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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생의 학생활 응에 SNS 독  학생활 스트 스가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학생의 건강한 학생활 응을 돕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 다. 연구의 상자는 서울과 충청지역 학생을 
상으로 편의표집 한 213명으로 하 다. 조사기간은 2014년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이었고, 배부된 235부  213부를 
최종 분석하 다. 자료분석은 SPSS 21.0 for Window 로그램을 사용하 다. 연구결과, 변수들 간의 상 계를 보 고, 
학생의 학생활 응은 SNS  학생활 스트 스에 의해 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에서도 학업문제가 가장 

향력이 컸다. 따라서 학생의 학생활 응도를 높이기 해서는 학업만족도를 고려한 로그램 개발  상담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toxication in SNS and stress of university life
on the adaption of university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presents basic data for helping healthy adaption of
university life. A survey was held to th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nd Chungcheong cities from October 6 to 
October 17, 2014. of 235 copies of the questionnaire distributed, a total of  213 copies were in the final analysis.
For data analysis, SPSS 21.0 for Windows was used. As a result, there were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the 
adaption of University life of university students were affected by the intoxication in SNS and stresses of university
life. and the largest effect was the academic problem. In conclusion, it is need to development program and counseling
with considering academic satisfaction for improving adaption of universit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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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학생은 후기 청소년기로 성인이 되는 과도기로써 

자아 정체감 확립 뿐 아니라 심리 , 사회 , 경제  독

립을 비하는 과정에 놓이게 되면서 많은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입시 주의 

교육체계에 익숙했기 때문에 학에들어와서야 비로소 

진로문제로 좌 과 갈등을 겪으며 학생활 응에 있어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증명하듯 우리나라 학생의 46%는 만성 스트
스를 가지고 있다[1]. 이 듯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

해 일련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의 경험은 스트 스의 원인

이 되고 신체 , 심리  건강에 부정 인 향을 주게 된

다[2]. 
학생의 건강한 학생활 응이라 함은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자신에 맞게 
변화시킴으로써 효과 으로 응하는 것이며[3],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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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뿐 아니라 인 계  정서  측면에 히 처

하는 반응을 의미한다[4]. 그 다면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는 개인의 가정배경이나 심리 , 
성격  특성 등이 있는데[5], 자아정체감, 자아존 감이 

개인  요인으로 부모애착과 친구지지등 사회  지지가 

환경  요인으로[6], 그리고 학생활 스트 스와 스트

스 처 략 등[5]을 들 수 있다. 특히 학이라는 환
경 속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게 자주 경험하는 부정 인 

생활 사건들이 개인이 가진 자원으로는 처하기 어렵고 

개인의 안녕감을 함으로써 학생활 응에 긴장을 

주는 상태인 학생활 스트 스와[7] 정서  지지의 부

재가 학업  성취뿐 아니라 심리, 사회 인 측면에 더 

요한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8]. 
최근 정서 지지 교류를 한 계망으로 활용되는 

것은 모바일 메신 이다. 국내 5명  1명이 소셜네트워
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이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9], 이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는 복잡하고 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

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이 커지면서 자신과 하게 

련되는 다른 사람들과 유 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필

요성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  측면에서 SNS
는 자신의 심분야를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서 더 즉각 이고 개방 이며 계 맺는 범 가 확 된

다는 커뮤니 이션의 확장을 가져왔다[10]. 남덕 [11]
은 인 계의 새로운 맥락으로 등장하게 된 SNS인 페
이스북은 온라인 공간에서 교류하는 것이 실제로 계가 

형성되고, 발 되어가고 있다는 에서 SNS의 친 감 

형성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과다한 이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래하는 등의 부정  결과로 SNS 피로증후군과 
SNS 독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12]. 20 의 

90.2%가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후기 청소년기인 20
 반의 학생들이 학에 입학하면서부터 SNS를 과
다 사용하면서 신체  문제 뿐 아니라 정신  문제가 

두됨에 따라[13] 학생들의 건강한 학생활 응을 
한 극 인 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생활 응에 SNS 
독과 학생활 스트 스가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하

다. 그러므로 학생의 SNS 독  학생활 스트
스가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학생의 

건강한 학생활 응을 돕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

행하 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상자의 SNS 독  학생활 스트 스

가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상자의 SNS 독, 학생활 스트 스  학

생활 응을 악한다.
상자의 일반  특성  SNS 사용행동에 따른 

SNS 독, 학생활 스트 스, 학생활 응의 

차이를 악한다.
상자의 SNS 독, 학생활 스트 스, 학생

활 응간 상 계를 악한다.
상자의 SNS 독의 하 요인  학생활 응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
상자의 학생활 스트 스의 하 요인  학

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생의 SNS 독  생활 스트 스가 

학생활 응과의 계를 알아보고 이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과 충청지역 학생을 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상으로 총 235명을 편의표집하
다. 표본수는 Faul, Erdfelder, Buchner와 Lang[14]이 
개발한 G-power 3.1.6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 회귀분

석에 필요한 간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  .05, 검
정력 .90으로 했을 때 최소 표본수 166명으로 산정되었
며,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인 213명은 통계  검

정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악되었다.

2.3 연구 도구

2.3.1 SNS 중독

독은 사회에서 가장 두되고 있으며 SNS 
독도  사회  이슈이지만, SNS 독을 측정하는 척도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SNS 독에 해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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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한국 정보화 진흥원[15]이 간략화 한 인터넷 
독 자가진단 척도를 활용하 다.
본 척도는 4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상생

활장애 5문항, 가상세계 지향성 2문항, 단 4문항, 내성 
4문항으로 총 15문항이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0 에서 ‘매우 그 다’3 까지 4  Likert 척도로 평가
하 고, 반 질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 다. 수가 높

을수록 SNS 독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
이었다.

2.3.2 대학생활 스트레스

학생활 스트 스 척도는 겸구, 김교헌과 이 석

[16]이 개발한 학생용 학생활 스트 스 척도를 사용

하 다.
본 척도는 8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성

계 6문항, 친구 계 5문항, 가족 계 6문항, 교수와의 
계 6문항, 학업문제 7문항, 경제문제 7문항, 장래문제 8
문항, 가친 문제 6문항으로 총 50문항이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0 에서 ‘매우 그 다’3 까지 4  

Likert척도로 평가하 고, 반  질문은 역환산하여 계산

하 다. 수가 높을수록 학생활 스트 스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는 .95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2.3.3 대학생활 적응

학생활 응을 측정을 해 Baker & Sirky가 제작
한 학 응도검사(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이윤정[17]이 수정,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 다.
본 척도는 5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업  

응 5문항, 사회  응 5문항, 정서  응 5문항, 신
체  응 5문항, 학에 한 애착 5문항으로 총 25문
항이다. 각 문항은‘  아니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 5  Likert 척도로써 수가 높을수록 학생활
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
는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10월 6일부터 10
월 17일까지이며, 본 연구의 목 과 취지, 익명성의 보

장,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해 설명한 후 자발 으로 참

여를 원한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 한 설명이 포함된 동

의서와 설문지를 나 어 주었다. 연구를 허락한 후에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그에 따
른 불이익이 없으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철 히 

보장 될 것이고, 자료는 연구를 해서만 사용됨을 구두
와 서면을 통해 알렸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10분-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후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
보 보호를 해 통계처리 시 개인 식별정보를 암호화하

다. 자료의 탈락과 손실을 비하여 235부의 자료를 
배부하 고, 그  불성실하게 답변하 거나 부 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13명의 자료를 최종분석
에 사용하 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for Windows Program으로 
분석하 으며, 구체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자의 일반  특성  SNS 사용행동은 기술통
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SNS 독, 학생활 스트 스, 학 생

활 응의 정도는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SNS 사용행동에 따른 

SNS 독, 학생활 스트 스, 학생활 응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 으며, 사후검증
은 Scheffe test를 실시하 다.
상자의 SNS 독, 학생활 스트 스, 학생

활 응 간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상자의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  인 

을 알아보기 해 진입(Enter)방식 다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3. 연구 결과

3.1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SNS 사용행동

213명의 학생 성별은 남학생이 44.6%, 여학생이 
55.4% 고, 평균연령은 20.92세며 1학년이 62%로 가장 
많이 차지하 다. 성격은 내향 이 51.6%, 외향 이 

48.4% 고, 스마트 폰 소지 시기는 고등학생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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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 종류는 페이
스북이 87.3%로 다수를 차지하 고, SNS 소요시간은 
한 시간이상 두 시간 미만이 32.4%로 가장 많았다. SNS 
사용이유는 ‘타인의 변화를 실시간 확인’하기 해서가 
39.4% 으며, SNS 사용 으로 회귀하고 싶은 이유는 
‘학업에 한 집 력 하’가 40.4% 다(Table 1).

Categories n(%)

Gender
Male 95(44.6)
Female 118(55.4)

Grade
(Age mean 

20.92)

Grade 1 132(62.0)
Grade 2 38(17.8)
Grade 3 31(14.6)
Grade 4 12(5.6)

Character
introspective 110(51.6)
Ectrospective 103(48.4)

Possession 
time of 
Smart 
Phone

Middle school age 45(21.1)
High school age 136(63.8)

University student 32(15.0)

Kind of 
SNS

Facebook 186(87.3)
Instagram 9(4.2)
Kakaotalk 13(6.1)
The others 5(2.3)

Spent time 
on SNS 
(minutes)

≦60 60(28.2)
61~120 69(32.4)
121~180 44(20.7)
≧181 40(18.8)

Reasons 
for SNS

immediate check for changing of someone 84(39.4)
trying not to fall behind 14(6.6)
confirm about posts reaction 63(29.6)
for communication with friends 32(15.0)
The others 20(9.4)

The 
reason 

I wanna 
go back to 

before 
using SNS

Poor concentraion about studying 86(40.4)
Intoxication of smart phone 67(31.5)
Neglecting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25(11.7)
Confirming gap with the other persons 14(6.6)

The others 21(9.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Using Pattern of
SNS of University Students        (N=213)

3.2 대학생의 SNS 중독, 대학생활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

학생의 SNS 독은 3 을 만 으로 평균 

1.11±0.49 이었고, 하 요인 에는 일상생활장애가 

1.29±0.55 으로 가장 높았으며, 단 1.13±0.59, 내성 
1.05±0.53, 가상세계 지향성 0.76±0.58 순으로 나타났
다. 학생활 스트 스는 3  만 으로 평균 0.91±0.43
이었고, 하  요인 에서는 학업문제 1.46±0.65  , 
장래문제 1.41±0.56 , 가치 문제 1.10±0.67 으로 높

게 나타났다. 학생활 응은 5 을 만 으로 평균 

3.15±0.48 , 하 요인은 사회  응 3.32±0.57  , 
학에 한 애착 3.28±0.61 , 정서  응 3.19±0.85 , 
신체  응 3.12±0.73  순이었고, 학업  응은 

2.85±0.66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2).

Variables
Mean of total 

Items
Mean±SD

Mean of 
Item

Mean±SD

Cronbach 
alpha

Intoxication in SNS 17.19±6.23 1.11±0.49

.883
disabiliy of daily living 6.46±2.73 1.29±0.55
Directional for virtual world 1.52±1.17 0.76±0.58
Withdrawal 4.51±2.35 1.13±0.59
Tolerance 4.22±2.12 1.05±0.53
Stress of University Life 45.57±21.39 0.91±0.43

.948

Relations with opposite sex 3.67±3.43 0.61±0.57
Friendship 2.15±2.52 0.43±0.50
Family Relationship 3.33±3.49 0.56±0.58
Relationship with the professor 4.36±3.91 0.73±0.65
Academic problems 10.21±4.59 1.46±0.65
Economic problems 6.18±4.69 0.88±0.67
Future issues 11.25±4.47 1.41±0.56
One’s values issues 6.61±4.04 1.10±0.67
Adaption of University life 78.78±11.89 3.15±0.48

.796

Academic adjustment 14.27±3.30 2.85±0.66
Social adjustment 16.58±2.84 3.32±0.57
Emotional adjustment 15.97±4.24 3.19±0.85
Physically adjustment 15.60±3.63 3.12±0.73
Attachment to the university 16.38±3.06 3.28±0.61

Table 2. Intoxication in SNS, Stress of University Life 
and Adaption of University Life of the 
University Students.                  (N=213)

3.3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 

대학생활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학생의 SNS 독은 여성(1.18±0.46)이 남성
(1.03±0.51)보다 높았으며(t=-2.16, p=.032) 통계 으로 

유의하 으나 학년  성격과 SNS 독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생활 스트 스는 4학년(1.12±0.56)이 1학년

(0.85±0.41), 2학년(1.03±0.40)  3학년(0.94±0.45)보다 
높았으며(F=2.83, p=.040) 통계 으로 유의하 으나 

Scheffe 사후검정에서는 유의한 집단 구분이 되지 않았
다. 학생의 성별과 성격에 따른 학생활 스트 스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생활 응은 남성(3.24±0.48)이 여성(3.08±0.46)

보다 높았으며(t=2.40, p=.012) 통계 으로 유의하 으

나 학년과 성격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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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Intoxication in SNS Stress of University Life Adaption of University Life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Male 1.03±0.51 -2.16

(.032)
0.90±0.47 -0.44

(.663)
3.24±0.48 2.40

(.012)Female 1.18±0.46 0.92±0.39 3.08±0.46

Grade

Grade 1 1.13±0.52
1.92

(.127)

0.85±0.41
2.83

(.040)

3.17±0.48
0.36

(.785)
Grade 2 1.13±0.39 1.03±0.40 3.11±0.41
Grade 3 0.94±0.42 0.94±0.45 3.17±0.49
Grade 4 1.29±0.47 1.12±0.56 3.05±0.57

Character
Introspective 1.10±0.48 -0.49

(.626)
0.94±0.43 0.89

(.371)
3.12±0.50 -1.13

(.258)Extrospective 1.13±0.49 0.88±0.42 3.19±0.45
˕ Scheffe test

Table 3. Intoxication in SNS, Stress of University Life and Adaption of University Lif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Students.                                                            (N=213)

Characteristics Categories
Intoxication in SNS Stress of University Life Adaption of University Life
Mean±SD t/F(p)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Possession 
time of 

Smart Phone

Middle school age 1.11±0.52
1.08

(.342)

.85±0.40
0.55

(.580)

3.18±0.45
1.32

(.270)High school age 1.14±0.49 0.93±0.43 3.12±0.47
University student 1.00±0.44 0.92±0.46 3.26±0.54

Kind of 
SNS

Facebook 1.14±0.48
1.64

(.183)

0.91±0.43
0.04

(.988)

3.16±0.47
2.94

(.034)
Instagram 0.82±0.55 0.92±0.43 3.29±0.44
Kakaotalk 0.98±0.55 0.92±0.43 3.18±0.37
The others 1.04±0.34 0.84±0.49 2.56±0.68

Spent time 
on SNS 
(minutes)

≦60 0.74±0.44
26.29
(.000)

0.85±0.44
3.08

(.029)

3.23±0.51
3.01

(.031)
61~120 1.15±0.46 0.84±0.42 3.22±0.53
121~180 1.31±0.36 1.05±0.42 3.00±0.30
≧181 1.41±0.37 0.98±0.40 3.07±0.45

Reasons 
for SNS ˕ 

immediate check for 
changing of someone 1.14±0.48

1.57
(.184)

0.98±0.37

6.47
(.000)

a 3.10±0.44

1.29
(.272)

trying not to fall behind 1.21±0.52 1.36±0.49 b 3.02±0.44
confirm about posts reaction 1.17±0.46 0.79±0.43 a 3.26±0.44
for communication with friends 0.94±0.53 0.84±0.38 a 3.14±0.54
The others 1.03±0.51 0.82±0.48 a 3.13±0.61

The reason 
I wanna 

go back to 
before 

using SNS

Poor concentraion 
about studying 1.21±0.48

7.05
(.000)

0.87±0.42

1.84
(.122)

3.20±0.50

0.49
(.741)

Intoxication of smart phone 1.14±0.46 1.02±0.44 3.15±0.48
Neglecting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1.07±0.45 0.83±0.42 3.05±0.37
Confirming gap with the other persons 1.21±0.46 0.95±0.46 3.13±0.48
The others 0.63±0.38 0.80±0.39 3.13±0.48

˕ Scheffe test

Table 4. Differences of Intoxication of SNS, Stress of University Life and Adaption of University Life by Using 
Pattern of SNS of the University Students.                                               (N=213)

3.4 대학생의 SNS 사용행동에 따른 SNS 중

독, 대학생활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 적응

의 차이

학생의 SNS소요시간이 길수록 독가능성이 높아
지며 3시간 이상(1.41±0.37)일 때 SNS 독이 가장 높

았고(F=26.29, p<.001) 통계 으로 유의하 으나 

Scheffe 사후검정에서는 유의한 집단 구분이 되지 않았
다. SNS 사용 으로 회귀하고 싶은 이유에 ‘학업에 
한 집 력 하’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1.21±0.48) ‘다
른 사람과의 격차확인’(1.21±0.46), ‘스마트폰 독’(1.14±0.46), 

‘ 인 계 소홀’(1.07±0.45)때문이라고 답한 경우에 

비해 SNS 독가능성이 높았으며(F=7.05, p<.001)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스마트폰 소지 시기나 SNS종류, 

SNS 사용이유는 SNS 독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생활 스트 스는 SNS소요시간이 2시간이상 3시

간미만(1.05±0.42)이 3시간 이상(0.98±0.40)보다 높고, 
한 시간 미만(0.85±0.44)과 한 시간 이상 두 시간 미만
(0.84±0.42)보다 높았으며(F=3.08, p=.029) 통계 으로 

유의하 으나 Scheffe 사후검정에서는 유의한 집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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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ntoxication in SNS Stress of University Life

r(p)
Stress of University Life .412(<.001)

Adaption of University Life -.274(<.001) -.501(<.001)

Table 5. Correlation Matrix of Variables                                                           (N=213)

Variable B SE B t p R2 Adjusted R2 F(p)

Constant 94.07 2.49 37.75 .000

.42 .36
7.13

(<.001)

Gender
Male
Female -1.08 1.52 -.05 -.71 .476

Spent time 
on 

SNS 
(minutes)

≦60
61~120 2.51 1.94 .09 1.30 .195
121~180 -.57 2.20 -.02 -.26 .795
≧181 .88 2.39 .03 .37 .714

Kind of 
SNS

Others
Facebook 16.68 4.49 .46 3.72 <.001
Instagram 21.01 5.60 .36 3.75 <.001
Kakaotalk 18.99 5.28 .37 3.60 <.001

Intoxication 
in SNS

disabiliy of daily living .10 .49 .02 .20 .840
Directional for virtual world -.14 .79 -.01 -.18 .861
Withdrawal -1.06 .57 -.21 -1.87 .063
Tolerance .51 .52 .09 .99 .326

Stress of 
University 

Life

Relations with  opposite sex .43 .31 .12 1.40 .163
Friendship -.55 .47 -.12 -1.18 .239
Family Relationship .27 .29 .08 .89 .377
Relationship with the professor -.72 .22 -.24 -3.26 <.001
Academic problems -.44 .22 -.17 -1.99 .048
Economic problems .05 .21 .02 .26 .794
Future issues -.25 .19 -.09 -1.33 .186
One’s values issues -.66 .28 -.22 -2.35 .020

Table 6. Factors Influencing Adaption in University Life                                               (N=213)

이 되지 않았다. 타인에게 ‘뒤쳐지지 않으려고’(1.36±0.49) SNS
를 사용하는 이유로 답한 경우 다른 이유에 비해 학

생활 스트 스가 가장 높았으며(F=6.47, p<.001)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생이 인스타그램(3.29±0.44)을 쓰는 경우 페이스
북(3.16±0.47)과 카카오톡(3.18±0.37)을 쓰는 경우에 비
해 학생활 응이 높았고(F=2.94, p=.034), 60분 미만
(3.23±0.51)만 SNS를 할 경우 그 이상 하는 경우에 비해 
학생활 응이 높았으며(F=3.01, p=.031) 통계 으로 

유의하 으나 Scheffe 사후검정에서는 유의한 집단 구분
이 되지 않았다(Table 4).

3.5 대학생의 SNS 중독 및 대학생활 스트레

스 및 대학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

학생의 학생활 응은 학생활 스트 스

(r=-.501, p<.001), SNS 독(r=-.274, p<.001)과 강한 
음의 상 계를 보 고, 학생활 스트 스와 SNS 독 

간에는 매우 강한 양의 상 계를 보 다(r=.412, p<.001) 
(Table 5).

3.6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정도

학생의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여 진입(Enter)방식의 다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을 한 독
립변수는 상자의 일반  특성과 SNS 사용 황에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SNS 종류, SNS 소요시간 변
수   학생활 응과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낸 SNS 
독과 학생활 스트 스변수를 가능한 향요인으로 

선정하 다. 성별은 남성을, SNS 종류는 기타종류를 그
리고 SNS 사용시간은 한시간 미만을 거변수로 가변수
(더미변수)처리하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잔차분
석, 향력진단, 다 공선성 검정을 실시하 다. 오차항
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한 잔차분석으로 Dubin-Watson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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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결과 2.328로 나타나 자기상 성이 없고 독립성

임을 알 수 있었다. 향력 진단을 한 Cook’s Distance 
검정결과 모든 측정치가 .000~.097로 나타나 1.0이상인 
개체가 없어 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독
립변수 간의 다 공선성을 진단하기 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246~.935로 
모두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는 1.070~4.064로 모
두 10미만이어서 다 공선성은 배제되었다. 

SNS 독, 학생활 스트 스, 성별, SNS종류  

SNS사용시간을 측변수로 하여 학생의 학생활 
응를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F=7.13,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
된 결정계수 R2(adj. R2)=.42(.36)으로 회귀모형은 학
생활 응 총 변화량의 42%를 설명하고 있다.

학생의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측변수의 

거변수에 한 기여도와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

과, 유의수  .05에서 학생활 응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측요인은 페이스북(B=.46, p<.001), 카카오톡
(B=.37 p<.001), 인스타그램(B=.36, p<.001)사용 순이
었고 학업문제(B=-.17, p=.048), 가치 문제(B=-.22, 
p=.020) ,교수와의 계(B=-.24,  p<.001)순이었다(Table 6).

4. 논의

본 연구는 학생의 SNS 독  학생활 스트 스

가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악하여 건

강한 학생활 응을 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

다.
본 연구에서 학생의 SNS 독은 평균 1.11이었고, 
학생을 상으로 연구한 피승정[18] 의 결과에 비해 
조  낮았다. 하 요인별 수의 순 는 일상생활 장애

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학생을 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들과 동일하 고[18], 단, 내성, 가상세계 지향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특성  SNS 사용행동에 따른 SNS 독은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학생활에 어느 정

도 응하여 안정 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3학년들이 
SNS 독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박미향[19]과 조남
재 외[20]의 연구와 일치한다. 하지만 4학년이 다른 학
년에 비해 SNS 독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박미향

[19]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 다. 외향  성격일수록 

SNS 독이 높았는데, 외향성과 신경증이 SNS의 한 분
류인 페이스북 독에 미치는 향력이 통계 으로 유의

미하다는 연구[21]와 부분 으로 일치한다. 고등학생일 
때부터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SNS를 하면서 보내는 시
간이 많을수록 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SNS를 하는 사람들이 부분의 결과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20]와 일치한다. 주로 이용하는 SNS가 
페이스북일 때 다른 종류의 SNS사용에 비해 높게 나타
나는데 이는 오승석[22]과 피승정[18]의 연구와 일치한
다. SNS를 사용하는 이유에서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게시물 반응확인’의 순으로 나타나 ‘상 방의 최근변화

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서’와 ‘타인과의 계를 맺기 
해서’의 순으로 나타난 선행연구[23]와는 차이가 있었
다. 이는 후기 청소년기인 학생의 경우에도 래 계

는 개인에게 향을 미치는 하나의 작은 사회로 공통

인 심과 문제, 고민을 함께 나 면서 소속감과 심리  

안정을 통해 성공 인 인 계를 발달시킬 수 있지만

[24], 반면 집단에서 수용이 아닌 거부되는 것도 동시에 
학습하게 된다[25]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학생활 스트 스는 본 연구에서는 평균 0.91이었으
며, 하 요인별 수의 순 는 학업문제가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장래문제, 가치 문제, 경제문제, 교수와의 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장래문제, 경제문제, 학업문제, 
가치  문제등의 순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비슷하다

[26,27].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스트 스를 경험

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 연구[28]와 일치하며,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학생활 스트 스가 높았다. 학생

활 스트 스가 높은 학생은 2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며 
‘뒤처지지 않으려고’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SNS 사용 시간이 많은 집단일수록 더 큰 스트 스를 

경험하며 학교문제 스트 스와 SNS 사용시간 사이의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 윤소희[29]의 연구와 일치한다. 
한 고등학교까지 입시로 인한 학업스트 스 속에서 생활

하다가 학에 진학하지만, 학생활에서도 학업에 한 
스트 스와 취업난과 장래에 한 불안감, 경쟁에 한 
스트 스로 정신 , 심리  기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

이며 학졸업 후 취업의 어려움, 등록  문제로 인해 학

업과 장래, 이상과 실 사이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가치
 문제에 더 많은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음을[30] 보
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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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학생활 응은 평균 3.15로 나타났으
며, 하 요인별 수  학업  응이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이는 학생활 스트 스 요인  학업문제가 가장 높

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의 사

회  경제  변화에 의해 본인의 의사보다는 최근 심화

되고 있는 취업난으로 비교  취업이 용이하다고 여겨지

는 공학과를 우선으로 선택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일반  특성  SNS 사용행동에 따른 학생활 응

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내향 인 성격보다는 

외향 인 성격을 가진 학생의 응도가 더 높았다. 
한 학생의 학년에 따른 학생활 응은 3학년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양희수[31]의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 학생활 응이 낮은 학생은 2시간 이상 SNS
를 하는데, 이들은 학생활 스트 스가 높은 학생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 시간과 학교생활 응이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SNS를 게 사용할수록 
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윤소희[29]의 결과와 일치한
다. 응이 낮은 학생은 ‘뒤쳐지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
에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활 응에 향을 주는 변수에 한 연구를 살

펴보면, 심리  독립, 성인애착[32], 강민채[33]의 연구
에서는 사회 지지, 산타툰[34]과 김진희[35]의 연구에
서는 학생활 스트 스가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SNS 독이 학생활 응에 미
치는 향에 한 연구는 없었으나, 학생을 상으로 

한 최은구[36]의 연구에서 학생의 인터넷 독이 높을
수록 학교 응이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어 본 연구의 결

과를 간 으로 지지했으며, 추후 SNS 독과 학생

활 응의 계를 악하기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학생활 응에 가장 큰 향력이 있는 

것은 SNS의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이며 카카오톡과 인
스타그램을 사용할 때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가 다른 SNS를 사용할 때
보다 학생활 응에 향을 크게 미치는지 이유를 명

확히 밝힐 수는 없으나,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SNS 독

이 되기 싶고, 이 때문에 학생활 응도를 떨어뜨리는
데 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악된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상자의 수와 범 의 확 를 통한 재확인이 

필요하다.
다음은 학생활 스트 스 자체가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친다는 것은 장효임[37]의 연구와 일치하며 스

트 스 하  역  학업문제  가치  문제 그리고 

교수와의 계가 학생활 응의 향요인으로 나타났

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볼 때, 학생의 학생활 응

은 SNS  학생활 스트 스에 의해 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 에서도 학업문제가 가장 향력이 컸
으므로 학생의 학생활 응도를 높이기 해서는 학

업만족도를 높이기 한 학습 로그램을 개발하여 교과

과정에 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과 충청지역 학생을 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상으로 총 213명을 상으로 
SNS 독  학생활 스트 스가 학생활 응에 미치

는 향을 악하기 해 수행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SNS 독과 학생활 스트

스의 변수들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

가 있었으며, SNS 독과 학생활 응 그리고 학생
활 스트 스와 학생활 응의 각 변수들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상 계가 있었다. 학생의 학

생활 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SNS 종류, 학생활 
스트 스  학업문제, 가치 문제, 교수와의 계 순으
로 향력이 있었고, 설명력은 42% 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볼 때, 학생의 학생활 응

은 SNS  학생활 스트 스에 의해 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 에서도 학업문제가 가장 향력이 컸
으므로 학생의 학생활 응도를 높이기 해서는 학

업만족도를 고려한 로그램 개발  상담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서울과 충청지역 학생을 상

으로 편의표집 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

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의 학생활 응에 한 심을 높이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해 상자의 수와 범 를 확

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학생의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이 SNS 독, 학생활 스트 스 외에 다른 변수들을 찾

아내어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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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한다.
셋째, 학생의 학생활 응을 높이기 해 SNS

독을 방하며, 학생활 스트 스를 이며 건강하게 

처하기 한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생상담  
교과과정에 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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