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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애단계에 따라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집단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받

는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16명, 대학생 15명, 직장인

1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경험하는 주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아이디어로 50∼64개의 핵심문장을 산출하고, 참여자들이 유사성 분류를 한 결과에 대해 다차원

척도법과 위계적 군집 분석을 실시해 개념도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마트폰 스트레스 군집으로는 1) 외부적(부모 및 학교) 제재, 2) 과다사용 및 절제 어려움, 3)

SNS 사용 관련, 4) 기기 및 기능 관련, 5) 인간관계 관련으로 범주화되었다. 공감도 평정 결과,

청소년들은 과다 사용 및 절제 어려움과 인간관계 관련 스트레스 군집에 높은 평정치를 보였으며,

SNS사용과 관련한 스트레스는 가장 낮은 공감 평정도를 보였다. 둘째, 대학생이 경험하는 스마트

폰 스트레스 군집은 1) 과다사용에 따른 불편감, 2) SNS를 통한 인간관계 문제, 3) 프라이버시 침

해, 4) 정보 확인 관련, 5) 기기 및 기능 자체로 범주화되었다. 공감도 평정 결과, 대학생들은 프라

이버시 침해와 과다사용에 따른 불편감에 높은 평정치를 보였고, 기기 및 기능 자체에 대한 스트

레스는 가장 낮은 공감 평정도를 보였다. 셋째, 직장인이 경험하는 스마트폰 스트레스 군집은 1)

과도한 정보에의 노출, 2) 인간관계 문제, 3) 사회변화에 대한 통찰, 4) 타인에 대한 의식, 5) 업무

및 직장생활 관련, 6)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주객전도로 범주화되었다. 공감도 평정 결과, 직장인

들은 업무 및 직장생활 관련 스트레스와 과도한 정보에의 노출에 가장 높은 공감을 보였으며, 타

인에 대한 의식과 인간관계 문제는 가장 낮은 공감 평정도를 나타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

애단계별 스마트폰 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스마트폰 스트레스,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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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기존 IT 기기들의 시간, 공간, 그리

고 장소의 제약을 극복한 기기로서(박인곤, 신동

희, 2010) 일상생활을 포함한 사회, 경제, 문화 전

반에 걸쳐 많은 부분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최윤정, 윤혜정, 이중정, 2013). 전 세계적으로 스

마트폰 사용자의 수가 39억 명을 기록하였고(KT

경제경영연구소, 2017),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6

월 기준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성인 사용자 기

준 91%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10명 중 9명이 스

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세계에서 3번째

로 높은 수준이다(KT경제경영연구소, 2016). 성인

뿐 아니라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의 스마트

폰 보급률 역시 점차 확대되어 스마트폰 사용이

저연령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고성자, 2012). 이처

럼 스마트폰 사용 확산은 스마트 혁명(smart

revolution)이라 불릴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확

대되어 가고 있다. 2016년 최초로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이 데스크탑 인터넷 이용률을 추월

했고, 이미 인터넷 메신저, 사진, 날씨 확인, SNS,

게임, 검색 등과 같은 서비스 이용은 스마트폰 앱

을 통해 이용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며, 온라인

쇼핑과 관련해서도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KT경제경영연구소, 2017). 그 밖에

스마트폰을 통한 다양한 소통의 방식이 열리면서

SNS 및 기존 통신방송시장의 생태계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박인곤, 신동희, 2010).

이러한 스마트폰의 영향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보급과 사용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

과 관련된 심리학 분야의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

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심리학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addiction)이라는 임

상적 진단에 초점을 두어 병리 중심으로 이루어

져 왔다. 즉,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해 금단, 내성,

가상세계 지향성, 일상생활 장애 등과 관련해 심

각한 문제에 놓여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박성복, 황하성, 2014; 유

태정, 김석선, 2015).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연

구가 주로 등장하게 된 원인은 스마트폰의 기능

발달과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스마트폰에 지나치

게 의존하거나 과다하게 사용하는 양상이 나타나

면서라고 볼 수 있다(고성자, 2012). 또한 스마트

폰의 특성 상 컴퓨터와 인터넷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스마트폰이 인터넷의 사용영역 대

부분을 대체하게 되면서 인터넷 중독과 유사한

양상의 스마트폰 중독이 발생되면서(정구철, 2016)

기존 심리학 연구들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에 대한

임상적 중독이라는 병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

어 왔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역기능적 문제들은 비단 고위험 중독수준에 놓여

있는 일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9.1%로(한국

정보화진흥원, 2012),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스마

트폰에 대한 예방적 전략은 이러한 중독군에만

집중되고 나머지 90% 이상의 일반군에 대한 전략

은 미미한 실정이다(임숙희 외, 2014). 더불어 임

숙희 등(2014)에 의하면 국내에 스마트폰 이용으

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중독 수준이 아닌 경미한

수준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이용자들이 많다는 결

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병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

보다 일반인들의 스마트폰 건강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범국민적으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스마

트폰 사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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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IT기술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테크노스트레스(technostress) 혹은 테크

놀로지 스트레스(technology stress)라는 용어가

등장한 바 있다. 이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경험하

는 적응과 관련한 스트레스로 정의된다(Brod,

1984; Lee, Chang, Lin, & Cheng, 2014). 즉, 테크

노스트레스는 새로운 IT기술에 적응적으로 대처

하지 못하는 문제를 말하며(Brod, 1984), 주로 업

무현장에서 발생되는 이슈로 일 처리와 커뮤니케

이션 등에 관한 각종 신기능과 기기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유발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기술에의 적응 어려움과 별

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스마트폰 스트레스를 새

로이 이해하고자 한다. ‘스마트폰 스트레스’는 스

마트폰을 사용하는 개인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으로, 대중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심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란 개인

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긴장하거나 불안한 상태

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각성된 개인은 충분한 이

완에 방해를 받아 수면장애 등의 어려움을 겪기

도 한다(Elo, Leppänen, & Jahkola, 2003). 더불어

높은 스트레스는 개인이 지닌 자원에 부담을 주

거나 처리한계를 초과하므로 짜증, 불안, 죄의식,

시기, 혐오감 등의 부정적 정서적 반응을 야기하

여 안녕감을 위협할 수도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이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

는 요인을 스트레스원(stressor)이라 부르는데, 이

는 압도적이며 충격적인 사건과 사고 뿐 아니라

사소한 일상에서의 경험들 또한 포함한다(Pillow,

Zautra, & Sandler, 1996). 스마트폰은 다른 기기

와 차별적으로 이동성(mobility)와 휴대성

(portability)라는 고유속성을 지니므로 비교적 제

약 없이 수시로 사용된다(박웅기, 2003; Gebauer

& Shaw, 2004). 따라서 일상적 스마트폰 사용에

따라서 경험하는 다양한 부정적 상태는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안녕감을 위협하는 하나의 스트레스

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

마트폰 스트레스를 ‘스마트폰 사용에 따라 경험하

는 긴장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 상태’로 정의하고

자 하며, 스마트폰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것이야말

로 보다 만족스럽고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에 중

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은 일상 전반의 걸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개인은 기술 활용 및 적응문제 이상으로 불

안과 긴장 등의 부정적 심리내적상태를 경험한다

(Liang & Wei, 2004). 최근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

털 기기로 인한 부작용에 저항하고자 디지털 디

톡스(digital detox), 안티스마트(antismart) 등의

움직임 또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신체 및 심리적 피로감

을 호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개인은 스트레스 상황과 마주하기

도 하지만, 스마트폰의 사용은 정보습득, 사회교

류, 거래처리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편의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유희적 이점을 제공

하기도 한다(조현, 남달우, 김성희, 2011). 이렇듯

스마트폰의 사용은 양날의 칼로 작용하기에 개인

은 이를 통해 긍정 및 부정경험을 모두 하게 된

다(Yun, Kettinger, & Lee, 2012). 따라서 스마트

폰 사용에 있어서의 부정정서를 감소시킴으로써

긍정적인 스마트폰 사용을 도모할 수 있기에, 스

마트폰 스트레스는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선행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개념인 것이다.

한편, 연령 및 생애 발달단계상의 역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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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목적과 태도에는 차이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정만수, 2014; 최정일, 장예진,

2015). 본 연구에서는 연령 및 사회활동

(age-social)에 따라 집단별로 경험하는 스마트폰

스트레스 요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생애단계에 대

한 구분은 학자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진 바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황에 맞추어 구분한 최

운실, 이희수와 변종임(2003)을 바탕으로 하여 생

애단계를 구분하였다. 특히, 스마트폰을 비교적 활

발하게 사용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세 집단을 연

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① 청소년(중고등학교 취

학기간이 주종인 10대) ② 대학생(청년후기로 대

학 재학생) ③ 직장인(성인기에 속하며 급여를 받

고 규칙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이)이다. 이와 같이

구분된 집단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일 것

이다.

먼저 청소년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

게 보는지를 의미하는 공적 자의식이 높아지며

(Rosenberg, 1979), 상상 속에서 관중을 만들어내

고 의식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다른 집단에 비

해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며 또래와 자신을 비

교하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홍지은, 강

민주, 2013). 또한 또래 집단에서의 사회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통해 소속감과 소외감을 느끼곤 한다. 한편, 연령

이 낮은 10대들은 스마트폰 의존성이 높아 중독

상태에 이르기 쉽다(김동일, 정여주, 이윤희, 2014;

황하성, 손승혜, 최윤정, 2011). 이에 가정 및 중고

등학교에서는 부모 및 교사로부터 사용 제재가

있곤 하며(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이 과정

에서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과는 다른 고유한 면

일 것이다.

한편, 대학생 시기는 심리적 독립과 과업성취와

같은 발달과업을 지니는 데, 이를 통해 상당히 급

격한 심리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마은애, 손은

정, 2014).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도 제재가 완화

되며 자율감은 증가하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자

발적 조절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

규영, 김윤희, 2014). 따라서 스마트폰으로 인해

강의 및 학업집중에 어려움을 보다 호소할 수 있

다. 더불어 대학생은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에의

호기심이 높아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이용한다(조화, 2013).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 동기 중 타인과 연결되

어 함께 즐기고 시대에 뒤치지 않으려는 사회 심

리적 동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심

효평, 김도연, 2013). 이에 대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새로운 컨텐츠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회

적 요구에 따른 스트레스 또한 상당히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직장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의 1/3을 근무

현장에서 보내므로, 업무와 관련해 스마트폰을 사

용하며 부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실제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업무 외 시간에도 회사 연락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지훈, 2017). 이에 많은 직

장인들이 근무시간 외 스마트폰을 통한 업무지시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개인의 스

마트폰을 업무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

현하는 OHS(Office-Home Smartphone) 기능이

가능해지면서 발생하는 일-가정 갈등(work to

family conflict) 이슈가 떠오른 것이다(Yu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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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저녁시간 업무를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일-가정 갈등 뿐만 아

니라, 개인의 안녕감과 회복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Ohly & Latour, 2014). 또한 스마트폰이

2000년대 중반에 와서 본격적인 대중화가 이루어

진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를 함께 겪은 이들이므로 스마트폰이 등장함

에 따라 변화된 사회의 모습에 대한 회의나 잃게

된 가치에 대한 향수를 보다 많이 경험할 것이다.

이에 다른 집단에 비해 개인정보유출, 사용 예절,

피상적 상호작용 등의 문제에 보다 민감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스마트폰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스마

트폰 이용자의 심리적 매커니즘을 바탕으로 한

심리 교육적 차원의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과 관

련된 부분만 주를 이루었고 그 외에는 아직 충분

하지 않은 실정이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개입

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용자들이 인식하는 부정

적 경험에의 반영 없이, 스마트폰의 건강한 사용

을 강조하도록 하는 노력들은 충분한 효용을 지

니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질적 연구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연구 참여

자가 실제 경험하는 바를 중심으로 구체적 사례

를 통한 bottom-up접근을 통해 스마트폰 스트레

스를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까지 스마트폰

사용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게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상에 대해

탐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식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Creswell,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패러다임을 반영한 개

념도 연구(concept mapping) 방식을 활용하고자

한다. 개념도 연구 방법은 개인의 특정 경험에 대

한 이해 및 해석에 사용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

하여 사용되는 연구 방법으로, 개념도 연구를 통

해 특정 경험에 대한 개개인의 고유한 심리내적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다(김나래, 이기학, 2016).

또한 개념도 연구 방법에서의 데이터 수집은 인

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방식으로 진행되며, 더불어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 위주의 질적 분석 방식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인 근거를 바탕

으로 분석하기에 개념도 연구는 질적 및 양적 연

구의 한계점을 상호 보완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최윤정, 김계현, 2007). 더불어 개념도 연구

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인터

뷰를 진행하고, 이를 핵심문장으로 정리한 뒤 참

여자들이 직접 군집 분류를 진행함으로써 실제

개개인이 가진 개념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데 그 장점이 있다(Kane & Trochim,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껏 충분히 연구

되지 않았던 개인이 지각한 스마트폰 스트레스

요인 구조를 확인하는 데 개념도 연구 방법을 사

용하고자 한다. 개념도 연구 방법을 통한 스마트

폰 스트레스 요인 연구는 연구자들의 조작적 정

의에 기반한 연역적 접근에서 간과될 수 있었던

실제 참여자의 경험(real experience)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연구 참여자의 행동을

보다 밀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념도 연구 방법을 통해 청

소년, 대학생, 직장인의 서로 다른 발달 단계에 속

한 개개인이 스마트폰 스트레스를 어떻게 경험하

고 있는가에 대해 심층적 수준에서 탐색하는 데

있다. 스마트폰 사용의 빠른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건강한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한 부분

은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임숙희 외, 2014).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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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 사용자들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서는 스마트폰이 줄 수 있는 여러 장점을 활용함

과 더불어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려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한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의 스마트폰

스트레스 요인의 심층적 탐색은 장기적으로 스마

트폰 지표 개발을 통한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프

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 방

향의 건전한 모바일 문화 구축에 기여할 대책을

마련하는 토대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

주하는 이들로 세 집단으로 이루어져있다. 연구대

상자 모집을 위해 청소년의 경우 연구자가 근무

했던 청소년 상담기관을 통해 눈덩이 표집

(snowball sampling)을 진행하였으며, 대학생의

경우 SNS를 활용하여 모집공고를 게시함과 동시

에 대학생이 주로 활용하는 취업관련 카페 2곳과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커뮤니티에 모집공고를 게

시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직장인의 경우 SNS

를 활용하여 모집공고를 게시한 뒤 눈덩이 표집

방법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개념도 방법은

연구 참여자 수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없으나, 최

소 10명에서 40명 내외의 참여자 수가 적절하다고

제안된 바 있다(Kane & Trochim, 2007). 본 연구

참여자 중 청소년 집단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

학교 3학년까지 구성된 16명(여자 6명, 남자 10

명), 대학생 집단은 대학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구

성된 15명(여자 9명, 남자 6명), 직장인 집단은

20-30대 직장인 15명(여자 7명, 남자 8명)이 해당

된다. 연구 참여자 정보를 표 1에 제시하였으며,

청소년 집단에서 평균나이는 16.12세(SD=1.36)이

며,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최소 4년에서 최대 6년

1개월이었다. 대학생 집단 평균나이는 23.07세

(SD=2.49)이며,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최소 4년에

서 최대 8년 6개월이었다. 직장인은 평균나이는

31.20세(SD=3.47)로,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최소

4년에서 최대 15년이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들

이 소속된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사전 심의 및 승인을 걸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팀 연구원들은 연구 참여자들

에게 사전에 연구를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

의서를 얻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청소년의 경우는

법정대리인(부모) 동의를 사전에 득하였다. 연구

완료 후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후설명과 함께

소정의 사례가 지급되었다.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Kane과 Trochim(2007)이 제안한 개

념도 연구 절차 6단계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참

고로 본 연구의 연구팀은 개념도 연구에 직접 참

여한 바 있는 연구원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연구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정기 팀 스터디

를 진행하였다. 개념도 연구 첫 단계인 준비단계

에서는 초점질문을 도출하며, 본 연구의 초점질문

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어떨 때

스트레스를 경험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즉,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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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을 사용하며 긴장과 불안 등의 부정적인 상

태를 겪었던 상황에 대해서 가급적 자세히 이야

기해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산출 단계

이며, 이를 위해 연구원들이 2016년 11월부터 12

월까지 연구 참여자들과 직접 만나서 1차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약 50-60분 동안 개별면접 혹

은 2-3명의 참여자와 집단면접(focused group

interview) 형태로 실시되었다. 사전 동의를 구하

여 면접과정에 대한 녹음이 이루어졌다. 녹음된

자료는 이후 전체 축어록으로 작성되었고, 초점질

문에 대한 핵심 진술문들이 산출되었다(Paulson

& Worth, 2002). 본 연구팀에 속하는 연구자들(심

리학 교수, 심리학 전공 박사과정 1명, 심리학 전

공 석사 졸업생 1명, 심리학 전공 석사 과정 각 1

명)이 회의를 통해서 중복되는 내용의 진술문은

합하였으며,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지극히 개인

적인 응답에 속하는 진술문은 제거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청소년 집단 총 59개, 대학생 집

단 총 50개, 직장인 집단 총 64개의 핵심 문장이

산출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연구 참여자들과 2차

면담을 통해서 진술문을 구조화하는 단계로, 2017

년 1월부터 2월까지 이루어졌다. 이때 1차면담에

연구 참여자들 중 해외체류 등과 같은 개인적 사

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한 청소년 1명과 직장인 1

명을 제외하고, 동일한 연구 참여자가 2차면담에

응하였다. Kane과 Trochim(2007)은 이러한 분류

와 평정 단계를 설명하면서, 모든 참여자가 모든

단계에 포함될 필요는 없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 두 명의 참여자가 1차면담에만

참여하였음에도 연구적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발

생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구조화 단계를 위해 연

구자들은 카드 낱장에 최종 핵심문장을 적어서

준비하였고, 참여자들에게 진술문 카드를 유사하

게 보이는 것끼리 분류하고 평정하도록 요청하였

다. 이때 하나의 카드를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전체의 카드를 하나의 그룹으로도 분

류할 수 없다는 조건을 두었다(Paulson & Worth,

2002). 아울러 각 스마트폰 스트레스 최종 진술문

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동의한

다고 느끼는 지에 따라 문항별로 리커트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 매우 동의한다)로 평

정하도록 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개념도 분석 단계이며, 이를 위

해 SPSS 18.0을 사용하여 다차원척도법

(Multidemensional sclaing; MDS)과 위계적 군집

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다차원척도법에서 분석 자료는 세 번째 단계

에서 연구 참여자가 구조화한 카드 분류 결과이

다. 같은 범주로 묶인 문장은 0, 다른 범주로 묶인

문장은 1로 코딩하여 개인별 유사성 행렬표

(Group similarity matrix; GSM)를 합하여 집단

유사성 행렬표를 제작하였다. 집단 유사성 행렬표

를 역채점하여 분석하는 MDS 결과, 더 빈번하게

같은 범주로 묶인 진술문들은 서로 가까이 위치

하게 된다. 위계적 군집분석에서는 MDS에서 산

출된 좌표 값들이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Kane과 Trochim(2007)의 제안에 따라 Ward 연결

법을 통해 거리를 기반으로 군집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분석 단계를 거쳐 개념도 그림을

완성하였다. 개념도 연구절차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단계인 해석과 활용은 이어지는 연구결과와

논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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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성별 학년
만 나이

(세)

스마트폰

사용기간
하루사용량

청소년

집단

1 남 중 2 13 5년 2개월 1-3시간미만

2 남 중 2 13 5년 9시간 이상

3 남 고 1 15 4년 3-6시간미만

4 여 고 2 16 6년 3-6시간미만

5 여 고 2 16 4년 3-6시간미만

6 남 고 2 16 5년 1-3시간미만

7 남 고 2 16 4년 6개월 3-6시간미만

8 여 고 3 17 5년 6-9시간미만

9 여 고 3 17 5년 5개월 3-6시간미만

10 여 고 3 17 4년 9개월 6-9시간미만

11 여 고 3 17 6년 1개월 6-9시간미만

12 남 고 3 17 5년 5개월 3-6시간미만

13 남 고 3 17 6년 3-6시간미만

14 남 고 3 17 6년 3-6시간미만

15 남 고 3 17 4년 3-6시간미만

16 남 고 3 17 5년 2개월 9시간 이상

평균 16.12

표 1. 연구 참여자

참여 성별 학년
만 나이

(세)

스마트폰

사용기간
하루사용량

대학생

집단

1 여 1 학년 18 8년 6개월 3-6시간미만

2 여 1 학년 19 6년 6-9시간미만

3 여 2 학년 21 5년 9시간 이상

4 여 3 학년 21 6년 6-9시간미만

5 여 4 학년 21 6년 6-9시간미만

6 여 4 학년 23 5년 1개월 6-9시간미만

7 여 4 학년 24 5년 1개월 3-6시간미만

8 남 3 학년 24 7년 1-3시간미만

9 남 3 학년 24 6년 2개월 3-6시간미만

10 남 4 학년 24 4년 3-6시간미만

11 여 4 학년 25 3년 6개월 6-9시간미만

12 여 4 학년 25 10년 6-9시간미만

13 남 4 학년 25 6년 3-6시간미만

14 남 3 학년 26 6년 6-9시간미만

15 남 4 학년 26 4년 3-6시간미만

평균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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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진술문

분류 단계 결과, 청소년 참여자들은 최소 5개에서

최대 6개(M=5.25, SD=1.09) 그룹으로, 대학생 참

여자들은 최소 4개에서 최대 7개(M=5.67,

SD=.90) 그룹으로, 직장인 참여자들은 최소 4개에

서 최대 10개(M=6.86, SD=1.79) 그룹으로 분류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유사성 행렬표를

MDS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2차원의 해법 stress

value가 각각 .278(청소년), .285(대학생), .294(직장

인)로 나타났다. Stress value란 실제 거리와 추정

된 거리 간의 불일치 즉, 오차를 뜻한다. 이는 합

치도 개념으로서 두 거리가 완전하게 일치하면 0

으로 작은 값이 적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유미, 유금란, 2016). 본 연구결과에서 stress

value 값은 개념도를 위한 MDS분석에 적합한 범

위(.205～.365)룰 충족하였다(최윤정, 김계현, 2007;

Kane & Trochim, 2007). 각 집단별 개념도 분석

결과 및 공감도 평정은 아래와 같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마트폰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도

분석결과에 따른 각 집단별 군집과 진술문을

표 2(청소년), 표 3(대학생), 표 4(직장인)에 제시

하였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마트폰 스트레스 요

인에 대한 개념도는 두 개 차원에 따라 다섯 개

군집으로 나타났고, 차원 1은 스트레스 원천에 따

른 스마트폰 기능 및 심리내적 차원으로, 차원 2

는 스마트폰 주 사용목적에 따라 자기지향 및 관

계지향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1에서 차원 1

참여 성별
만 나이

(세)
근무기간 직무

스마트폰

사용기간
하루사용량

직장인

집단

1 여 25 2년 경영관리직 7년 9시간 이상

2 남 27 - 기타(공기업기술직) 5년 -

3 남 29 4년 영업/영업관리직 7년 9시간 이상

4 여 30 6개월 기타(공무원) 5년3개월 3-6시간미만

5 여 30 6년 영업/영업관리직 6년 6-9시간미만

6 여 30 6년1개월 경영관리직 6년1개월 9시간 이상

7 여 30 4년 영업/영업관리직 5년 3-6시간미만

8 남 30 6년 경영관리직 6년 6-9시간미만

9 남 30 6년 엉업/영업관리직 5년8개월 1-3시간미만

10 남 32 6년6개월 경영관리직 3년6개월 1-3시간미만

11 남 32 6년 경영관리직 9년2개월 3-6시간미만

12 남 33 4년6개월 영업/영업관리직 5년1개월 3-6시간미만

13 남 35 4년 서비스직 5년8개월 1-3시간미만

14 여 37 12년 경영관리직 7년 9시간 이상

15 여 38 15년 기타(제작PD) 6년 3-6시간미만

평균 31.20 평균 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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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적 불만감 차원에 분포된 진술문의 특성

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기기 및 앱 등의 기능

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진

술문이 분포되어 있으며, 심리내적 불편감 차원에

는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개인 내적으로 발생하

는 갈등적 상황에 해당하는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다. 차원 2에 분포된 진술문 중 관계 지향 차원

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진술문이 속하며,

자기 지향 차원에는 비관계적(non-relationship)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경험하는 스트레

스에 해당하는 진술문이 분포되어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스트레스 개념도는 59개의 최종 진술문

으로 구성되며 앞서 설명한 두 차원을 기준으로

그려졌다(그림 1). 군집 1(외부적(부모 및 학교)

제재)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외

부적 개입에 따라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군

집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과 학교라는 두 곳에

서 부모와 교사가 자율적 사용에 관여하게 됨에

따라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반영한다. 군집 2(과다

사용 및 절제 어려움)는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학

업 방해, 신체적 피로, 사용조절 실패 등을 반영하

고 있다. 군집 3(SNS 사용 관련)은 페이스북, 카

톡 등과 같은 SNS를 사용하며 경험하게 되는 스

트레스로 나타났다. 군집 4(기기 및 기능 관련)는

스마트폰 기능에 의해 발생되는 스트레스로써 버

퍼링, 초기화, 방전, 수리비 등 사용환경적 특성을

포함한다. 끝으로 군집 5(인간관계 관련)는 스마

트폰 사용에 따라 인간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받

았다고 느끼는 것과 관련한 군집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으로 상호작용하며 경험하는 관계 불안

감, 조급함과 소외감, 커뮤니케이션 오해 등이 이

에 속한다.

문항 군집 및 진술문
공감도
M(SD)

군집 1. 외부적(부모 및 학교) 제재 (6문항) 3.00(.99)

42 학교에서 몰래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선생님에 빼앗겨서,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33(1.50

1 엄마 혹은 아빠가 스마트폰을 그만하라고 잔소리를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3.20(1.32)

22
부모님도 스마트폰을 많이 하시면서, 내게 스마트폰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할때 스트
레스 받는다.

3.13(1.41)

46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자주 하시면(뇌에 안 좋다, 키가 안 큰다 등),
스트레스를 받는다.

2.87(1.36)

5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때, 스트레스 받는다. 2.80(1.47)

56
부모님이 식사 시간, 자는 시간 등 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관여하실 때, 스트
레스를 받을 때가 있다.

2.67(1.26)

군집 2. 과다사용 및 절제 어려움 (12문항) 3.39(.68)

17 스마트폰을 하다 보니, 학업집중 등에 방해를 받게 되어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4.07(1.03)

47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게임을 한 뒤, 허탈해지고 시간이 아까워
져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3.80(1.26)

표 2. 청소년 분석결과에 따른 군집과 진술문 및 공감의 정도 평정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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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부모님이 내 스마트폰을 보셨거나 보실까봐 신경이 쓰일 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3.80(1.15)

15 뭘 하든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다. 3.67(0.90)

35 스마트폰을 하느라 어깨와 목, 손 등의 근육에 무리가 가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3.53(1.36)

2 스마트폰을 하느라 밤에 잠을 못자서 피곤할 때, 스트레스 받는다. 3.47(1.06)

25 스마트폰을 한번하기 시작하면 절제가 안되는 게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다. 3.47(0.92)

41 스마트폰이 손에서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스스로의 모습이 스트레스다. 3.33(1.18)

32
스마트폰을 하다 보니, 다른 취미 활동(책 읽기, 운동 등)에 소홀해져서 불만족스럽고,
다른 취미활동이 없는 상태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3.33(0.98)

23
항상 스마트폰에 신경을 쓰고 있어서,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도 환청이나 진동을 느끼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3.00(1.07)

18 스마트폰으로 인해 시력이 나빠져서 스트레스다. 2.73(1.28)

21
가족들(부모, 형제 등)도 각자 스마트폰을 하느라, 서로 대화가 오가지 않을 때는 스트레
스가 되기도 한다.

2.47(0.99)

군집 3. SNS 사용 관련(11문항) 2.83(.78)

44
SNS(페이스북, 카톡 등)을 하다가, 우연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사진 및 영상을 보게
되면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3.60(1.18)

4
스마트폰 SNS(페이스북 등)으로 따돌림 혹은 언어폭력(저격글 등)을 직접 당하거나, 당
하는 걸 보게 되어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27(1.22)

43
SNS(페이스북, 카톡, 인스타그램 등) 상태메시지나 프로필 사진을 어떤 내용(사진)으로
해야할 지에 대해, 신경쓰이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다.

3.20(1.32)

24
스마트폰으로 SNS(페이스북 등)을 하다, 내가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한 영상이 며칠
뒤 광고글로 바뀌어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00(1.31)

29
SNS에서 알지도 모르는 사람의 소식이나 보고 싶지 않은 글 등이 올라와서 원치 않게
접하게 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2.80(1.32)

38 게임초대 메시지(카톡 등)등을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2.80(1.08)

51
SNS(페이스북 등)에 정치사회적인 선동글을 볼 때면, 기분이 좋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
기도 한다.

2.73(1.10)

3
스마트폰으로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하다가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스트
레스 받은 적이 있다.

2.60(1.24)

28
스마트폰으로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할 때, 비교되는 또래 글과 사진(금수저,
외모 등)을 보면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한다.

2.60(1.64)

50
SNS(페이스북 등)에 개인정보(이름, 학교, 전화번호 등)가 털려서, 모르는 사람에게 불쾌
한 연락이 와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2.33(1.23)

27
스마트폰으로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할 때, 내 글과 사진에 반응(좋아요나 댓
글 등)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2.20(1.15)

군집 4. 기기 및 기능 관련 (14문항) 3.08(.75)

11 스마트폰이 느려져서(버터링 등),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3.80(1.32)

49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사진, 앱 등이 오류 혹은 실수로 초기화되면서, 삭제되어 스트레스
를 받은 적이 있다.

3.73(1.39)

59
어딜 가나 스마트폰을 챙겨야 하고, 혹시 물이 튀거나 떨어지지는 않을까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스트레스일 때가 있다(예. 여행, 화장실, 음식점 등).

3.73(1.96)

8 스마트폰 배터리가 충전해도 금방 방전되어 스트레스 받는다. 3.53(1.60)

13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거나 고장으로 인해, 수리비가 많이 나와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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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용하는 요금제 한도(데이터, 통화 및 문자 등)가 부족해서,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33(1.68)

48
안드로이드 폰(혹은 아이폰 등)에서 호환이 되지 않아, 원하는 앱을 다운 받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3.27(1.39)

12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어서(부모님이 바꿔주지 않는 등의 이유)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07(1.16)

26 스마트폰 기능(용량, 화질, 음질 등)이 불만족스러워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3.07(1.28)

6 (새로 산) 스마트폰을 잃어버려서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2.80(1.61)

39
스마트폰 카메라를 쓰면서 사진 한장 한장의 소중함과 추억거리가 줄어들 게 되니 아쉽
고 스트레스이기도 하다.

2.53(1.13)

20 스마트폰을 하던 중 쓸데없는 것을 충동 구매하여,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2.27(1.39)

7 스마트폰으로 광고(대출, 휴대폰변경 등)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스트레스 받는다. 2.27(1.16)

54
케이스, 이어폰, 충전기 등 스마트폰 관련 액세서리 구입에 돈을 많이 쓰게 되어, 스트레
스다.

2.20(1.32)

군집 5. 인간관계 관련 (16문항) 3.25(.80)

16
원치 않는 연락(카톡 등)에 답장을 해줘야할 것 같은 부담감으로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93(1.09)

31
중요한 연락을 하였는데, 상대의 답장이 안 오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스트
레스가 생긴다.

3.80(1.15)

40
스마트폰으로 메시지(카톡, 페메 등)를 주고받다 보니, 의사소통이 정확하지 않아서 오해
가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3.67(1.11)

58
새로운 메시지 표시(카톡프사 빨간 불, 카톡 메시지에 1 표시 등)가 신경이 쓰여서, 나중
에 읽고 싶은데도 급히 메시지를 확인해볼 때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3.47(1.25)

34
스마트폰으로 메신저(카톡, 페메, 라인 등)를 확인 후, 답장은 안하거나 나중에 하고 싶
은데, 상대가 기다릴 거 같아서 답장에 압박을 느낄 때 스트레스가 된다.

3.40(1.40)

57
스마트폰은 기록이 남으니 상대와 문자, 카톡 등을 할 때, 눈치를 살피고 조심스러울 때
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3.40(1.35)

10
친구들이 스마트폰으로 쓸데없는 내용의 연락(카톡, 페메 등)을 해오면, 귀찮고 스트레스
받는다.

3.20(1.21)

55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연락이 시작되었는데 서로 배려하느라 끊지를 못하고 계속 이어
가게 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3.20(1.21)

9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오지 않아 서운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3.20(1.42)

33 친구들을 만났는데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3.20(1.21)

45
내가 초대되지 않은 단톡방이 있는 걸 알았을 때,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3.20(1.26)

30
단톡방에서 의미 없는 대화가 오가는데도 방을 나오면 소외될까봐 남아있을 때, 스트레
스를 받는다.

3.07(1.28)

36
스마트폰으로 생각만큼 연락(전화, 문자, SNS 메시지 등)이 오지 않으면 짜증도 나고 스
트레스를 받는다.

2.93(1.28)

52 단톡방을 나왔는데, 왜 나가냐며 자꾸 강제 초대가 될 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2.93(1.16)

19
스마트폰 오류로 SNS(페이스북 등)가 자동으로 '활동 중' 상태가 된 건데, 지인이 자신
의 메시지를 무시한 것으로 오해를 해서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2.73(1.44)

37
스마트폰 SNS(카톡, 페메 등)로는 친구가 많은데, 실제 번호를 아는 친구 수는 적은 걸
보면서 인간관계에 회의감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었다.

2.6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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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경험하는 스마트폰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도

대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따라 경험하

는 스마트폰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개념도는 두

개 차원에 따라 크게 다섯 개 군집으로 분류되었

다. 차원 1은 스트레스 내용에 따른 기능적 불만

감 및 심리적 불편감 차원으로, 차원 2는 스트레

스 원천에 따른 자기 외적 및 자기 내적 차원으

로 명명하였다. 그림 2에서 차원 1에 속하는 기능

적 불만감 차원에는 스마트폰 기기 자체나 기능

의 한계점으로 인해 경험하는 불만족에 해당하는

진술문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심리적 불편감 차원

에는 기기나 기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닌 스

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해당하는

진술문들이 분포되어 있다. 한편, 차원 2에 분포된

진술문 중 자기 외적 차원의 경우 대학생들이 스

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원천

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같은 외부

에 있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이며, 자기 내적 차원

은 스트레스의 원천이 개인 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관련된 진술문들이 분포되어 있다.

대학생 대상 스마트폰 스트레스 개념도는 50개

의 최종 진술문으로 구성되며 앞서 설명한 두 개

의 차원을 기준으로 그려졌고(그림 2), 범주화된 5

개의 군집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군집 1(과다사용

에 따른 불편감)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함에

따라 경험하는 불편감에 대한 군집으로 나타났다.

군집 2(SNS를 통한 인간관계 문제)는 스마트폰으

로 인해 야기된 피상적 인간관계와 관련된 문제

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끊임없이 상호작용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 인맥유지를 위한 채팅방 관리, 조

그림 1. 청소년 스마트폰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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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의 비효율적 운영 등이 속한다. 군집 3(프라

이버시 침해)은 개인 정보의 노출과 관련하여 경

험하는 스트레스 요인들로 나타났다. 군집 4(정보

확인 관련)는 스마트폰을 통해 계속해서 정보를

확인해야 할 것 같은 강박적 사고와 타인보다 뒤

처지면 안 된다는 비교의식에 대한 군집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군집 5(기기 및 기능 자체)는

스마트폰 기기를 소유함으로 인해 느껴지는 불편

감과 기능적 한계로 인해 경험하는 불만족에 대

한 군집으로 나타났다. 군집 1(과다사용에 따른

불편감)이 스마트폰 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개인의

심리적 경험이라면, 군집 5(기기 및 기능 자체)는

스마트폰 기기의 하드웨어 자체와 관련된 경험을

의미한다. 와이파이, 배터리, 데이터 백업 등이 여

기에 포함된다.

문항 군집 및 진술문
공감도
M(SD)

군집 1. 과다사용에 따른 불편감 3.64(1.17)

1
공부나 과제를 하다가 수시로 스마트폰에 신경이 가서 집중을 하지 못할 때, 시간을 효율적
으로 쓰지 못한 것 같아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4.40(.63)

38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다 보니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다음 날 늦잠을 자거나 피
곤해서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4.33(.72)

2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인지할 때, 스마트폰 사용을 컨트롤 하지 못한
다는 생각이 들어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4.20(.86)

3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
은 적이 있다.

4.00(.85)

14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시력이 저하되고 눈이 아프거나 건조해져서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
다.

3.67(1.23)

17
혼자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혼자 있더라도 스마트폰 때문에 그 시간을 방해받거나 제대로
쉰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60(1.12)

23
가만히 있거나 아무것도 안하는 순간을 참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
을 찾는 것 같아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60(1.30)

19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긴 텍스트를 읽거나 책을 읽을 때 오랫동안 집중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53(1.06)

24
진동이나 벨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진동과 벨을 느껴서 스마트폰을 확인했을 때 스트레스 받
은 적이 있다.

3.53(1.19)

16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사용하거나 대중교통 안에서 사용했을 시, 두통이나 멀미감을 느껴 스
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47(1.41)

15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자세 때문에 목이나 손목 등이 아파서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40(1.24)

18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빠른 정보습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스스로 먼저 혹은 깊이 있는 생각
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느껴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20(1.32)

39
짧은 시간이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것 같아 스트
레스 받은 적이 있다.

2.87(1.19)

36 스마트폰게임을끊지못해서스트레스받은적이있다. 2.27(1.53)

표 3. 대학생 분석결과에 따른 군집과 진술문 및 공감의 정도 평정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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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2. SNS를 통한 인간관계 문제 3.56(1.17)

6 사람들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을 경우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4.13(.74)

7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에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확인할 때, 스스로가 연락에 매여있는
느낌이 들어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4.07(.80)

9
스마트폰 메신저(카톡, 라인 등)의 읽음 표시 기능 때문에 연락이 왔을 시, 바로 대답 해주고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져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4.07(.88)

40
단체 채팅방을 통해 조모임을 할 때 참여도가 낮거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해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4.07(.88)

43
단체 채팅방에서 많은 메시지가 한꺼번에 오거나 그 메시지들을 일일이 확인해야할 때 스트
레스 받은 적이 있다.

4.07(.88)

8
나가기 눈치 보이거나 인맥유지를 위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카톡 단체 채팅방들이 있어 스트
레스 받은 적이 있다.

3.93(.96)

12
스마트폰 메신저(카톡, 라인, 페메 등)를 보낸 후 상대방에게서 답이 없거나 늦을 경우, 감정이
상하거나 답답한 마음이 들어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93(1.03)

42 단체 채팅방에서 반응 없이 읽기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80(1.01)

50
스마트폰을 통해 SNS 및 메신저 접속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접속을 확인 했는데
도 내 메시지에는 답을 안 해줄 때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60(.91)

37 원하지 않는 연락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예: 게임초대, 카톡, 메시지, 대출 전화 등) 3.60(1.12)

41
내가 초대되지 않은 단체 채팅방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서운하거나 분란이 일어난 적이
있어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00(1.20)

13
주말이나 평일에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에 서운한 감정이 들거나 내가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한 것 같아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60(1.24)

10
스마트폰 메신저(카톡, 라인, 페메 등) 대답을 빨리 해주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어 스트레스 받
은 적이 있다.

3.40(1.18)

4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보고 있을 때, 부러움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적이 있
어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13(1.19)

군집 3. 프라이버시 침해 3.65(1.14)

35 공공장소에서 내 스마트폰 화면 속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까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4.07(.96)

26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개인 정보가 노출될까봐 신경 쓰여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80(1.15)

5
스마트폰을 하다가 내 위치가 노출되거나 어플들끼리 연동이 되어 내 서치 정보들이 드러날
때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53(1.06)

22
오래된 기종의 스마트폰을 쓰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당하거나 바꾸라는 이야
기를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2.87(1.55)

군집 4. 정보 확인 관련 3.54(1.20)

11
스마트폰 메신저(카톡, 라인, 페메 등)를 이용한 대화는 영양가 없고, 심심한 순간을 채워 주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40(1.12)

46
웹상에나 SNS에서 더 이상 새로운 컨텐츠의 업로드가 없거나 느릴 때,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40(1.24)

44
스마트폰 앱에 숫자가 표시되었을 때, 다 확인해서 없애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예: 카톡에 새로운 메시지 숫자 표시 등)

3.40(1.40)

45
웹상이나 SNS에서 연관 컨텐츠나 새롭게 올라온 컨텐츠들을 전부 봐야 할 것 같은 압박감에
스트레스 받은 적 있다.

3.27(1.03)

47
스마트폰으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뒤쳐지는 것 같아 스트
레스 받은 적이 있다.

2.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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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5. 기기 및 기능 자체 3.53(1.20)

27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오거나 외부에서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못하
는 답답함과 궁금증으로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4.27(.46)

34
스마트폰 용량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예. 사진이나 동영상, 어플리케이션 용
량)

4.00(1.20)

25 스마트폰을 잃어버릴까봐 계속해서 신경 쓰고 챙겨야 할 때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93(.88)

49
어딜가나 스마트폰을 챙기고 신경 써야 해서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예. 여행, 해변가, 화
장실, 음식점 등)

3.93(1.03)

30 스마트폰 요금제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93(1.22)

32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와이파이를 찾아다녀야 했을 때,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80(.86)

33
스마트폰을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해서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백업을 해야하는 스트레스 받은
적이있다.

3.67(1.23)

20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꾸는 과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예. 자료 이전, 기종이나 요
금제 선택 등).

3.67(1.29)

31
외부에 있을 때 배터리가 닳을까봐 불안함을 느끼고, 충전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스트레스
를 받은 적이 있다.

3.60(.91)

28 스마트폰을 떨어트려서 고장 나거나 제품에 흠이 갈까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40(1.06)

29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거나 고장 났을 때 수리비용이 부담스러워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3.13(1.19)

21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싶으나 비용의 부담 등, 여건이 안 되서 스트레스 받은 적
이 있다.

3.00(1.51)

48
스마트폰 케이스를 구매하고 필름을 붙이는 등의 부수적인 행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
이 있다.

2.67(1.05)

그림 2. 대학생 스마트폰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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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경험하는 스마트폰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도

직장인이 경험하는 스마트폰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개념도는 두 개 차원에 따라 여섯 개 군집

으로 나타났으며, 차원 1은 스마트폰 주사용 목적

에 따른 자기지향 및 관계지향 차원으로, 차원 2

는 스마트폰 사용 의지에 따라 자발적 사용 및

부가된 역할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3에서 차

원 1에 자기지향 차원에는, 비관계적 목적으로 스

마트폰을 사용하며 경험하게 되는 스마트폰 스트

레스에 해당하는 진술문이 분포되어 있으며, 관계

지향 차원에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스마트

폰 사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진술

문이 포함된다. 한편 차원 2에 분포된 진술문 중

자발적 사용 차원에는 스스로의 의지로 스마트폰

을 사용하며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진술

문이 해당되며, 부가된 역할 차원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사회구성원 및 직장인으로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진술문이 분포되어 있다.

직장인 대상 스마트폰 스트레스 개념도는 64개

의 최종 진술문으로 구성되며 앞서 설명한 두 차

원을 기준으로 그려졌다(그림 3). 군집 1(과도한

정보에의 노출)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과도하게

정보에 노출되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군집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이용

이 잦아지면서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느끼

는 스트레스를 반영한다. 군집 2(인간관계 문제)

는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인간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과거보다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에 대한 걱정 등을 포함한다. 군집 3(사회변화

에 다른 통찰)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변화하

는 사회에 대한 불편감을 반영한다. 이는 스마트

폰 사용 매너, 자극 추구에 대한 이슈 등 사회적

현상 전반의 문제의식에 대한 통찰로부터 비롯된

다. 군집 4(타인에 대한 의식)은 스마트폰을 사용

함에 있어 타인을 의식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스

트레스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SNS를 통

한 타인 및 스스로의 사생활 공유로 느끼는 상대

적 박탈감 등이 속한다. 군집 5(업무 및 직장생활

관련)는 업무 혹은 직장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

하며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반영하며, 퇴근 후 개

인시간에도 업무에 얽매어 있거나 직장 상사와

사적인 관계 또한 맺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포함

한다. 끝으로 군집 6(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주객

전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행하

던 일상이 지장을 받는다거나, 해야 할 일을 못하

는 등 기존에 수행해오던 역할을 스마트폰에게

빼앗긴 것 같은 느낌으로부터 비롯된 스트레스와

관련된 군집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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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군집 및 진술문
공감도

M(SD)

군집 1. 과도한 정보에의 노출 3.55(0.89)

2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동적인 업데이트나 광고성 알림이 올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3.79(0.70)

4 실시간으로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3.71(0.73)

5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정보가 너무 많이 주어져서 오히려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

가 있다.
3.64(0.84)

1
스마트폰을 사용한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등)에 광고성정보가 너무 많아 스트레스를

받는다.
3.57(0.85)

34
방대한 정보를 얕은 수준으로 알게 되다보니 특정한 한 가지를 깊이 아는 전문가는 되지

못하는 것 같다.
3.57(1.16)

35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막상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취하지 못해 스트레

스를 받는다.
3.36(1.15)

63
스마트폰을 통해 최신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 또는 파악해야만 하는

압박감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3.21(0.80)

군집 2. 인간관계 문제 3.19(1.06)

36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각자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대화가 단절되는데 스트레스를받

는다.
3.86(1.29)

60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톡방(대학 동창 모임 등)에서 어색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다.
3.79(0.97)

56
주로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 인간관계가 피상적이 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

는다.
3.71(0.91)

32
스마트폰 메신저(카톡,페메,라인등)의 단톡방에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서 이를 따

라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3.50(1.09)

64
다른 사람들과의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스트레

스다.
3.43(0.94)

33 모든 연락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트레스다. 3.43(0.76)

30
스마트폰메신저(카톡,페메,라인등)의 단톡방에서 내가 말을 꺼낼 때 다른사람들의 반응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3.36(1.08)

44
스마트폰을 통해 내 생각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더 집중하게 되고 스마트폰에 종

속되는 느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36(0.93)

31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연락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을성이 없어

졌다고 느낀다.
3.21(1.31)

23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하면서 내가 올린 글에 댓글이 달리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는다.
3.07(1.07)

49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연락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약속시간과 장소도 정해놓지 않고 사

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07(1.27)

61 카카오톡으로 주된 연락을 하다 보니 친구들 간에 오해가 생겨 사이가 틀어져 스트레스를 3.07(1.27)

표 4. 직장인 분석결과에 따른 군집과 진술문 및 공감의 정도 평정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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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적이 있다.

3
스마트폰메신저(카톡,페메,라인등) 단톡방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거나, 사정이 있어 확

인을 하지 못할 때 소외 당하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는다.
2.93(1.33)

29
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스트레스다.
2.86(1.17)

57
주변 사람들이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나도 해야되나?'하

는 생각이 든다.
2.71(0.99)

37
스마트폰 게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심이 생기고, 30분 마다 생기는 하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스트레스다.
1.71(0.61)

군집 3. 사회 변화에 대한 통찰 3.45(1.00)

27
공공장소(지하철 등)에서 스포츠 영상을 크게 틀어 놓거나 야한 영상을 보는 등 매너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4.21(0.89)

6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삶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3.86(0.66)

7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정보를 따라가지 못했을 때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정보를 확인해야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3.00(1.24)

53
자극적인 정보를 많이 접하다 보니 점차 더 큰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 무서운 생

각이 들 때가 있다.
2.71(1.20)

군집 4. 타인에 대한 의식 3.31(0.92)

26
공공장소(지하철등)에서 나의 스마트폰 화면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스트레스 받

는다.
3.79(0.58)

14 스마트폰에 나에 대한 정보들이 많아 해킹이나 분실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3.64(1.01)

8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3.43(0.94)

45
스마트폰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사생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는다.
3.29(0.73)

22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소위 잘 나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3.21(0.89)

20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등)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자괴감을 느낀 적이 있다.
3.00(1.24)

19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공개한 나의 생각이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비판받

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재생산되고 있는 것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2.79(1.05)

군집 5. 업무 및 직장생활 관련 3.67(0.85)

25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원하지 않는 연락(광고문자, 스팸전화 등)을 많이 받아 스트레스

다.
4.14(0.77)

10
사무실 밖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직장 상사로부

터 업무와 관련된 독촉을 받는 것이 스트레스다.
4.07(0.73)

12
실시간으로 업무에 대응해야하니 업무와 관련된 스마트폰 메신저(카톡, 페메, 라인 등) 단

톡방을 늘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스트레스를 준다.
3.8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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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사의 스마트폰 메신저(카톡, 페메, 라인 등)에 의무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 스트

레스다.
3.86(0.86)

11
업무 외 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나도 모르게 수시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스트레스다.
3.71(0.91)

17
직장상사들이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친구 추가를 해서 참견하는 것에 스트레

스를 느낀다.
3.50(0.76)

18
스마트폰 메신저(카톡, 페메, 라인 등)이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직장 상

사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아야 하는 것이 스트레스다.
3.50(0.76)

13 퇴근후나주말,휴가때도직장에서업무와관련된연락이많이와스트레스받는다. 3.50(0.76)

9 상사가 있는 스마트폰메신저(카톡,페메,라인등)에서 실수할까봐 전전긍긍 하게 된다. 3.43(1.16)

21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정보까지 보여지는 것이

스트레스다.
3.14(0.95)

군집 6.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주객전도 3.35(1.10)

39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된다. 4.14(0.77)

41
어디를 가나 스마트폰을 챙기고 신경 써야 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예: 여행, 해변가, 화장실, 음식점 등)
3.93(0.92)

43
혹시 연락이 오지는 않았을까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확인하게 되어 스마트폰에 묶인 느

낌이 든다.
3.93(0.92)

48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에 스마트폰을 안가지고 나오거나 배터리가 없

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3.71(1.33)

24
TV를 보거나 다른 일을 할 때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을 본다든가 게임을 하는 등 한

가지 일만 하지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스트레스다.
3.71(1.07)

50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의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3.71(0.99)

59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시간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줄어드는 것 같

아 스트레스다.
3.71(1.27)

28 길을 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 스트레스다. 3.64(0.74)

15
알림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스마트폰의 진동이나 알림음이 울린 것 같은 착각을 느껴 스트

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3.64(1.15)

55
잦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신체에 무리(어깨, 목, 안구건조증, 손목 등)가 가서 스트레

스다.
3.64(1.15)

51
여행 가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혹은 와이파이를 찾으며 여행을 즐기지 못하는 내 모습

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3.43(1.09)

54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스트레스다. 3.36(1.28)

46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기를 강요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3.14(1.03)

52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오면 확인하고 답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위험했던 적이 있다. 3.14(1.29)

42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3.07(1.21)

47 스마트폰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쫓아가는 것이 스트레스다. 3.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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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스트레스에 대한 공감도 평정

각 집단별로 최종 진술문에 대해 자신의 경험

을 미루어볼 때, 얼마나 공감하는 지에 따라 평정

하도록 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의 공감도 평균값은

과다사용 및 절제 어려움(군집 2)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간관계 관련 스트레스(군집 5)가

3.25로 뒤를 이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비효율적으로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자발

적으로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발달단계상 ‘상상의

청중’, ‘개인적 우화’라 불리며 관계적 불안정함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상호

작용에 거부적 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소속감을

원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장근영, 윤진,

1992). 다음으로 기기 및 기능과 관련한 스트레스

(군집4)가 3.08, 외부적(부모 및 학교) 제재(군집

1)가 3.0으로 나타났고, SNS사용과 관련한 스마트

폰 스트레스(군집 3)는 2.83으로 가장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스트

38 스마트폰 기기 및 요금제 등 비용적인 부담이 크다. 3.00(1.24)

40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주식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데 집착하게 되어 스트레스다. 2.50(1.45)

62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다. 2.29(0.83)

58 주변에서 '너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스트레스다. 2.21(1.19)

그림 3. 직장인 스마트폰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개념도



한국심리학회지:건강

- 766 -

레스에 있어서 기능적 불만보다는 개인 내적인

인지 및 정서적 갈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는, 프라이버시 침해(군집 3)가

3.65로 가장 높은 공감도 값을 나타냈고, 과다사용

에 따른 불편감(군집 1)이 3.64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대학생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자신의 스마

트폰 내용이 타인에게 비쳐지거나 노출되는 것에

대해 민감하고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 노출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또한 대학생들

역시 청소년 집단과 동일하게 스스로가 스마트폰

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사용이 비효

율적이며 자발적인 조절이 어렵다는 것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음을 뜻한다. 다음으로 SNS를 통한

인간관계 문제(군집 2)가 3.56, 정보 확인 관련(군

집 4)이 3.54으로 나타났고, 기기 및 기능 자체(군

집 5)가 3.53으로 가장 낮은 순으로 나타났다. 대

학생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친구 관계나 사회적

관계에 민감하고, 이러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Perpek, Yermolayerua, &

Calvert, 2009). 또한 SNS에 가장 접근성이 높은

연령층이므로(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이러한

공감도 평정 결과는 대학생집단이 청소년이나 성

인집단에 비해 SNS를 통한 인간관계를 활발히

맺으며, SNS를 통한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학생들 역시 청소년들과 마

찬가지로 스마트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과정에

서 스마트폰 기기와 기능이 주는 불만족스러움보

다는 개인 내적인 인지 및 정서적 갈등이 상대적

으로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직장인은 업무 및 직장생활 관련(군집 5)의 공

감도 평정값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도한

정보에의 노출(군집 1)이 3.55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다양한 성인 초기 발달과업과 관련된 연구

에서 ‘일’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았던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Shiner & Masten, 2002;

Schulenberg, Bryant, & O'Malley, 2004). 즉, 본

연구에 참여한 성인 초기(2-30대)의 직장인들은

직업적 영역에서의 성공적 수행이 성공적 적응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도 업무 및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회변화에 따른 통찰(군집 3)이 3.45,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주객전도(군집 6)가 3.35,

타인에 대한 의식(군집 4)가 3.31로 나타났고, 인

간관계 문제(군집 2)는 3.19로 가장 낮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 즉, 직장인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서 나타나는 타인과의 관계의 문제보다는 스마트

폰으로 인해 변화하는 사회에 더 주목하였다. 이

는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의 등장과 발달을 모두

경험하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전반에 대해

통찰을 가지고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 이전에 발휘했던 능력들을 잃어간다는 데

더욱 높은 공감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어떠한 스트레스를 경험하

는지를 심층적인 수준에서 확인하여 장기적으로

긍정적 방향의 스마트폰 사용을 도모하는데 활용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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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방법을 이용하여 청소년 16명, 대학생 15명, 직

장인 1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각각

59, 50, 64개의 핵심 문장이 산출되었다. 연구결과,

생애 단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경험되는 스마트폰

스트레스와 생애발달 단계와 무관하게 전 대상을

아울러 공통적으로 경험되는 스마트폰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외부

적 제재’에 따른 스트레스를 특징적으로 보고하였

다. 다수의 청소년들은 부모와 교사 등에 의해 스

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외부적 규제를 경험하고

있었고,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인에 비

하여 자기 조절력이 낮고 충동적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은(김재엽, 양세정, 2013), 새로운 미디어

에 대한 수용이 적극적이며 중독 등의 문제적 사

용의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김동일 외,

2012). 부모와 교사는 청소년 자녀이자 학생이 스

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학습태도 저하, 부모, 교사

및 또래 관계 어려움, 부적절한 언어 사용, 심리

및 신체적 건강에의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강석영, 윤민지, 이동훈, 2015). 따

라서 부모와 교사는 사용시간 제한이나 수업 중

스마트폰 제출 등과 같은 규칙으로 제재를 두게

되나,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것

이다. 한편, 이러한 사용 제재에 대한 스트레스를

보고하면서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과다사용 및 절제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평정했다는 점은 모순적이기도 하다. 즉, 자신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문제임을

스스로 인식을 하면서도 외부적인 힘에 의해 조

절되는 것에는 불만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세대에 대한 반항과 불만은 자율적인 성인기

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놓여있는 청소년기의 일반

적 특징이기도 하다(Cohen, 1997; 원용진, 이동연,

노명우, 2006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는 개인 간

차이가 있으며 모두가 기성세대의 메시지에 거부

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청소년의 일탈을 이해하

는 데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환경맥락(부모의 거부

적 태도나 교사와 적대적 관계 등)의 영향력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김의철, 박영신, 2004). 또한 불

안과 우울 등의 심리상태는 청소년의 적대심에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타인의 건설

적 제안에 거부적인 경향을 보인다(Jackson &

Nuttall, 2001). 따라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도 부모 및 교사는 강제적이고 처벌적 통

제보다는 보다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스마트폰 사용지원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경험하

는 인간관계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상호작용에 있어

서 심리내적 고민, 의사 소통상의 오해, 소속감과

소외감 사이의 내적갈등 등의 부정적 경험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과는 달리, 청소년의 삶

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친구관계로 밝혀

진 선행연구로 미루어 볼 때(김의철, 박영신,

2004), 스마트폰 스트레스에 있어서 인간관계와

관련한 보고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기능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이

하나의 청소년 문화이며 일반적인 현상이다(김병

년, 2013).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실세계에서

사회적 관계를 보완하기 보다는 축소시키는 경향

이 있다. 실제로 과도한 경쟁과 입시에의 부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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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프라인에서는 충분한 수준으로 실제적 상호

작용을 하는데 제약을 야기하기도 하는데(김완석,

김인구, 2013), 이에 청소년들은 오프라인 현실에

서 충족되지 못한 대인관계상의 욕구를 사이버상

에서 충족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다(천명재, 김창

대, 2005).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폰을 통한 상호작

용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면대면 교류가 아니라

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관계적 욕구의 해소를 가

져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생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장 큰

스마트폰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대학생

은 SNS에 가장 접근성이 높은 연령층이며(정보통

신정책연구원, 2013) 동시에 모바일 메신저 이용

이 가장 많은 세대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2013년도 SNS이용추이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

대가 69.3%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정보통신

정책연구원, 2013). 이러한 현상은 대학생 시기가

친구 관계나 사회적 관계에 민감하고, 이를 중요

하게 생각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Perpek, et al., 2009). 그러나 SNS 과

도한 사용은 자아존중감과 안녕감(Valkenburg,

Peter, & Schouten, 2006), 현실 친구관계 및 개인

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

은 대학생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피상적인 인간관

계에 대한 회의감 역시 호소하고 있다. 동시에 대

학생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시기이다

(Barker, 2009). 이 시기는 독립적 인격체로 형성

되는 과도기로,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자아정체감을 확립해야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이보라, 김미애, 이기학, 2005). 또한 최근

대학생들의 사회현상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생활을 혼자서 해결하는 것에 편안해 하고 있다.

대학생 1,099명의 설문조사 결과 혼밥(혼자서 밥

먹기)이 78.4%, 혼공(혼자서 공부하기) 72.1%,, 혼

영(혼자서 영화보기) 54.3% 등으로 응답하였는데,

이처럼 공부나 식사 그리고 여가생활마저 혼자서

해결하는 대학생들이 10명 중 8명을 차지하고 있

다(안수정, 2017). 이처럼 혼자서 행동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서, 혼자가 편해서’가 24.4%로 가장 많았다. 따라

서 대학생들의 발달적 특징과 사회현상의 결합으

로 스마트폰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이를 통

해 세상,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지만 그와 동시

에 개인정보 및 자신의 이용내용이 드러나는 것

을 우려하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특징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 집단의 또 다른 특징은 전체적으로 대

다수 군집에서 높은 공감을 보였고 청소년, 직장

인들 모두의 특징이 함께 나타났다는 점이다. 대

학생은 청소년기를 지나 직업을 탐색하고 결정하

는, 취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기이다(정애경, 김

계현, 김동민, 2008). 아직은 학생이지만 청소년들

과는 달리 더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

의 제재는 완화되고 자율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한 사용을 위한 자발적 조절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과다사용이 비효율적이고 스

스로 사용량 조절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

다. 또한 스마트폰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며 다

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고(조화, 2013), 새로운 정보 및 기술습득이 빠

르고, 변화하는 사회에 민감하게 적응하는 시기이

므로(최은미, 김명식, 2016) 스마트폰 기기 및 기

능 관련해서도 높은 스트레스 공감이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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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SNS와 모바일 메신저 이용이 가장 많은 세

대임과 동시에 친구 관계나 사회적 관계에 민감

하고,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으로 인해 현

실 친구관계 및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

향을 받고 있음에 공감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피

상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 역시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생은 청소년과 직장인 사이의

끼인 세대로, 청소년의 부모·학교로부터 오는 사

용의 제재나 직장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특징적인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생

이 공감하는 스트레스 군집은 청소년, 직장인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한편, 직장인들은 ‘업무 및 직장생활 관련’을 가

장 큰 스마트폰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직장인들이 업무 및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스마트

폰과 같은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업무, 일명 스마

트워크(smart work)시대가 도래했다(정지원,

2017). 스마트폰을 업무에 활용할 경우 업무에 대

해 편의가 증가하는 반면, 업무 시간 이후에도 계

속해서 업무를 할 수 있어 일과 사적인 생활의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퇴근 후에도 끊임없는 업무 관련

연락으로 인해 일에서 놓이지 못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지속되자, 근로자들의 ‘접속 차단 권리

(right to disconnect)’를 보장하는 근로계약법이

발효되었다(이상서, 2017). 한국에서도 고용노동부

가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4%가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

고, 그 중 55.4%가 급한 업무 연락이 아닌 습관적

인 연락을 받았다고 답하였다(고용노동부, 2016).

더불어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직장인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무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

된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에 대해 응답자의 86.6%(‘매우 동의함’ 40.3%, ‘약

간 동의함’ 46.3%)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한국

언론진흥재단, 2016).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한국의

직장인들이 퇴근 이후에도 업무적인 연락을 자주

받으며, 이러한 연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

서 직장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스마트폰 스트레

스 요인이 ‘업무 및 직장생활 관련’ 요인이라는 것

은 스마트워크의 이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직장인들은 청소년, 대학생 집단에서는

보고하지 않았던 ‘사회변화에의 통찰’을 보고하였

다. 본 연구의 직장인 참가자는 20대 후반에서 30

대 후반 사이의 직장인으로, 음성통화와 문자 위

주의 2G 휴대전화로부터 모바일 컴퓨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스마트폰으로의 이행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기능사용에는 능숙하지만, 반

면에 스마트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 면 또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

매너’ 문제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삶의 복잡

성’등을 지적하면서 스마트폰 기술이 급격하게 발

달함에 따라 개인의 사용에도 주의할 점이 발생

하였음에도 이를 주목하지 않고 있음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스마트폰에 빠져 외부와 단

절된 채 좀비처럼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스몸

비(스마트폰+좀비)’라는 신조어가 생겼다(이슬비,

김지연, 2017). 이러한 신조어의 탄생은 스마트폰

에 빠져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서도 거침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향성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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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직장인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방향에의 사회적 변화에 주목한 반면,

청소년 및 대학생은 유년시절부터 스마트폰에 노

출되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점

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직장인

들은 청소년 및 대학생 집단보다 스마트폰 사용

을 통한 ‘인간관계 문제’는 비교적 낮은 공감을 보

였다. 인간관계 문제 군집에는 주로 스마트폰을

통한 피상적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 및 SNS를 통

한 실시간 소통에 대한 압박, 그리고 스마트폰 사

용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 등에 대한 진

술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직장인들이 스마트폰

을 활용한 SNS를 인간관계의 주된 수단으로 사

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직장인이

특수하게 보고했던 ‘사회변화에의 통찰’과 같은 맥

락으로 보여 지는데, 스마트폰을 통한 인간관계의

팽창이 과거 면대면 소통에서의 깊이 있는 관계

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여, 이를

경계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집단 간 공통점으로는 우선, 청소년과

대학생은 SNS 사용관련, 인간관계 문제관련 스트

레스를 강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우선 또래관계를

중시하는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은 친구들과 손쉽

게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형성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스마

트폰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Kamibeppu &

Sugiura, 2005). 동시에 친구와의 동조성을 유지하

고 친구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연락을 주고받는다(장석진, 송소원, 조민

아, 2012). 대학생 역시 친구 관계나 사회적 관계

에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Perpek et

al., 2009)을 지니고 있으며 스마트폰 주요 사용용

도로 SNS, 그리고 스마트폰 구입 이유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위해서라고 대답하였다(안주

아, 2016). 그만큼 두 군집에서 공통적으로 활발한

SNS사용과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피상적이고 부정적인 인간관

계 문제점들에 대한 스트레스에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과 대학생은

직장인과는 달리 스마트폰이 첫 번째로 사용하는

모바일 폰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스마트폰이 아

닌 모바일 폰을 사용해본 경험이 적고, 상대적으

로 어린 나이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해옴으로써 스

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매우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동시에 관계에 민감한 특성으로 인해 본

인이 속한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정보에

민감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학생과 직장인 집단에서는 청소년과는

다르게 프라이버시 침해 및 타인의식, 과도한 정

보 습득에 대한 압박이 공통적으로 보고되었다.

먼저 프라이버시 침해 및 타인의식은 공공장소에

서 타인이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나의 개인적인

정보를 볼 것 같은 압박이나 스마트폰에 담긴 개

인정보가 유출될 것에 대한 걱정에 대한 진술문

들이 포함되어있다. 스마트폰을 통하여 언제 어디

서나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는 것 매우 유용한 일

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

람에게 나의 정보가 노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위

험성 또한 존재한다. 최근에는 과거 사이버공간에

게시된 개인정보의 삭제, 즉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장진숙, 2017).

실제로 과거에 자신이 인터넷에 게시했던 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혹은 현재 뿐만 아닌

과거의 사생활 또한 원치 않게 공개되어 불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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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에 남아 개인의

사적인 정보들을 삭제 대행해 주는 ‘디지털 세탁

소’라는 직업도 생겨나고 있다(한경 경제용어사전,

2009). 더불어 과도한 정보 습득에 대한 압박 또

한 대학생과 직장인 집단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인들은 트렌드에 열광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새로운 세상에 뒤처

질 수 있으며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불안

감 때문이다(김헌식, 장서윤, 권석정, 강일권, 김겨

울, 2016). 최근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인해 실시간

으로 사소한 정보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들이 업로드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소비 또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편의성을 가져다주지만 반면에

타인이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다

는 것은 불안감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이렇듯 스

마트폰을 사용하는 대학생과 직장인은 스마트폰

의 편의성을 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스마트폰

의 부정적인 측면 또한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끝으로,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따른 스트레스를 보

고하였다. 모든 대상이 스마트폰을 적절한 수준으

로 절제하여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

었고, 이에 따라 생산적인 시간 활용에 있어 비효

율을 겪고 있었다. 그들은 신체적 피로감과 수면

방해 등을 호소하였다. 청소년과 대학생에서 보다

높은 평점을 보이기는 했지만, 직장인 또한 스마

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문제를 자각하고 있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발표

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10-50대 스마트

폰 사용자 중 18.2%가 과다한 스마트폰 사용과

조절력의 감소에 속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이며, 이는 매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박영

석, 2017). 본 연구 또한 이러한 조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스마트폰 과다사용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사용자에 속하는 현상이 아닌 범국민적 차

원의 사회적 차원의 이슈이다. 다행인 것은 이러

한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자승자박으로써 스트레

스가 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신의 상태에 대해 각성을 증진함과 함

께 향후 어떠한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합의적 목소리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는 건강

하고 바람직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사회적 목

표 수립과 개입 노력에 있어 중요한 시발점일 것

이다.

또한 세 집단 모두 기기 및 기능에 대한 스트

레스를 보고하고 있었다.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모두 스마트폰 고장, 분실 등을 경험한 바 있거나,

버퍼링, 오작동, 배터리 소모, 데이터 요금 등과

관련한 불만을 지니고 있었다. 즉, 스마트폰 스트

레스 특징은 심리적 차원과 관련한 군집이 대부

분을 이루었지만, 이러한 제품 자체에 대한 요인

또한 유의미한 스트레스 내용을 차지하고 있었다.

비록 최신 스마트폰의 기술 발달은 급속도로 가

속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충족되지 못한 사용자의

기본적 요구사항이 남아 있다(장은경, 이후경,

2010). 따라서 사용자가 경험하는 기능적 불만사

항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 지향적

품질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보다 만족스러

운 스마트폰 사용을 돕기 위해 사용자의 심리내

적 프로세스와 외적행동 모두를 고려한 기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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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에서는 스마트폰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청소년, 대

학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연구 참여자가 10-30대 속하게 되었으며, 40대 이

상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연구 참여자로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과의 일반화에는 주의가 필요하

며, 향후 인구통계학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연구

참여자를 추가하여 대상 간 차이를 규명하는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개념도 연구 과

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계인데(Kane &

Trochim, 2007), 한 군집 내에 있지만 의미가 상

이한 핵심문장들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연구 참여

자 개개인이 각자의 기준으로 핵심문장을 받아들

이고 그룹으로 구분하면서 발생되었다. 특히, 직장

인 집단의 군집 3의 경우, 이질적 내용의 문장(예,

27번)이 포함되어 있지만, 해당 문장의 공감도에

기인할 때 이를 제거하지는 않았다. 군집명명 과

정에서는 다른 문장들은 공통적으로 스마트폰 과

사용, 정보 압박 및 자극추구 등의 문제인식에 대

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군집을 스마

트폰 중심의 사회로 변화됨에 따른 통찰이라는

의미로 <사회변화에 대한 통찰>로 정하였다. 이

에 서로 다른 내용이 한 군집에 포함되었다는 한

계가 발생한 바이다. 따라서 추후 이러한 한계점

에 대한 보완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요한

의의와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학문적 차원에서

본 연구는 생애단계에 따라 청소년, 대학생, 직장

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스트레스라

는 개념을 새로이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간

미진했던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스마트폰 스트레

스에 대한 심층적이고 실용적인 이해가 가능하도

록 하였다. 따라서 관련 연구 활성화와 학문적 관

심 촉진에 토대를 제공하였다. 무엇보다 향후 스

마트폰 스트레스 척도 개발 등에 있어 중요한 기

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교육

등 개입적 차원에서 본 연구는 보다 만족스럽고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 제공에 이바지하였다. 즉 본 연구를 바탕으

로 스마트폰 스트레스 경감 전략을 수립할 때, 일

방적 통제가 아닌 생애단계 별 실제 사용자의 경

험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변화에 대한 노력을

자각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테면, 각 생애단계별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

한 방안으로서 청소년은 부모, 교사 등의 사용제

재에 따른 압박이 아닌 긍정적 상호작용을 바탕

으로 하는 스마트폰 사용지원을 필요로 한다. 따

라서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관

련 캠페인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한 인간관계는 주가 아닌 부로 기

능할 때,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 즉, 또래관계에서의 면대면 교류를 통한

관계성 회복이 요구된다. 대학생의 경우, 무엇보다

스마트폰과 관련한 생활습관, 정보획득, 인간관계

등의 차원에 있어 사용의 주체성이 건강한 스마

트폰 사용 대책에 있어 핵심적 요소로 예상된다.

특정 스마트폰 관련 활동이 자신에게 득이 되는

지 합리적으로 스스로를 점검해볼 수 있도록 지

원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직장인의 경우는 조직

및 사회적 차원에서 업무적 연락과 관련한 변화

가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도울 것으로 예상한

다. 셋째,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산학협력에 관한 가능성 또한 확장시킬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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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대한다. 스마트폰 바른 사용과 관련한 국가

정책과 실 사용자의 니즈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

하여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

다. 또한 스마트폰 사업자, 앱 개발자 등이 고객심

리의 내적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을 마련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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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Map on Smartphone Stress

Factors Based on the Life-Stage (Adolescent,

Undergraduate, and Office Worker)

Na-Rae Kim Kie-un Yoo Ji-Hye Kim Ki-Hak Lee

Yonsei University

The study investigated the stress factors from the smartphone usage based on different

life-stages(adolescent, undergraduate, and office worker) via concept mapping method, which is

a methodology used to produce a map of the ideas of participants. 1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15 undergraduates, and 15 office workers were interviewed and the key points extracted

were then grouped by similarity. (key sentences for the ideas about smartphone stress were

extracted and sorted between similar ones by those interviewees.)Multidimensional scaling(MDS)

an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were utilized to perform the concept mapping analysis process.

Results are as the following: First, adolescents participants identified 5 stress factors that they had

experienced: 1) external(parent/teacher) restriction, 2) excessive use and self-control difficulties,

3) SNS(Social Network Service) related stress, 4) equipment and function related stress, 5)

relationship related stress. Through the participants' sympathy rating, adolescent participants

sympathize with the contents of the 'excessive use and relationship related stress' clusters the

most. On the contrary, 'SNS related stress' cluster evoke the least sympathy from them. Second,

undergraduate participants identified 5 stress factors that they had experienced: 1) discomfort from

overuse, 2) relationship in SNS(Social Network Service), 3) invasion of privacy, 4) obsession with

information checking, 5) equipment and function related stress. Among them, 'invasion of privacy

and discomfort from overuse' were identified as the major factors whilst 'equipment and function

related stress' was gain the least sympathy from the participants. Third, office worker participants

identified 6 stress factors that they had experienced: 1) excessive exposure to the information, 2)

relationship issue, 3) concerns towards (insight of )societal change, 4) consciousness of others(be

aware of the way other people are looking at one), 5) work and job related stress, 6)

over-domination of smartphone("a reversal of the order of host and guest"). Workers reported they

feel sympathy with 'excessive exposure to the information and work and job related stress' cluster

the most and 'consciousness to others and relationship issue' cluster the least. The implications

from the research and suggestions were proposed.

Keywords: smartphone stress, adolescent, undergraduate, worker, concept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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