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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입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따른 대학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 대학신입생

의 자료를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비계층적 군집화(K-means)분석, 평균비교분석(T-test), 일원변량분

석(One-way ANOVA)과 사후검사(Scheffé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과의존 신입생은 일상생활의 불편, 금단 및 불안, 내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신입생의 대학

생활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t=-.015, p<.05)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마트폰 과의존 신입생은 중의존 신입

생 및 하의존 신입생과 비교해 대학생활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F=4.37, p<.05)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신입생을 위해서는 정서적 지원과 더불어 학습전략 지원 같은 대학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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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methods to prevent and improve the problem of 

overdependence on smartphones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satisfaction of freshmen. For this, data on freshmen of KCYPS were extracted and us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non-hierarchical cluster(K-means)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é 

tes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shown that freshmen who are 

overdependent on smartphones experience inconvenience in their daily life, withdrawal and anxiety, 

and resistance. Seco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according to gender(t=-.015, p<.05). Third, it is shown that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of overdependent freshmen on smartphone is significantly lower compared to that of average and 

moderate dependent freshmen. Based on th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university-level efforts such 

as emotional support and learning strategy support are needed for freshmen who are overdependent 

on smart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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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 전반적인 

구조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정보통신과 정보기기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내며 관련 기술들이 우리 삶 깊숙

하게 들어오게 되었다. 그 기술 중 하나인 스마트폰으

로 우리는 교육, 예약, 금융, 게임, 검색 등에서부터 신

분 확인까지 전 영역에 걸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

처럼 스마트폰은 손안의 세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없

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우

리나라 스마트폰 보유율은 95%로 세계 1위이며 세대

별 격차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 태어나면서

부터 부모에 의해 접하기 시작하는 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에 걸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스마트폰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기능

의 다양화와 복합화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방법과 여가를 

위한 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이에 따라 사람

들에게 일상에서의 노력을 줄여줌으로써 시간적이나 경

제적으로 효율적, 실용적 효용 가치를 주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폰의 순기능 외에 관련 범죄와 

과의존 등 역기능이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그중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은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 초조함과 불안, 폭력성 등의 증상과 

더불어 학업, 건강, 일상생활 등의 지장을 초래한다. 또

한, 사용 시간의 증가와 함께 중독성을 증가시키며 대

인관계 기피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로 연결되어 사회적

으로 심각한 문제로 쟁점이 되고 있다[3].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의하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이 포함된 

10대와 2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증가세가 더

욱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4].

그러나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선행연구는 단순히 스

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또는 오랫동안 사용하는지에 대

한 현상을 기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스마

트폰 과의존이 사용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5-7]. 신입생에게 대학생활은 청

소년을 벗어나 자기 주도적인 삶을 계획하고 사회적 역

할수행과 더불어 직업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대

학 신입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독립적인 삶을 시작

하며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 불안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서적 불안, 우울, 외로움 

등과 같은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한다[8].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문

화에 참여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화와 정보력에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지에 

대한 불안감은 스마트폰 과의존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

에 따라 학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신입생들은 처

음 시작하는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과 더불어 학업, 대인관계 및 정서적 측면에서 지적능

력 발달과 기술 습득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길러주어 사

회적으로 적응성을 지니는 인격을 형성해주는 것에도 

목적을 두어야 한다[9].

또한, 대학 신입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스스

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학업 수행

과 더 나아가 취업을 통한 사회진입은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이 세계 1위로 가장 높다. 대학생들은 미래 인재

이며 핵심자원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을 관리하고 다각도의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 신입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따

른 대학생활 만족도에 대한 문제는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이 대학생활 만족도 중 대학, 전공,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수, 시설 및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

2. 관련연구

2.1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2019년 기준 2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은 전년 대비 상승 폭이 1.2%이고 과의존 위험군 비율

은 25.2%로 연령대별 상승 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4]. 20대 과의존 위험군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것

은 ‘조절실패’(2.89점)였고 다음으로 ‘현저성’(2.74점), 

‘문제적 결과’(2.45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 시간 중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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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미만이 38.1%, 1시간～2시간미만이 32.8%, 2시간～

3시간미만이 20.4%의 순으로 나타나 학업 시간 중 스

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높은 문제도 드러났다.

Fig. 1. Risk of Overdependence on Smartphones in 20s

스마트폰 과의존은 심리적, 신체적 문제 유발과 더불

어 사회 부적응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교생

활, 정신건강,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과의존이 심한 대학생은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고 정신

건강에 문제가 많으며 더불어 대인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0].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이 사회성 발달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1].

대학생들은 일상생활을 스마트폰과 함께하며 그만큼 

의존도도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스

마트폰 과의존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예방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도와 만족도를 높여야 학업능력 향상과 더불어 

추후 직업수행 능력 향상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다.

2.2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활동들에 대한 기대와 대학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비교하고 느끼게 되는 전반적인 만족을 말한다[12]. 신

소영과 권성연(2018)에 따르면 대학생활 만족도는 대

학생의 중도탈락과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13]. 또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며 대학생활이 

종료된 졸업 후의 사회생활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다. 이처럼 대학생활 만족도는 학업을 포함

한 대학생활 전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생활에도 주요한 영향

을 미친다. 따라서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사회생활을 위

해 대학생활 만족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학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학들

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생활 만족도의 구성 요인에 대해 Astin(1993)은 

대학생활 만족도 하위변인을 교수, 교육과정과 수업, 학

생들의 학교생활, 학생지원 서비스, 시설, 교육 여건, 교

과목 이수 기회, 교수의 학생에 대한 태도, 학교의 변화 

전망, 행정에 대한 믿음, 다양성 추구, 교육자원과 사회적 

평판 등으로 정의했다[14]. 신소영과 권성연(2013)은 교

육내용 및 수업, 학생지도, 교육환경, 학생지원, 대학생활

로 정의하고 학교 만족도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15]

대학생활 만족도를 측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학자

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교육과정, 교수진, 지원, 교육환

경의 네 가지 이슈가 공통으로 제시되고 있음이 확인된

다[1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육 만족도를 측

정하기 위한 핵심 요인으로 도출된 교육과정, 교수진, 

시설 및 지원과 대학 및 전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

를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

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자료를 본 연구에 맞도

록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KCYPS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의 3개 패널을 대상

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매년 추적조사를 

시행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패널 대상들이 대학 신입생이 된 7차 년도 자료

를 사용하였다. 패널은 교육부 통계에 따른 층화다단계

표집 방식으로 표집된 1,881명의 학생이며 최종 연구

대상은 패널 중 대학에 진학한 1,348명이다.

3.2 측정변인 및 테이터(KCYPS)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CYPS)에서 사용한 설문이다. 스마트폰 의존도와 대학

생활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KCYPS 설문

에서 문항을 추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독립

변인과 종속변인의 자료 형태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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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스마트폰 의존도

본 연구에서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KCYPS에서 스마

트폰 의존도로 명명한 변인과 문항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에 의한 일상생활의 불편과 

정서적 의존을 묻는 7문항으로 1=‘매우 그렇다’에서 

4=‘전혀 그렇지 않다’인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를 일상생활 불편, 금단, 내성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응답값이 높게 나타나도

록 역으로 코팅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Table 1

과 같이 일상생활 불편 .530, 금단(불안) .749, 내성 

.635이고 휴대폰 의존도 전체는 .849로 나타났다.

Table 1. Variables and Reliability

Variables Q.Ns Cronbach’s α

Smartphone

Overdependence

Inconvenience 2 .530

Anxiety 3 .749

Resistance 2 .635

Smartphone Overdependence 7 .849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College/major 2 .705

Curriculum 2 .781

Professors 1 -

Facility/Support 2 .634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7 .842

3.2.2 대학생활 만족도

본 연구에서 살펴본 대학생활 만족도는 KCYPS에서 

대학 만족도, 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로 명명한 

변인과 문항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학생활 

만족도 변인의 문항은 대학/전공에 대한 만족을 묻는 2

문항,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수진, 시설 및 지원 만족도

에 대한 만족을 묻는 5문항, 총 7문항으로 1=‘매우 그

렇다’에서 4=‘전혀 그렇지 않다’인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대학/전공 만족도, 교육내용/과정 만족도, 

교수진 만족도, 시설 및 지원 만족도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만족도 높을수록 응답값이 높게 나타나도록 

역으로 코팅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Table 1

과 같이 대학/전공 만족도 .705, 교육내용/과정 만족도 

.781, 시설 및 지원 만족도는 .634이고 대학생활 만족

도 전체는 .842로 나타났다.

3.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tata 14 I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스마트폰 의존도에 따른 

군집화를 위해 비계층적 군집화(K-means)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비교분석(T-test)을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의존도에 따른 대학생활 만족도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사후

검사(Scheffé test)를 실시하였으며, 유의성 범위는 

(p<.05)로 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연구대상 특성

4.1.1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Table 2와 같이 

총 1,348명이며, 성별은 남학생이 629명(46.66%), 여

학생이 719명(53.34%)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629 46.66

Female 719 53.34

Total 1,348 100

4.1.2 스마트폰 의존도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기 위해 비계층적 군집 분석인 K-means 군집화 

방법을 실시하였다. 세 개 하위요인에서 각 요인별 의

존도가 가장 높은 군집을 과의존 군집, 평균 의존도의 

군집을 중의존 군집, 의존도가 가장 낮은 군집은 하의

존 군집으로 명명하였다.

Table 3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구대상자 1,348

명 전체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2.47로 나타났다. 군집별 

연구대상 구성비과 의존도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과의존 

군집 374명(27.77%)의 의존도는 3.29, 중의존 군집 617

명(45.73%)의 의존도는 2.44, 하의존 군집 357명

(26.50%)의 의존도는 1.74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과의존에 따른 신입생의 대학생활 만족도 차이 분석 134

과의존 신입생이 중의존 신입생 및 하의존 신입생과 비교

해 일상생활의 불편, 금단 및 불안, 내성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3. Level of Dependence on Smartphone

Characteristics n
Sub-variables 

M %Inconven
-ience

Anxiety Resistance

Level

of 

Depende

nce

Over 374 3.41 3.02 3.33 3.29 27.77

Average 617 2.78 2.10 2.60 2.44 45.73

Moderate 357 1.89 1.55 1.87 1.74 26.50

Total 1,348 2.72 2.21 2.61 2.47 100%

4.2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만족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

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Table 4. Difference of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by Gender

Variables Gender M±SD t

College/
Major

Male(n=629) 2.130±.649

-.094

Female(n=719) 2.134±.583

Curriculum

Male(n=629) 2.839±.579

-.476

Female(n=719) 2.854±.542

Professors

Male(n=629) 2.911±.657

.320

Female(n=719) 2.900±.616

Facility/
Support

Male(n=629) 2.819±.608

.347

Female(n=719) 2.807±.595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Male(n=629) 2.641±.278

-.015

Female(n=719) 2.641±.262

*p<.05                                           n=1,348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t=-.015, p>.05)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대학/전공만족도, 교육내용/과정만족도, 교수

진만족도, 시설 및 지원만족도의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와 부모, 교우, 교수지원과의 

관계를 살펴본 김하나 외(202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

다[17]. 이는 신입생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학에 

대한 기대수준과 대학생활 경험이 유사하여 성별에 따

른 대학생활만족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4.3 스마트폰 의존도에 따른 대학생활만족도

스마트폰 의존도에 따른 대학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One-way ANOVA와 사후검사로 

Scheffé 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5

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마트폰 의존도에 따른 대

학생활 만족도에는 군집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F=4.37, p<.05)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사 결과, 스마트

폰 과의존 군집의 대학생활 만족도(M=2.613, 

SD=.265)가 저의존 군집의 대학생활 만족도(M=2.671, 

SD=.290)와 비교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Difference of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by Level of Dependence on Smartphone

Variables
Level of 

Dependence
M±SD F Scheffé

College/
Major

Over 2.120±.572

2.76 -Average 2.171±.560

Moderate 2.077±.677

Curriculum

Over 2.801±.562

4.69** Over
< Moderate

Average 2.832±.532

Moderate 2.921±.597

Professors

Over 2.880±.654

4.97** Over, Average
< Moderate

Average 2.867±.602

Moderate 2.994±.662

Facility/
Support

Over 2.785±.617

1.38 -Average 2.804±.568

Moderate 2.856±.639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Over 2.613±.265

4.37* Over
< Moderate

Average 2.640±.259

Moderate 2.671±.290

***p<.05, **p<.01                                  n=1,348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대학전공 만족도와 시설 및 지

원 만족도에서는 스마트폰 의존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과정 만족도에서

는 스마트폰 의존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F=4.69, 

p<.01) 나타났고 사후검사 결과 스마트폰 과의존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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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과정 만족도가 스마트폰 저의존 군집과 비교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교수진 만족도에서도 스마트

폰 의존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F=4.97, p<.01)가 나타

났다. 사후검사를 통해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군집과 중

의존 군집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과의존 군집 및 

중의존 군집의 교수진 만족도는 저의존 군집에 비교해 

낮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대학생활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

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분석은 할 수 없지만 본 연

구결과는 전문대학교 남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대학

생활 적응에 대한 장혁란(2017)의 연구와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한 박주영 외(20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18,19].

스마트폰 과의존은 대학의 교육내용을 이해하고 학

업성취를 달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교

육과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

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 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교수진의 지

지를 낮게 인식하고 교수진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스스로가 선택한 일에 책임이 요구되는 대학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실망하며 좌절하다가 결

국에는 부정적인 행동에 빠지게 된다[20]. 따라서 대학

생들이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하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5. 결론 및 제언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은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 여

가, 실시간 정보검색, 개인비서 기능 등 생활에 많은 부

분을 차지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을 무작정 제한하고 

금지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과의존

에 따른 부작용을 알고 스스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

록 도와주어야 한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 정부 차원에서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게임·스마트폰 중독 관련 교

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관련 교육이나 

연수 등이 전무한 현실이다.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

존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폰에 지나치

게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소통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예방 교육

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따른 신입생의 

대학생활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과의존 군집은 중의존 군집과 저의존 

군집과 비교해 일상생활 불편, 금단 및 불안, 내성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정서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기통제를 어

렵게 하여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을 극복하기 어렵

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입생의 스마트폰 의

존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단 및 불안에 대한 정서적

인 지원과 자기조절과 자기주도 학습전략과 같은 자기

통제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스마트폰 과의존은 대학생활 만족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의존도에 

따른 대학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내용/교

육과정 만족도와 교수진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인다. 교육내용/교육과정과 교수진에 대한 낮은 만족도

는 학업성취와 대학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 과의존은 대학생

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극

복하려는 개인적 노력뿐 아니라 대학 차원에서의 상담

과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 신입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스로 독립된 

개체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첫 시기이다. 변

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요인을 제거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조기에 발견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

해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신입생의 스마트폰 과의

존을 예방하고 과의존 신입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대학생들

이 학교생활 부적응과 만족도 저하에 따라 자퇴, 휴학, 

결석 등으로 이어지는지에 관한 연구와 관련 상담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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