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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목  양 태도  스마트 폰 도변 들  신 생들  학 생 만 도에 어  향  미 는지 

규 하고, 학생들  학 생 에 만 할 는 안  색하고  하 ,   실천  략  공하는 것 다. 

본 연 에 는 학생  학 생 만 도   변 들 간  계  스마트 폰 도  매개 과  검 하  해 귀

 용하여 경  하 다. 연  결과  살펴보 , 양 태도  하   양 태도는 스마트 폰 

도에  향  주었고, 스마트 폰 도는 학생 만 도에  향  미 는 것  나타났다. 한  

양 태도는 스마트 폰 도에  향  미 고, 스마트 폰 도는 학생 만 도에  향  미쳤다. 스마

트 폰 도는 ․  양 태도  학생 만 도  계에  매개 과가 나타났다.  같   

․  양 태도, 스마트 폰 도, 학생 만 도  같  변수들  계  고,  결과  탕  학생들  

학 생 에 보다  만 할 수 는 시사  하 다. 

주 어 :   양 태도,  양 태도, 학생 만 도, 스마트 폰 도, 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variables of parenting styles and dependency 

on the smart phone affect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to campus life, to seek the better ways for the 

college students to fit into the new environment, and to offer the practical tips based on our findings. In 

this study, we applied the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satisfaction to university lif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dependency on the smart phon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ositive rearing attitude, which is the subfactor of parenting style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dependency on the smart phone, and that dependency on the smart phone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At the same time it is found out that the negative rearing 

attitude has a positive effect on dependency on the smart phone, and that dependency on the smart phone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to the college life. In addition, the dependency on the smart phone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sitive/negative rearing attitudes and 

dependency on the smart phone. Based on these findings, we recommended the better ways to improve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to their college lives.        

Key Words : Parents’ positive rearing attitude, Negative rearing attitude,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Dependency on the smart phone, Fusion and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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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공  과업수행  업 후 사 생 에도 

하게 어 향  주  에  학 시

는 한 미  갖는다. 특  학 1학  시 는 새

운 학습 경  처  경험하  생 양식  습득하고 

립해 나가야 하  에 다  학시 보다 학생  

 강 하지 않  수 없다.

학생 에 한 만 도는 합 과 가 에 

근거  고 다. 는 학 경  학생   목  

룰 수 도  하게 공 어야 하고, 학습과  수

행하는  결과에 라 동   수 는 보상  공

어야 한다는 것 다[1].

학생 만 도는 학   사   만 도  나

누어 할 수 다. 는 학  편 시   비스에 

해 향  는다고 하 다. 학  에 향  미

는 들  수 수업 , 수업 경, 학업난 도, 학

미지, 지도, 비스  다양  할 수 고, 사

 만 도는 숙사, 학생프 그램, 과  동  

지원, 클럽 동, 스포  동  하 다[2,3] 러한 

학생  만 도는 든 학생들  신  택한 에 

 식평가 , 학 생  질  평가할 수 는 한 지

가 다.

학생 만 도는 학생  질  평가한다는 가 

 뿐 아니라 학생들  학업, 수  학 에 한 신뢰, 

진 , 가 ,  해결 행동 식, 학생   태도 

체계  사 에  허용 는 도  규  등에도 향  미

게 다[1]. 처럼 학생  경에 과  하

고 상 용해야 하는 과  학시  동안  하

다. 러한 과 에 향  주는 다양한 경들 에 가  

 역할  하는   양 태도라 할 수 

다. Oh[4]  양 태도가 학생 만 과 능감에 미

는 향  연 한 결과에  양  -통  태

도가 학생 에 향  다고 하 , Kim[5]  연

에 도 -   계가 학생  만 에 

 향  다는 결과  나타내고 다. 

 양 태도는  는 주 양 가  양 할 

 고 보편  나타내는 내·  태도  행

동  포  미하 , 양 태도는  시 에 라 

다 게 해 어  다[6,7]. 러한  양 태도는 

 든 , 행동, 격, 지, , 사  하는  

큰 향  미 게 다. 특  학생  사 진   사

진 에 필 한 새 운 경 , 계 술 등 그 

 강 고 다. 런 경험  후  사  과 삶

 에 큰 향  미 다[6,8,9].

 양 태도에는  애 , 감독, 합리 과 

 비 , 과 간 , 과  등   나누어

지고 다[8,10].

 양 태도는 사 · ·지  달에 

 향  미 다[8]. 신  행동  경에 맞게 통 , 

하는 통 능  향상 게 하여 능동 고  주

도  학습  수행하게 하 [11,12],  안 감  

갖게 해주고  아 체감  하여 계에 

움  갖지 않고  상 용할 수 는 술  

습득하게 다[13].

 양 태도  경우에는  아 체감 낮  

아 감  갖게  쉽다. 한  득하지 못

하고 경  낮고 게다가  능  어  

 생 시 계  사  술  하여 학업과 학

생 에 어 움  겪게  움, . 우울, 안. 

등  경험할 수 다[8,14,15].

학생 만 도에 양 태도  함께 고 해야 할 

 스마트 폰 다. 스마트 폰  과 는 우리 생

에 편리 , 간편 , 시스   공하여 사  

에 많  향  미 고 다[2,6].  티미 어 등 

다양한 능  특  , 게 , TV, 지도, 통, 

행, , 사진, DMB, , 도 , SNS 등  각  애플

리  공  수 어 시간과 공간  약  지 

않  프 그램  게 택하여 다양하고도 합

 능  용할 수  뿐 아니라 언 든 타 과 커 니

 가능하게 한다[16-18]. 러한 매   

에 늘날 학생들에게 스마트 폰   매체  

신들   하는 하나  수단[8]  리 

았고 그  해 생 양식과 계 식, 가 에도 커

다란 변  가 다. 수시  , 트 , 스 , 

SNS 등  하고 들과 함께 는 공간에 도 스마트 

폰   나누고 게  하 , 주 에 해  

견  시하 , 에 해 도 스마트 폰  해결하고 

한  시간  스마트 폰에 열 하고 다[19]. , 

(Face to Face)  통해 루어  상 용들  스

마트 폰  통해 시공간  월하여 통하게 었고, 그  

해 계 과 역  어 다. 특 한 상 용 

 계 식  하게  것 다[14,20,21].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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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많  들에도 하고, 스마트 폰 독  지

 상승하  스마트 폰 과   사  

식 고 다. 

스마트 폰 과다 사용  많   고 는

  신체  (시 하, 거 목· 목 후

, 신경 애, 매 등)[22] 신  (수 애, 우울, 

안, 민 , 집  하, 단 상, 학  등)[23]

사  (      과  단  한 

계  신감 하, 가상 계 지향  가, 사

, 상생 과 학업  업  해 등)  나타날 수 다

[17,20,24].

특 , 20 는 상생 에 없어 는 안 다고 생각하는 

매체  스마트 폰 [25] 택할 도  생  체에 향  

미 고 다. 그 는 20 가 빠 게 변 는 술에 변

에 극  수용한다는 것 다. 하지만 상생 뿐 아니

라 강 시간에도 신  게 , 상, SNS 등 하게 

사용하고 어 수업에 집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런 

독에 가 운 스마트 폰 사용  시라도 스마트 폰  없

는 경우에 에 한 처능   하 , 스마

트 폰  가지고 지 않   안, , 고립감  느끼고 

어 스마트 폰    심각해질 수  

할 수 다[8,16]. 

스마트 폰 에 한 해결 안  양 태도가 

하게 여겨지고 다. 많  연 에  양 태도에 

라 청 들  스마트 폰 도  다 게 나타나 한 

 시 었다[9,26]. ,  양 태도  경험한 

청 들  아 체   어 스마트 폰 

사용에 도 , 프라  하게 용하여 학업, 

계에 용할 수 게 다. , 통  능  

 어 스스  신  행동  리할 수 게 

는 것 다[9,12]. , 비 나   양 태

도  경험하게  욱  스마트 폰에 하여 가상 계

에 집 하게 고 능  하 어 별하게 스

마트 폰  사용하게 는 것 다. 게다가 아 체  

 향  끼 게 어 계에 도 극 고 

에 한 처능  하여 한 간 계  하  

들어진다. 그 해 학생 에도  향  미 게 

는 것 다[7,9,12,15].

학생들  학 생 에 만 하  건강한 아 과 앞

 진 탐색에도 어  삶에 결  향  

미쳐 공  사 진  가능하지만  처하

지 못해 학생    심리  , 학업 

포 , 진 탐색실 , 신체  상들  나타나 후  사

진 에도 어 움  겪게 다[9,16,20].

라  본 연 는  양 태도가 학생  스마트 

폰 도  매개하여 학생 만 도에 미 는 향  

악하고 그에 는 실천  안  색하고 한다.  

연 목   다 과 같  연  하고  한

다.

1)  ・  양 태도는 학생  학생

만 도에 향  미  것 가? 

2)   양 태도는 학생 만 도에 미 는 

향에 어 스마트 폰 도  매개 과가 나타날 

것 가?

3)   양 태도는 학생 만 도에 미 는 

향에 어 스마트 폰 도  매개 과가 나타날 

것 가?

2. 연

2.1 연

본 연 는 학  신 생  학생 만 도에 향  미

는  살펴보고  하 ,   양 태도  하

  양 태도  양 태도  학생 만

도에 어 스마트 폰 도  매개 과  Fig. 1과 같  

 검 하고  한다.

Fig. 1. Proposed Model

2.2 료수집  연 상

본 연 는 2차 료  한 청 책연 원에  실시

하고 는 아동청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1  7차 도 료  용하

다.  사  연 상 는 사시 에 학 에 

학한 신 생  스마트 폰  가지고 는  1,309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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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

2.3.1 학생 만 도

학생 만 도 척도는 Lee et al.[27]  학과 공만

도 항  한 청 사(KYPS)  학생 만

도 항  수 ·보 하여 사용한 한 아동·청 에 수

 항 다. 학생 만 도  질  항  ‘학생지원

도( 학 , 해 연수, 학 )’, ‘강   내용’ 등  

5 항  어 다. 든 항  역 항  루어

  시 역변  하 , 각 항  리커트 4  척도  

4  ‘  만 하지 못한다’  1  ‘매우 만 한다’  

어 다. 본 척도는 수가 수  학생 만 도가 

다는 것  미한다. 본 척도  Cronbach's alpha 값  

.782  나타났다.

2.3.2 양 태도

본 척도는 Huh[28]  만든  양 태도 검사지 

항  한 아동·청 에  수 하여 수 한 것  용

하 다. 양 태도는 하  애 (4 항), 합리  

(3 항), 감독(3 항), 과 (3 항), 과 간 (4

항), 비 (3 항)  루어 다. 본 연 에 는 감독

항  하량  .4보다 아 삭 하고 애 과 합리  

 평균값   양 태도라 하고 과 (3 항), 

과 간 (4 항), 비 (3 항)  평균값   양

태도라 하 다.  양 태도 하  각 항  역

변 하여 에 용하 다. 

각 항  답 주는 리커트 4  척도  1  ‘  그

지 않다’  4  ‘매우 그 다’  계 어 다.  

양 태도   양 태도 척도  Cronbach's alpha 

값  .각각 842, .859 다.

2.3.3 스마트 폰 도

스마트 폰 도 척도는 Lee et al.[29]  청  

 용 항  사용한 한 아동·청 에 수  것

다. 스마트 폰 도에 한 질  항  ‘   많  

시간   사용하  보내게 ’ 등  7 항  

어 다. 든 항  역 항  루어   시 

역변  하 , 각 항  리커트 4  척도  4  ‘  

만 하지 못한다’  1  ‘매우 만 한다’  어 

다. 본 척도는 수가 수  스마트 폰 도  다는 

것  미한다. 본 척도  Cronbach's alpha 값  .831  

나타났다

2.4 

료 는 SPSS WIN 23.0 프 그램  용

하여 학생  학생 만 도  계 는 변수  악해

보  해 다 과 같   실시했다.

첫째, 사 상  사 학  특  악하  해 

빈도  실시하 다. 째, 술통계  도  

첨도  통계  통해 규  살펴보았다. 째, 학생

만 도  주  변수간  계  살펴보  해 상

 실행하 다. 째, 학  1학  학생    

양 태도   양 태도  학생 만 도 간에 어 

스마트 폰 도  매개 과  검 하  해 경  

실행하 다. 다 째, 든  해 결 값  귀 체

 처리했  상  검 하여  진행했다.

3. 연 결과

3.1 사 학 특

본 연  연 상  학  1학  학생  사

학  특  살펴보  Table 1과 같다. 사 상  별

 여학생  701 (53.6%), 남학생  608 (46.4%)  차

지하고 다.  학  살펴보  고  하  경

우는 651 (52.1%) 고, 다   경우 374

(29.9%),  158 (12.7%), 학원  23 (1.8%) 

순  나타났다.  학  살펴보  고  하  

경우는 504 (40.3%) 고, 다   경우 484

(38.7%),  123 (9.8%), 학원  50 (4.0%) 순

 나타났다. 가 연간 득  살펴보  3,600만원 상

∼ 4,800만원 미만  242 (19.2%)  가  많  포하

고 , 2,400만원 상∼3,600만원 미만 235

(18.6%), 4,800만원 상∼6,000만원 미만 234 (18.6%), 

6,000만원 상∼7,200만원 미만 185 (14.7%), 7,200만

원 상 183 (14.5%), 2,400만원 미만 182 (14.4%) 순

 나타났다.가 에  다수  답 는  

가 함께 거주한다고 답하 다(1,097 , 87.0%). 월평

용돈  살펴보 , 21만원 상∼30만원 하  경우가 

418 (33.1%)  차지하고 , 10만원 하 256

(20.3%), 11만원 상∼20만원 하 239 (19.0%), 31만

원 상∼40만원 하 209 (16.6%), 41만원 상 138

(10.9%) 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매가 는 경

우가 1,152 (91.2%) , 학 공  경우 공학계열  

353 (27.0%)  가  많았 , 다  보건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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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13.2%), / 체능계열  155 (11.8%), 경 /

경 계열  145 (11.1%), 계열  134 (10.2%), 

/사 과학계열과 연계열  각각 126 (9.6%), /

공  98 (7.5%) 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608 46.4

female 701 53.6

maternal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or lower level 651 52.1

junior college 158 12.7

college 374 29.9

graduate school 23 1.8

no information 43 3.4

paternal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or lower level 504 40.3

junior college 123 9.8

college 484 38.7

graduate  school 50 4.0

no information 89 7.1

income

(won)

less than 24 million 182 14.4

24 million or more-less than 36 

million
235 18.6

36 million or more ~ less than 48 

million
242 19.2

48 million or more~ less than 60 

million
234 18.6

60 million or more ~

less than 72 million
185 14.7

72 million or more 183 14.5

family 

make-up

parents+children 1,097 87.0

other make-up 164 13.0

monthly 

allowanc

e

(won)

100 thousand or less 256 20.3

110 thousand or more  200 

thousand or less
239 19.0

210 thousand or more 300 

thousand or less
418 33.1

310 thousand or more 400 

thousand or less
209 16.6

410 thousand or more 138 10.9

college 

major

humanities 134 10.2

economics/business 

administration
145 11.1

law, social science 126 9.6

engineering 353 27.0

natural science 126 9.6

health science(medicine, 

pharmacy, nursing, treatment)
172 13.2

entertainment & sports/art 

&design
155 11.8

free major/ education 98 7.5

3.2 주  변수들  술통계량

학생  양 태도  하   양 태도  

 양 태도, 스마트 폰 도, 학생 만 도 변수들

 술통계 결과는 Table 2  같다. 주  변수들  평

균값과 편차(sd)  한 결과,   양 태도 

 평균값과 편차는 2.965(sd=.426),  양 태

도  평균값과 편차는 2.095(sd=.498), 스마트 폰 

도  평균값과 편차는 2.628(sd=.468), 학생

만 도 에 한 평균값과 차는 2.878(sd=.428)  

보여주고 다. 

주  변수  규  하  해 도  첨도  

한 결과 도는 값  3보다 고, 첨도는 값  7

보다 아  규 포  룬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1,309)

Variables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1) 1.50 4.00 2.965 .426 .072 .226 

2) 1.00 3.73 2.095 .498 .090 -.242 

3) 2.00 4.00 2.628 .468 .798 .156 

4) 2.00 4.00 2.878 .428 .122 .390 

1) Positive Rearing Attitude 2) Negative Rearing Attitude, 

3) Dependency on the Smart Phone, 4) College Life Satisfaction

3.3 주  변수들 간  상 계

주  변수 간 상 행  Table 3과 같 , 결과에 

사용  변수들  수  .05 미만  상 계  보여 통

계   미하게 나타났다. 체 , 학생  

느끼는   양 태도는 학생 만 도(r=.208, 

p<.01)과  상 계  보여주고,  양 태도

(r=-.324, p<.01)  스마트 폰 도(r=-.099, p<.01)

는  상 계  보여주는 것  나타났다.  

 양 태도는 스마트 폰 도(r=.149, p<.01)  

 상 계  보여주고, 학생 만 도(r=-.087, 

p<.01)   상 계  보여주고 , 스마트 폰 

도는 학생 만 도(r=-.077, p<.01)   상

계  나타내고 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1) 2) 3) 4)

1) 1 　 　 　

2) -.324** 1 　 　

3) -.099** .149** 1 　

4) .208** -.087** -.077** 1

**p<.01, 1)Positive Rearing Attitude 2)Negative rearing Attitude, 

3)Dependency on the Smart phone, 4)Adaptation to Colleg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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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  

3.4.1   양 태도  학생 만 도 간에 어 

스마트 폰 도  매개 과 

본 연  학  1학  학생들    양

태도가 학생 만 도에 미 는 향에 어 스마트 폰 

도  매개 과  하고  한다.    하

게 하  해 Baron & Kenny[30]가 안한 단계에 

라 귀  진행하 다. 첫째, 독립변수  양 태

도  하   양 태도   양 태도가 

변수  학생 만 도에 미 는 향  살펴보  해 

귀  실시하 다. 째, 독립변수  양 태도  

하   양 태도,  양 태도  매개변수

 스마트 폰 도  동시에 하여 스마트 폰 도

가 변수  학생 만 도에 한 향  주는지 검

한 후, 양 태도가 학생 만 도에 향  미 는 

결과가 하게 산 었는지 살펴보았다. 째, 독립변수

 양 태도  하   양 태도   

양 태도가 매개변수  스마트 폰 도에 미 는 향  

살펴보았다. 

Table 4  1단계에    양 태도(β=.208, 

t=7.697, p<.001)는 학생 만 도에 미한 (+)  

향  미 고, 변 에 한 독립변수   

4.3%  나타났다. 2단계에  독립변수    양

태도는 변  학생 만 도에 향  미 는 것

 다(β=.203, t=7.459, p<.001). 매개변수  스

마트 폰 도는 변수  학생 만 도에  

향  미 는 것  나타났다(β=-.057, t=-2.108, p<.05). 

한 변 에 한 독립변수   4.7%  나타났

다. 3단계에 는 독립변수    양 태도는 매

개변수  스마트 폰 도에 (-)  향  미 는 것

 할 수 다(β=-.099, t=-3.614, p<.001). 처럼 

학  1학  학생들    양 태도  학생

만 도 간에 계에 어 스마트 폰 도가 매개하

는 것  다.

3.4.2   양 태도  학생 만 도 간에 어 

스마트 폰 도  매개 과 

다  독립변수    양 태도가 학생

만 도에 미 는 향에 어  스마트 폰 도  매개

과  검 한 결과는 Table 6에 하 다. 1단계는 

  양 태도  학생 만 도  향 계 , 2

단계는   양 태도  스마트 폰 도가 학

생 만 도에 어떻게 향  미 는지 검 하  해 다

귀  진행하 다. 3단계에 는   양

태도  스마트 폰 도  계  하 다. 

Table 5  1단계에    양 태도(β

=-.087, t=-3.155, p<.01)는 학생 만 도에 미한 

(-)  향  미 는 것  나타났다. 2단계에  독립

변수    양 태도는 변  학생 만

도에  향  미 는 것  다(β=-.077, 

t=-2.773, p<.01). 매개변수  스마트 폰 도는 변

수  학생 만 도에  향  미 는 것  나타

났다(β=-.066, t=-2.369, p<.05). 

Table 4. The Effect of Smart Phone Dependence on the Positive Rearing Attitude of Parents and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Level Variable B β t F R² adjusted R²

1 level 1)→3) .209 208*** 7.697 59.243*** .043 .043

2 level 1), 2)→3)
.204 .203*** 7.459

31.921*** .047 .045
-.052 -.057* -2.108

3 level 1)→ 2) -.109 -.099*** -3.614 13.059*** .010 .009

***p<.001, 1) positive rearing attitude 2) Dependency on the Smart phone 3) Adaptation to College Life

Table 5. The Effect of Smart Phone Dependence on the Negative Rearing Attitude of Parents and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p<.05, **p<.01, ***p<.001, 1) Negative Rearing Attitude 2) Dependency on the Smart Phone, 3) Adaptation to College Life

Level Variable B β t F R² adjusted R²

1 level 1)→ 3) -.075 -.087** -3.155 9.955** .008 .007

2 level 1), 2)→3)
-.066 -.077** -2.773

7.801** .012 .010
-.060 -.066* -2.369

3 level 1)→ 2) .140 .149*** 5.422 29.612*** .022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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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에    양 태도가 학생 만 도에 

미 는 향  1단계보다 값  낮  보여주고 

다. 3단계에 는 독립변수    양 태도는 매

개변수  스마트 폰 도에 (+)  향  미 는 것

 할 수 다(β=.149, t=5.422, p<.001). 처럼 

학  1학  학생들    양 태도  학생

만 도 간에 계에 어 스마트 폰 도가 매개하는 

것  다. 연  독립변수 간에 생할 수 

는 다 공  재하는지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 값  

0.1 상  보여  다 공  는 생하지 않는 것

 었다.

에  한 결과  탕  스마트 폰 도  간

과  검  해 Sobel test  실시하 다. 

결과는 Table 6과 같고, 학생  스마트 폰 도가 

  양 태도   양 태도  학생  학생

만 도 간에 어  함  보여주고 다. 

Table 6. Mediatet Effect Verification

Path
Sobel test 

statistic
p

Positive Rearing Attitude⟶Dependency on the 

Smart Phone⟶Adaptation to College Life
1.805 .035

Negative Rearing Attitude⟶Dependency on 

the Smart Phone⟶Adaptation to College Life
-2.192 .014

, 학생  스마트 폰 도는   양 태

도   양 태도가 학생 만 도에 미 는 향에 

어 간 과가 는 것  검 었다. 

4. 결   언

본 연 는  ・  양 태도가 학생  

학생 만 도에 향  미 는 향에 어 스마트 폰 

도  매개 과에 해 살펴본 결과는 다 과 같다. 첫째, 

  양 태도(β=.208, t=7.697, p<.001)는 학 

생 만 도에 미한 (+)  향  미 고,  

양 태도(β=-.087, t=-3.155, p<.01)는 학 생 만 도에 

미한 (-)  향  미 는 것  나타났다. 학 

시 는  경과 식에  어나 새 운 

경에  다양한 타 들과 통하고 학  수업 경에 한 

시  비스  다양한 학습 프 그램 등 학  질  평가

하여 학생  득 과  습득하고, 만 하여 신  

목  취해 가는 시 다.  과  루어나가  

한 술  생애주   처  경험하는 가 경,  

에게  학습하게 다. 연 결과에 처럼  

 양 태도·  양 태도는 학생  만 도에 향

 미  알 수 다. 

째, 스마트 폰 도는 변수  학 생 만 도

에 (-)  향  미 는 것  나타났다. 는  

 양 태도는 스마트 폰 도에 (-)  향  

미 는 것  할 수 ,   양 태도

는 스마트 폰 도에 (+)  향  미 는 것  

할 수 다

학생들에게 스마트 폰  필수 매체 다. 스마트 폰  

 사  통 식에 큰 변  가   

사 통  스마트 폰  용하  다. 앞에 도 말했듯

 스마트 폰  많   가지고 다. 다양한 보  지

식  공해 주고, 계  폭  할 수 게 해 다. 

그러나 스마트 폰  도가 아지  신체· 신·사  

등에 다양한  생 시키고, 특  계에도 어

움  겪게 하여 학생  에도 어 움  겪게 한다

[17,21,23]. 

런 스마트 폰 도  낮 고 하게 사용하  

한  양 태도가 하게 고 는 것  

 연 에  많  고 다[9,26].   양

태도는 스마트 폰 도  욱   수 는  

 수 다고 해  할 수 다. 는 학생  스마트 폰 

도가   양 태도   양 태도  학

생  학생 만 도 간에 어  하다는 것  

본 연 결과에 도 나타났다. 

라  첫째,  , 양 태도가 학생

만 도  스마트 폰 도에 향  미 므  양

태도에 한  생애 주   시 에 만 집

하여 실시하는 것  아니라 생애주   에  

하고 합리  할 수 도  체계 고 단계

  실시가 필수 라 하겠다. 째,  

,  양 태도는 학생 만 도에 향  미쳐 스마

트 폰 도에 매개 과가 니 시 에  통 식

 빠  변 에 맞게  프 그램도 다양한 뿐 

아니라 스마트 폰  용한 사 통 식  맞  프

그램  개 하여 가  간  사 통 단 과  

계 어 움   하여야 하겠다. 째, 스마트 

폰 도  심각  지할 수 는 과 상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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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가 루어  스마트 폰 도가 가하지 않게 

 역할  할 수 도  해야 할 것 다. 째, 스마

트 폰  용한 과 SNS  통해 계 통  

한 역할  하고 다. 러한 시  상  신  닫

지 못하는 사 에 스마트 폰 도가 아지게 하여 프

라 에   계  어 움  겪게 할 수 다. 

라  학 차원에  스마트 폰 도  심각  지시

키고 스마트 폰 독  프 그램  실시하는 등  

 필수 과  택하여 독  한  다  가 

래하지 않도  해야 할 것 다.  연계하여 스스

 스마트 폰 사용  하는 리 능  향상시킬 

수 는 도 함께 진행 어야 할 것 다. 

본 연  한계  학생 만 도에 향  주는 경

  양 태도  스마트 폰 도  한하여 

사한 것 라 할 수 다. 그 에 학생 에 향  주는 

경  과 개  질, 식태도, 아 감 등  

개  내   다양하게 재할 것  상 어 들

 러싸고 는 다  역  들  연 에 한 후

연 가 진행 어야 할 것 다. 한 학생 만 도가 신

생에게 한 과업 지만 그  학 에 도 에 향

 미 는 들  하여 학생 만 도에 한 보 

공  한 연 가 필 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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