분석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은 Table 2와 같다. 전체 대상

자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고 가정하

고 다음과 같은 개선한 요구사항에 대한 필요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상위 4개 항목은 스마트폰 과의존 가이드

(한국정보화진흥원)를 참고한다[26]. 설문에 표시하지 

않거나 설문을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청소년 5명 성인 

1명 노인 8명(총 14명)의 자료는 제외한다. 2차 설문 조

사 내용은 총 5문항에서 총 5점 척도를 설정하여 평균

을 비교 분석하였다. (인식 범위 : 최하 5점∼최고 25점)

Table 2. Smartphone addiction treatment 

improvement requirements

Solution Youth(95) Adult(99) Elder(92)

Blocking / 

Restriction 

Technology

0.45 0.28 0.71

Correct 

Smartphone 

Usage habits

0.12 0.33 0.66

Participation in 

Addiction 

Prevention 

Program

0.28 0.11 0.37

Strengthen 

hobbies such as 

walking and 

sports

0.57 0.41 0.53

Revision and 

Tightening of 

legal regulations

0.16 0.09 0.37

Overall Average 0.52 0.24 0.52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독예방 지침(4개 항목)과 추가 

항목까지 전체평균 0.42(42%)만 지침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우 외부활동, 노인의 경우 

차단/제한하는 방법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인

의 경우 0.24(24%)로 비율이 낮은데, 인터뷰 결과 일반

적인 메뉴얼은 실제 중독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

한다고 대답했다. 관련 연구 문제점 분석결과, 정신적인 

질환에 원인이 높지만, 실제 개선안은 관련성이 부족하

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치료를 위한 현

실적인 개선안에 대한 항목을 세분화하여 통계/분석할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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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개선안의 탐색

4.1 선호도에 따른 기술적/정책적 개선방안

Table 3은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선호하

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새로운 기술적/정책적 개선방

안을 나타낸다. 

Table 3. Improvement Details Direction Definition

Solution Technical Policy

Blocking / 

Restriction 

Technology

Addiction prevention 

Application 

improvement

Budget Development for 

Government Support 

Project

Correct 

Smartphone 

Usage habits

None
Guidelines for Physical 

and Mental Illness

Participation in 

Addiction 

Prevention 

Program

Improve your online 

Prevention program

Online prevention 

programs mandatory 

participation

Strengthen 

hobbies such 

as walking and 

sports

School / Work Group 

Counseling Program

School / Workplace 

Group Counseling 

Program

Mandatory

Revision and 

Tightening of 

legal 

regulations

Smartphone Content 

Verification

Strengthening legal 

restrictions on bogus 

information

① 사용차단/제한 기술개발 : 특정 욕구 해소 공간을 

차단/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중독 행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의 경우 정부에서 개발 제공하는 ‘사이버 안심존’ 

등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IOS 등 

버그가 많고 자녀가 삭제할 수 있는 등 문제가 많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노인 대상으로는 이

러한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정부에서 새로운 프로

젝트를 개발과 함께 장기적인 기능개선과 업데이

트 지원이 필요하다.

② 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 :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지침 수준으로 세부적인 자료가 존재하

지 않는다. 특히 노인을 위한 스마트폰 중독예방 

캠페인은 전무 하다. 신체적 질환에는 거북목 증

후군, 불면증, 전자파 노출, 눈의 피로, 손목과 손

가락 통증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기존 

예방 메뉴얼을 신체적/정신적 질환들을 고려하여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중독예방 프로그램 참여 : NIA 스마트쉼센터, 교

육부 KERIS,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체부 

게임과몰입힐링센터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방/

인식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외에는 상담/치유를 위한 통

합상담만이 존재하고, 치료/지원 프로그램은 전

혀 없는 실정이다. 새로운 치료/지원과 함께 프로

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정책들을 교육, 공공, 

민영 기관이 공동으로 협의가 필요하다.

④ 산책, 운동 등 취미활동 강화 : 개선안 중 청소년, 

성인, 노인 전 연령층이 가장 평균 50.03%로 흥

미도가 높은 개선안이다. 현재 대부분 사용자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므로, 스마트

폰 이외에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체재를 취미

활동으로 찾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다.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중독 이전에 학교나 직장 내에서 주기

적으로 시행한다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학교의 경우 대부분 전문상담교사가 존재한

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상담 담당 부

서 설치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상담 연수 형태로 

업무가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⑤ 법적 규제 개정 및 강화 : 기존 콘텐츠 차단 및 

모니터링 기술이 완성도가 낮고 특정 나이에만 치

우쳐 활성화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문제점 중 유

언비어 및 가짜정보의 경우 최근 수년 사이에 사

회적인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스마트폰 콘텐츠 

검증 기술은 이런 가짜정보 출처 추적 및 부정적

인 정보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동화 기술이 적

용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자녀 스마트폰 

감시법, 어린이 판매 제한 의무화 같은 법안이 추

진되기도 하였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외 가짜

정보의 경우 확산하는 특성으로 벌금 및 징역 등

을 강력하게 강화하는 것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4.2 기타 논의 

4차 산업에서 IoT 분야의 진출은 스마트폰뿐만 아

니라 다양한 통신 기반 장비도 신체적/정신적 질환들을 

강화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비교적 신체적인 질환들은 

물리적으로 치료 가능성이 크지만, 정신적인 질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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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될 경우 사람 개인의 가치관과 삶에 대한 

질을 크게 떨어트리게 될 것이다. 이는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전 사용자들이 행위에 대한 중독이라는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마다 중독에 대한 

집중도는 각자 다르다. 그러나 앞으로 대부분의 일과를 

스마트폰과 같은 기계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점 높아

지고 있어, 문제점이 심각하고 스마트폰에 국한될 문제

가 아니라는 것이다. 구글 학술 검색 결과 국내 스마트

폰 중독 연구는 대부분 2011년 이후를 시작된다. 중독

에 대한 문제점과 진단을 위한 척도 개발, 신체적/정신

적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점을 

중심으로 분석해왔다. 이제는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새로운 개선책을 제시하고 연구/투자를 해야 할 시기라

고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중독 문제점에 대한 심

각성에 관해 설명했다. 최근 SNS를 통한 언어폭력, 명

예훼손, 협박 및 강요 등의 뉴스를 보면서 정신적인 질

환의 영향이 외부로 투사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로 나

타나고 있다는 현실은 이미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미

국에서는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

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문

자메시지·게임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중독에 대해 

마약과 같이 여길 정도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

다. 이를 위해 메신저나 SNS의 커뮤니티 내의 긍정적 

의사소통을 위해 기능을 개선하거나, 사용 비중을 감소

하기 위한 외부활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미디어의 역기능은 항상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막

다른 골목길과 같다. 국내 정부, 교육, 기업 등은 항상 

이 점을 고려하여 중독에 대한 역기능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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