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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이며, 부모와 가정에 의존 인 존재에서 독립 인 

존재로 발 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성인 기인 학

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심리   정서 으로 독립함과 

동시에 자아에 한 이해와 정체감을 확립하여 사회  

역할을 구축하는 발달과업이 이루어져야 한다(Kim, 

2013; Park & Kim, 2013; Yoo, Park, You, & 

Park, 2013). 청년 기의 발달 과업을 성취하지 못했

을 경우, 사회  고립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Kim, 

& Park, 2016), 발달 과업의 성취 여부는 자기 존

감과 개인의 행복과도 연 이 있다(Davis & Vander 

Stoep, 1997; Seiffge-Krenke & Gelhaar, 2008).

특히 학생활 응은 학교 신입생에게는 가장 기

본 이면서도 요한 과업이다. 학생활 응은 학생

이 주변 환경과 상호 향을 주고받으며, 작용하는 가운

데 발생하는 개인 이고 사회 인 다양한 요구에 해 

히 처하고 반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Choi, 

2017). 즉, 이 시기는 변화의 과도기로써, 입학과 함께 

자신을 에워싼 환경의 변화와 함께 정서  독립으로 인

한 변화 때문에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학 신입생에게 있어 학생활 응은 20  기에 맞

이하는 가장 큰 과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환경에 잘 

응하지 못하면, 그에 따르는 부정 인 양상들이 나타나

기 마련이다. 학생활의 부 응은 불안, 희망, 후회, 

불만족 등의 심리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생산  학생활에 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 학업 단, 학교 이동 등을 래하기도 한다(Park 

& Park, 2016). 이와 같은 학생활 부 응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모로부터의 독립, 자

아개념, 자기 효능감 등이 포함되는 개인의 심리 , 성

격  특성과 성별, 재수경험 유무, 학업성  등 개인별 

특성  가정의 경제수  등을 포함하는 가정배경 요인

이 있다. 

한편, 자기결정성이론에서 제시된 개인의 심리  성

장과 발달을 래하는 자율성, 유능성, 계성으로 표

되는 기본심리욕구가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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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Kim & Cho, 2013; Li, Oh, & Lee, 

2016). 이 이론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자율성에 한 

욕구는 자신의 행동을 자발 인 것으로 경험하려는 기

본욕구와 련이 있다.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자율성 욕구는 내재  동기의 증

진  정 인 감정 상태와 련되는 반면, 자율성의 

장애는 정신 병리의 공통 인 핵심 특징으로 보고되고 

있다(Ryan & Grolnick, 1986). 두 번째, 유능성에 

한 욕구는 자신의 능력을 연마하고 확장시키는 만족

을 경험하기 한 욕구로써 유능성 욕구의 충족은 동기

의 내재화를 진하고 외 으로 동기화된 행동의 자기

조 을 진하는데 기여한다(Deci & Ryan, 2002; 

Ryan & Grolnick, 1986). 마지막, 계성은 사회  

맥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단단한 계를 추구하고 발

시키는 것을 말한다. 계성은 타인들과 연결되어 있

다는 인식과 련이 있으며 타인과 함께 한다는 인식을 

하면 내재  동기는 높아진다. 이는 자율성이나 유능성 

보다는 내재  동기를 결정하는데 상 으로 직 인 

향을 덜 미치지만 계성 자체도 개인의 성장  발

달에 한 내재  동기를 유지시키는 요한 기능을 한

다(Deci & Ryan, 2002). 

한 올바르지 못한 스마트폰 사용 역시 학생활 부

응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

다. 이와 련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 신입생의 

스마트폰 독  학생활 응과의 상 계는 부 인 

계(Shim & Lee, 2014)가 있으며, 학생의 스마

트폰 독 수 과 학업 수행 역시 부 인 상 성이 있

다고 보고하 다(Samaha & Hawi, 2016). 기존의 

선행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독은 학교 신입생에게 

부정 인 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는 학교 신입생

의 성인 기의 발달 과업  하나인 학 환경 응이

라는 과제를 성취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한 기본심

리욕구의 하부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계성에 따라 

학생활 응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Kim & Cho, 

2013; Li, Oh, & Lee, 2016). 하지만 기본심리욕구

와 스마트폰 독과 학생활 응에 한 연구는 활발

하게 진행되지 않아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  스마트폰 

독과 학생활 응과의 계를 조사하고, 학생활 응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함으로써 향후 학 신입

생의 학생활 응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로그램 개

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학 신입생을 상으로 기본심리

욕구  스마트폰 독과 학생활 응 정도를 악하

고, 궁극 으로 학 신입생의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 학 신입생의 일반  특성  스마트폰 이용 특성

을 악한다. 

∙ 학 신입생의 기본심리욕구  스마트폰 독과 

학생활 응정도를 악한다. 

∙ 학 신입생의 일반  특성  스마트폰 이용 특성

에 따른 기본심리욕구  스마트폰 독과 학생활

응 정도를 비교한다.

∙ 학 신입생의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 신입생의 스마트폰 이용 특성과 기본

심리욕구, 스마트폰 독  학생활 응 간의 계를 

악하고, 궁극 으로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2017년 5월 1일에서 7월 30일

까지 S와 G지역에 있는 4년제 학의 신입생을 상으

로 연구의 목 과 방법, 연구 참여 철회의 자유 등을 설

명한 후 자료수집에 참여하기를 서면으로 수락한 학생

을 상으로 하 다. 

연구를 한 상 표본 수는 G power 3.1.9 로그

램을 이용하 다. 다 회귀분석 간 효과크기 15, 유

의수  .05, 독립변수 12개를 포함하 을 때 검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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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를 유지하기 한 최소표본 수는 184명이었다. 최

소표본 수와 탈락률을 고려하여 241명이 연구에 참여

하 으며 설문 내용이 불충분한 6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35명의 자료를 분석 하 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상자의 일반  특성 

9문항, 스마트폰 이용 특성 26문항, 기본심리욕구 18

문항, 스마트폰 독 15문항, 학생활 응 25문항으로 

총 9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도구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기본심리욕구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Lee와 Kim (2008)이 타

당화한 척도를 Ha와 Choi (2015)가 7  척도로 수정

한 척도로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자율성 6문항, 유능

성 6문항, 계성 6문항 등 3개의 하부 척도로 나 어

지며, 총 18문항이다. 각 문항 당 7  척도로 ‘  아

니다’ 1 에서 ‘매우 그 다’ 7 으로 수가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하  요인

으로는 자율성, 유능성, 계성이 있으며, 자율성은 자

신이 하는 행동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신념과 계가 있

으며, 유능성은 사회  상호작용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

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과 계있다. 마지막으로 계성

에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나에게 이롭고 충분하

다는 느낌과 계있다. 

Lee와 Kim (2008)의 연구에서 도구의 체 신뢰도

는 Cronbach α값 .866, 하  요인별로 자율성 .702, 

유능성 .750, 계성 .7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체 

신뢰도는 Cronbach α값 .916, 하  요인별로 자율성 

.810, 유능성 .865, 계성 .872이었다. 

2) 스마트폰 독  

스마트폰 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하여 표

화된 스마트폰 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 다

(Shin et al., 2011). 총 15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항

목 당 1 에서 4 으로 수를 부여한다. 하  요인으

로 총 4요인이 있으며 일상생활장애는 스마트폰의 과도

한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학업/직장 등에서 

부 응 인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로 총 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가상세계지향성 총 2문항으로 실 세계 보

다는 가상세계에서 타인과 계를 맺는 것을 더욱 선호

하는 상태이다. 단은 총 4문항으로 스마트폰을 사용

하지 않을 시, 나타나는 심리 , 신체  증상을 나타낸

다. 마지막으로 내성은 총 4문항으로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이  증가하여 은 시간으로는 스마트폰 사용

에 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척도에

서는 평가 집단을 ‘고 험군’, ‘잠재  험군’, ‘정상 사

용군’으로 구분하고 총 44  이상은 고 험군, 40  이

상 43  이하는 잠재  험군, 39  이하는 정상 사

용군으로 구분한다. 본 척도는 ‘고 험군’과 ‘잠재  

험군’이 스마트폰 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Shin et al., 2011)에

서 개발 당시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값 .814

이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체 신뢰도는 Cronbach α

값 .885이었으며, 하부 요소인 일상생활장애 .687, 가

상세계지향성 .582, 단 .735, 내성 .779이었다. 

3) 학생활 응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Baker와 Siryk (1989)가 

개발한 학생활 응 척도를 Lee (1999)가 수정한 척

도를 사용하 다. 총 25문항으로 하  역으로 학문  

응 5문항, 사회  응 5문항, 정서  응 5문항, 

신체  응 5문항, 학에 한 애착 5문항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각 하  문항은 1 에서 5  Likert 척도

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최소 수는 25 , 최  

수는 125 으로 수가 높을수록 학생활 응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사  조사에서 신뢰도

는 Cronbach α값 .85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체 신뢰도는 Cronbach α값 .877

이었으며, 각 요인별로는 학문  응 .715, 사회  

응 .646, 정서  응 .764, 신체  응 .411, 학

에 한 애착 .704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로그램을 이용하

고, 상자의 일반  특성, 스마트폰 이용 사항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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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를 사용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스마트폰 이용 련 특성에 따른 기본

 욕구, 스마트폰 독  학생활 응 차이는 t-test

와 one-way ANOVA, Scheffé's test를 활용하 고, 

변수 간의 상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사용하 다. 궁극 으로 학신입생의 학생활 응

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다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 다.

5. 윤리  고려

본 연구는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 심의승인

(HIRB–2017–024)을 받았고, 설문지를 이용한 조

사연구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

호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 연구 상자의 인

권 보장을 하여 자발 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 으며, 연구자와 훈련받은 3명의 연구보조원

이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연구 목  이외  사용하지 않으며, 

설문지는 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자를 상으로 

하 다. 설문 시간은 약 15분 이었다.

Ⅲ. 연구 결과

1. 상자의 일반  특성  스마트폰 이용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체 235명  

남자는 74명(31.49%)이고, 여자는 161명(68.51%)이었고, 

평균 연령은 18.91(±1.12)세 다. 공 분포는 사회/상경

/체육/공학 계열이 133명(48.09%)이고, 자연/의학 계열

이 122명(51.91%)이며, 흡연자는 18명(7.65%), 음주자는 

163명(70.58%), 기숙사/자취/하숙하는 사람은 128명

(54.82%)이었다. 가족생활 만족도는 만족이 103명

(44.39%), 1주간 가족과의 화 시간은 2시간 이상이 70

명(30.01%), 가족 월 평균 소득은 500만 원 이상이 91명

(40.39%)으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 독 정도는 정상 사용군이 198명(84.25%), 

험군이 37명(15.75%)이며, 주  하루 이용시간은 2시

간 과-4시간 이하가 84명(39.12%), 주말 하루 이용시

간은 2시간 이하가 77명(35.20%)으로 가장 많았다. 독 

여부 자가 단에서 그 다고 답한 사람이 66명

(28.37%), 스마트폰 독 방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86명(36.95%)이었으며, 스마트폰 이용 형태는 뉴스 검

색, 학업/교육/학습/업무용 검색, 교통  치정보 검색, 

웹서핑, 화/TV 동 상, 음악, 메신 , SNS 등에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상자의 기본심리욕구, 스마트폰 독, 

학생활 응 정도

기본심리욕구 총 수는 91.67(±14.62) 이며, 하

 요인별로 자율성 수는 30.68(±5.66)  이었고, 

유능성 수는 28.81(±5.91) 으로 나타났으며, 계

성 수는 32.17(±5.80) 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독 총 수는 32.12(±7.19) 이며, 하

 요인별로 일상생활장애 정도는 11.02(±2.70) 이

었고, 가상세계지향성 정도는 3.08(±1.15) 으로 나타

났으며, 단 수는 8.22(2.32)  이었고, 내성 수

는 9.79(±2.45) 으로 나타났다.

학생활 응 총 수는 83.88(±13.05) 이며, 하

 요인별로 학문  응 수는 15.59(±3.63)  이

었고, 사회  응 수는 17.69(±3.33) 으로 나타

났으며, 정서  응 수는 17.77(±3.79)  이었고, 

신체  응 수는 15.66(±2.87)  이었고, 학에 

한 애착 수는 17.15(±3.44) 으로 나타났다. 

(Table 2).

3. 학 신입생의 일반  특성  스마트폰 이용 

특성에 따른 기본심리욕구, 스마트폰 독과 

학생활 응 정도 

기본심리욕구 수는 거주형태(t=-2.26, p<.05), 

가족생활 만족도(F=12.72, p<.001), 가족 간의 의사

소통 시간(t=3.14, p<.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독 수는 성별(t=-3.30, p<.01), 주

과 주말동안 스마트폰 하루 이용 시간(F=5.03, 

p<.01), (F=7.35, p<.001), 스스로가 스마트폰 독

이라고 단한 경우(t=-10.59, p<.001)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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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martphone Usage Related Characteristics (N=2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ean±SD

Age (yr) 18.91±1.12

Gender
Male 74 (31.49)

Female 161 (68.51)

Majors
Social sciences/commerces·economics/athletics/engineering 133 (48.09)

Natural sciences/medical sciences 122 (51.91)

Smoking status* Non smoking 215 (92.35)

Smoking 18 ( 7.65)

Drinking status* Non drinking 68 (29.42)

Drinking 163 (70.58)

Type of residence* Living with family 105 (45.18)

Others(dormitory, self-boarding, boarding) 128 (54.82)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Very satisfied 74 (31.91)

Satisfied 103 (44.39)

Less than moderate 55 (23.70)

Time duration of 

communication with family 

(for 1 week)*

<30 minutes 37 (15.84)

30 minutes-1 hour 64 (27.56)

1-2 hours 62 (26.59)

≥ 2 hours 70 (30.01)

Monthly average 

house income*

<3 million 59 (26.20)

3-5 million 75 (33.31)

≥ 5 million 91 (40.39)

Degree of addiction 

to smartphone†

Normal usage group 198 (84.25)

Risk group 37 (15.75)

Daily using time 

in weekday*

≤2 hours 41 (19.10)

2-4 hours 84 (39.12)

4-6 hours 57 (26.50)

>6 hours 33 (15.28)

Daily using time during 

weekday in weekend*

≤2 hours 77 (35.20)

2-4 hours 47 (21.51)

4-6 hours 51 (23.29)

>6 hours 44 (20.10)

Self judgement of 

the addiction*

Addicted 66 (28.37)

Not addicted 166 (71.63)

Preventive education against 

smartphone addiction* 

Experienced 86 (36.95)

Not experienced 147 (63.05)

Type of smartphone usage

Browsing news 117 (49.78)

Browsing informations on academics, education, studies & business 188 (80.00)

Browsing informations on commodities and services 117 (49.78)

Browsing informations on traffics and locations 130 (55.31)

Other general web surfing 139 (59.14)

Game 79 (33.61)

Movie, tv video clips 146 (62.12)

Musics 182 (77.44)

Electronic books, webtoons, web novels, etc. 106 (45.10)

Email 89 (37.87)

Messenger 192 (81.70)

SNS 170 (72.34)

Buying and selling commodities and services 101 (42.97)

Financial information 84 (35.74)

Management of life 89 (37.87)
*excluded no respondents, †Risk group (Potential risk group + High risk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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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 응 수는 공 분포(t=-2.94, p<.01). 

거주 형태(t=-4.78, p<.001), 가족생활 만족도

(F=17.72, p<.001), 주말동안 스마트폰 하루 이용 

시간(F=5.32, p<.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4.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

상자의 기본심리욕구, 스마트폰 독과 학생활

응의 계를 살펴 본 결과 기본심리욕구와 스마트폰 

독은 유의한 음의 상 계(r=-.35, p=.001)를 보

으며, 기본심리욕구와 학생활 응은 유의한 양의 상

계(r=.61, p=.001)를 보 고, 스마트폰 독과 

학생활 응 역시 유의한 음의 상 계(r=-.34, 

p=.001)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심리욕구가 학생활

응에 정 으로 작용하고, 스마트폰 독이 학생

활 응에 부정 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자의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향력을 악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단

변량 분석 시 학생활 응에 유의한 변수를 보인 일반

 특성 변수를 1차로 투입하 을 때(모델1) 설명력은 

22%를 보 다. 기본심리욕구를 2차로 투입하 을 때

(모델2) 설명력은 45%로 나타나 23%가 증가하 으

며, 스마트폰 독을 추가로 투입하 을 때(모델3) 설명

력은 47%로 나타나 2% 증가하 다. 모델1에서 거주

형태(β=6.91, p<.001), 가족생활 만족도(β=-5.95, 

p<.001)이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모델2에서 거주형태(β=5.31, p<.001), 가족생

활 만족도(β=-3.09, p<.01), 기본심리욕구(β=.46, 

p<.001)이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학생의 거주형태, 가족생활 만족도, 기본심리욕

구는 학생활 응에 매우 큰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모델3에서 거주형태(β=5.06, p<.001), 가족생

활 만족도(β=-3.02, p<.01), 기본심리욕구(β=.41, 

p<.001), 스마트폰 독(β=-.30, p<.01)이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거주

형태, 가족생활만족도, 기본심리욕구, 스마트폰 독은 

학생활 응에 큰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Table 

4).

Ⅳ. 논    의

본 연구는 학 신입생의 학생활 응을 돕고자 스

마트폰 독  기본심리욕구와 학생활 응 정도를 

분석하고 궁극 으로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하 다. 

학 신입생은 기존의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 머무르

Table 2.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N=235)

Variables Subfactor Mean ±SD Min Max

Basic psychological 

needs

Total 91.67 ±14.62 50.00 126.00

Autonomy 30.68 ±5.66 12.00 42.00

Competence 28.81 ±5.91 10.00 42.00

Relatedness 32.17 ±5.80 10.00 42.00

Smartphone 

addiction

Total 32.12 ±7.19 15.00 49.00

Disturbance of daily living 11.02 ±2.70  5.0 18.0

Directivity to virtual life 3.08 ±1.15  1.0  7.0

Withdrawal 8.22 ±2.32  4.0 14.0

Tolerance 9.79 ±2.45  4.0 16.0

Adaptation to school 

life

Total 83.88 ±13.05 46.00 121.00

Academic adjustment 15.59 ±3.63  7.00 25.00

Social adjustment 17.69 ±3.33  9.00 25.00

Emotional adjustment 17.77 ±3.79  5.00 25.00

Physical adjustment 15.66 ±2.87  6.00 23.00

Attachment to the institution 17.15 ±3.44  6.00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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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서 시공간 으로 자유로워지는 동시에 집 으

로 지도해주는 교사  학부모로부터 공식 인 자유가 

인정되는 성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단계이다. 따라

서 성인기에 릴 수 있는 자유를 리는 동시에 동반

되는 책임에 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해서는 자

기통제능력이 더욱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상자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2배가 많

았고, 공은 인문사회와 자연계열이 골고루 분포되었

다. 스마트폰 련특성을 조사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스마트폰의 사용 용도는 Ahn (2016)의 연구에서 

화  문자, SNS로 70%이상 사용하 고, 본 연구는 

학업이나 교육용, 메신  용도로 80%이상 사용하고 있

었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2017)

이 발표한 연령별 조사결과에서 20 에서의 메신  사

용이 1순 를 차지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조사

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하루 평균 6.8시간을 

사용한다고 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6시간 과사용자

는 주 은 15.3%, 주말은 20.1%를 보임으로 주말에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폰 독 방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36.9%가 응답하 으나 선행연구

에 의하면 20 의 경우 약 21%가 방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함으로써(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7).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그러나 

무작 로 학신입생 15명을 상으로 면 인터뷰를 

실시했을 때 100%가 ․고등학교 때 집단교육을 받

은 것으로 응답하 다. 본 인터뷰와 자가설문에서 상이

하게 응답한 것은 집단을 상으로 교육할 때 주제를 

스마트폰 독 방 것으로 단독주제로 하는 경우보다 

학교폭력 방 혹은 정보윤리교육 등과 병행해서 교육을 

진행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독 방교육이라는 주제에 

한 교육유무에 한 질문에 해서 교육을 받지 않았

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스마트폰 독정도는 험군 

15.8%  잠재  험군이 13.2%, 고 험군이 2.6%

고, 이는 Ahn (2016)의 연구 결과에서 잠재  험

군이 13.2%, 고 험군 4.6%로 유사하 다(Ahn, 

2016). 그러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6년 개편한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활용한 결과에서는 20 가 잠

재 험군 19%, 고 험군 3.3%로 조사되었다. 한국

정보진흥원에서 2011년 개발 된 스마트폰 독척도는 

2016년 9월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로 개편하 다(한국

정보진흥원, 2017). 새로 개편된 척도의 하부 역은 

조 실패, 성, 문제 결과로 구성되었고, 문항수도 

기존도구의 15개에서 10개로 단축되었다. 따라서 새로 

개편된 도구를 사용해서 나온 결과와는 하부 역과 문

항 수의 차이로 인해 본 연구결과와 직 으로 비교하

기가 어려웠다. 향후 스마트폰의 독정도를 정확히 평

가하기 해서는 새롭게 개발된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

진단도구를 활용하면서 더불어 찰자용으로 개발된 

독진단도구를 병행해서 사용한다면 독정도에 한 타

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학생활 응 수는 83.88 으로 Lee 

(1999)의 연구에서는 서울출신 77.80  지방출신 

80.66  보다는 높았으나 하부 역의 수순서는 정서

 응, 사회  응, 학에 한 애착, 신체  응, 

학문  응 순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이외에도 본가에 거주하기 보다는 자취와 하숙을 할 때

가 응도가 높은 것(Lee, 1999)과 가족생활만족도와 

한 련이 있는 것은 Lee, Lew와 Kim (2013)의 

연구에서 부모의 여가 학생들의 소속감과 만족도, 

학생활 응에 향을 주는 것과도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생활 응과 련이 있는 기본심리욕구는 인간의 

근원 인 행동의 동기로써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

양한 부 응행동이나 심리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León & Núñez, 2013; Milyavskaya et al., 2009). 

기본심리욕구 이론은 인간의 기본  심리욕구를 3가지 

구성 요소인 자율성, 유능성, 계성으로 설명한다

(Deci & Ryan, 2002). 계성의 욕구는 자신이 타인

에게 요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사회  맥락에서 자

신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려는 심리 인 욕구

이다. 사람은 사회  존재로서 계를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  욕구는 개인이 한 집단이나 지역

사회에 소속되는 감정욕구나 친애욕구의 형태로 나타난

다(Kim, 2010). 국인 유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유학생이 정든 고국을 떠나 새로운 한국생활 속에

서 동료인 국인 유학생이나 새로운 한국유학생 혹은 

강사들과의 계를 맺으면서 응하게 된다. 정 이

고 원만한 사회  계형성이 응에 정 인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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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기 때문에(Lee, Kim, Lee, & Kim, 2009), 

계성 욕구가 많이 채워질수록 국인 유학생의 학생

활 응은 수월한 것으로 나타나(Li, Oh, & Lee, 

2016) 본 연구와도 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기본심

리욕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학생이 본가에 있기

보다는 자취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 가족생활만

족도가 높을수록, 가족 간의 의사소통시간이 많을 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심리욕구  계성과 

한 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스마트폰 독, 기본심리욕구와 학생활 응 간의 

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스마트폰 독정도와 

학생활 응은 부 인 상 계를 나타냈고, 기본심리욕

구와 학생활 응은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선행연구들(Ahn, 2016; Li, Oh, & 

Lee, 2016: Samaha & Hawi, 2016)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과 으로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주형태, 가족생활만족도, 스마트폰 독정도, 

기본심리욕구 다. 각각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면, 

거주형태가 본가에서 통학하는 경우보다는 기숙사/하숙

/자취를 하는 형태가 학생활 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시공간 으로 학과 가까이 있어 통학에 

불편함이 없는 것이 학생활 응에 도움이 되기도 하

고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욕구에 

한 반  결과라 볼 수 있다. 한 상자의 주

인 가족생활만족도는 성인 기인 학 신입생 시기의 

달성과업인 학생활 응에 있어서 가족의 지지가 여

히 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학 신

입생 때 부모의 여가 학생활 응과 정 상 이 있

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Lee, Lew, & 

Kim, 2013).

본 연구에서 학생활 응에 매우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본심리욕구임이 악되었다. 기본심리욕구

는 학업과 문화 응  학생활 응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Heo & 

Kim, 2012; Reinders & Varadi, 2009).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스마트폰 독인 것으로 나타났다. Kim (2013)과 

Lim, Kwon과 Han (2017)의 연구에서는 학생활

응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독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임

으로써 본 연구와는 결과변수와 독립변수에 차이가 있

기는 하나 스마트폰 독과 학생활 응과의 련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두 요인간의 인과 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 로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으로 스마트폰 독 측정도구는 한국정

보화진흥원(2011, 2017)에서 개발한 것을 활용하고 

있다. 재는 2011년에 개발된 하부 역이 4개인 것과 

2016년에 개발한 하부 역이 3개인 도구가 병행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 새로 개발된 

도구에 한 근거자료가 미약하여, 2011년에 개발된 

도구를 연구에 활용하 다. 근거자료 축 과 정보공유

를 해서 장에서 하나의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폰은 학생활에 있어서 교수학습 매체 혹

은 학습 도구로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학

생활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방법은 계속해

서 신 으로 개발되어질 것으로 측된다. 따라서 학

생 스스로의 스마트폰 사용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다양한 재방안이 시 히 요구되어진다. 셋째. 학

생 스스로 스마트폰 독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에 상담자를 찾거나 방이

나 재 로그램에 참여해야하나, 스마트폰 독은 

기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심각한 신체 으로 증상

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스마트폰 과다사용

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학생 스스

로 뿐만이 아니라 친구, 선배, 부모, 교수 등 주변인들

도 스마트폰 독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학생이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 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학 신입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

도기 인 단계이다. 본 연구는 기본심리욕구, 스마트폰 

독정도, 학생활 응 간의 계를 악하고, 궁극

으로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 다.

본 연구 결과 기본심리욕구와 학생활 응은 양의 

상 계를 찰할 수 있었으며, 스마트폰 독정도와 

학생활 응은 음의 상 계를 보 다. 결과 으로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주형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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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만족도, 기본심리욕구, 스마트폰 독 정도인 것으

로 악되었다. 따라서 학 신입생의 학생활 응을 

높이기 해서는 스마트폰 독 방이나 기본심리욕구

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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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among Basic Psychological Needs, Smartphone 

Addiction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in University Students*

Kwon, Myung Soon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Lee, Bo Young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Polytechnic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among university 

students’ basic psychological needs, smartphone addiction and degree of adaptation to their 

university life, as well 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ir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May through July in 2017 for 235 university 

freshmen.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t-test, ANOVA,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study showed that the group living in the dormitory or other 

places rather than living with family and satisfying in family life [ED highlight–please 

clarify this, I cannot infer your intended meaning; however, this text can likely be deleted.] 

adapted easily to university life. Moreover,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martphone addiction, but positively correlated with basic psychological 

needs. Consequently, these results confirmed that residence type,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smartphone addiction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were the factors having the greatest 

influence on university life.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lead students to participate in programs that can meet basic psychological needs or 

prevent smartphone addiction to help university freshmen adapt to university life.

Key words : Smartphone, Addictive Behavior, Adjustment, University Student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o. 2017R1A2B4007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