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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관계:
우울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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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생의 스트 스가 우울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향 계를 검증하 다. 
매개변인과 거변인에 유의미한 상 이 있는 가외변인을 공변인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과 SPSS Macro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방법을 용하여 학생의 스트 스가 스마트폰 독에 있어 우울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학생의 스트 스가 우울, 자기효능감,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직 인 향을 분석한 결과 스트

스는 우울과 자기효능감에 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 스가 우울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스마트폰 독에 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자기효능감은 스트 스가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향을 이 매개  부분매개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 스가 우울과 자기효능감을 거쳐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간 경로인 이 매개효과는 유의

하 으며, 높은 스트 스가 스마트폰 독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효과 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
과를 토 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독을 방하기 해 스트 스나 우울이 높은 학생들은 조기에 선별하고 건 한 활동

을 한 방안을 모색하고, 스트 스  우울완화 로그램과 자기효능감 향상 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 다. 

Abstract  This study tested the effects of stress on smartphone addiction via depression and self-efficacy among 
college students, and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setting mediator and extra variable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criterion variable as covariates and applying the regression analysis and SPSS Macro as well as bootstrapping
metho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self-efficacy in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This study 
analyzed the direct effects of stress on the depression, self-efficacy, and smartphone addiction of college students and
found that stress had direct effects on their depression and self-efficacy and also indirect effects on their smartphone 
addiction via depression and self-efficacy. Both depression and self-efficacy had dual and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the influences of stress on their smartphone addiction. Stress had significant dual mediating effects on their 
smartphone addiction via the indirect paths of depression and self-efficacy, and high stress also ha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their smartphone addiction, thus validating the dual mediation model.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e need
to develop programs to mitigate the stress and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and enhance their self-efficacy in order 
to reduce their smartphone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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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시간, 공간, 장소를 월하
여 우수한 정보처리 능력과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매체로 

개인들에게 빠르게 보 되고 있다. 한 스마트폰은 다

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많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편리하며, 개인시간을 
활용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다양한 콘텐츠 사용이 가
능한 멀티미디어 기능은 조직과 사회속에서 생활의 일부

분이 되고 있으나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부

작용과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스마트폰은 PC에 비해 우수한 휴 성 때문에 음란, 

폭력, 피싱 등의 유해 사이트와 유해 앱에 청소년들이 쉽
게 노출되고[1], 스마트폰 콘텐츠에 집 하면서 타인과 

어울리는 시간이 감소되어 사회  고립이 발생될 수 있

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2]. 특히, 온라인 상의 인
계와 상호작용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면서[3], 직  

면을 통한 화 보다 메신 나 채  등을 통한 의사소통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4]. 이는 인기피 상, 부모나 친
구들과의 계소홀 는 화단  등의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5],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불안함과 
조함을 느끼거나 주의집 력과 인지능력 하 등의 심

리·정서 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4].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의 10～49세를 상으로 조

사한 결과, 체 스마트폰 사용자 1만 683명이며, 스마
트폰 독률은 11.1%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연령
는 10～20 가 32.0%로 나타나 성인보다 청소년기에 
스마트폰 독 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6]. 
한편, 학시 은 진로를 결정하는 인생의 요한 시

기로, 생활환경  심리  측면에서 스트 스가 증하

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
는 진입단계로 성인으로서의 자유와 책임이 동시에 찾아

오는 시기이다. 따라서 자유시간과 자신의 선택이 주어
지는 환경의 변화는 학생에게 스트 스로 작용하게 된

다[7]. 스트 스 상황에서 심리  갈등과 고민들을 회피

하거나 어려움을 잊어버리기 해 스마트폰을 몰입하는 

등[8], 스마트폰은 스트 스를 해소하는 쉬운 방법으로 

선택 될 수 있다[9]. 학생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일상생활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래하고 있는데, 스마
트폰 독 상은 정신건강  인 계 문제 그리고 학

교생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 
학생은 학생활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 스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스트 스 요인은 부정  정서

문제와 학생활의 부 응, 인 계  나아가 사회생

활에서의 부 응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상황들은 혼자 보내는 시간을 증가시켜 스마
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고 우울  불안 등과 같

은 부정  정서를 유발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스트 스와 스마트

폰 독 간의 계에서 우울과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스트 스, 우
울의 리  자아효능감 향상을 한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1.2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본 연구는 학생들의 스트 스가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향  우울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고자 하 다. 이를 통해 차 늘어나고 있는 학생의 스
마트폰 독  사용 원인에 따른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실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학생의 스트 스와 우울, 
자기효능감, 스마트폰 독 간의 계는 어떠한가? 둘째, 
학생의 스트 스와 스마트폰 독 간의 향 계에서 

우울과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가? 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의 해결을 하여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하 다.

Fig. 1. Research model  

2. 선행연구 고찰

2.1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독이란 일반 으로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이용증가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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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3]. 이는 실도피 인 차원에

서 이용하기도 하지만 자기과시나 주변에서 인정 받기 

한 차원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3][8].
스마트폰 독에 한 연구에서 독이 스트 스와 

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에 빠져들게 
되는 이유로 스트 스를 경감 시켜주고자 오랜 시간 의

존하기 때문이다[4].
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 스는 신체 , 정신건강

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데[10], 이런 부정 인 향

은 스마트폰 독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9][11]. 따라
서 스트 스가 있는 사람이 스마트폰에 더 의존하고 스

마트폰 독에 이르게 된다[12]. 
스마트폰 독과 스트 스와의 계에서 바쁜 일상으

로 인해 수면부족, 높은 스트 스 요인등이 스마트폰 

독을 높이는 요인으로[13] 작용하는데, 학생활과정에

서 다양한 스트 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인 계 

 사회 응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
라서 학생도 한 스트 스를 리에 한 처능력

이 요구된다.  

2.2 스트레스, 우울, 자기효능감

스트 스란 개인이 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 ·신체  긴장상태를 일컫는다[14]. 학생

의 경우 학력 주와 취업에 련한 스팩만을 강요하는 

사회  풍토 때문에 스트 스에 노출되어 있으며, 학교
생활과 인 계에 부 응을 경험하면서 혼자 보내는 시

간들이 많아짐에 따라 우울과 같은 부정  정서를 유발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15]. 
우울은 부정 인 사건과의 연 성으로 우울한 집단일

수록 행동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비행집단의 경우 우울
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 ·교육  발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우울의 원인으로 계상실, 재정문
제, 가계 곤란 등은 불안이나 공황장애 등을 반응으로 스
트 스가 된다[16].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계획된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능력이고,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불안과 
스트 스를 조 하는 기능이 있기에 행동  심리  특

성에 향을 미치고, 여러 상황을 극 으로 처함으

로 성취감을 증진시키고, 스트 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17]. 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스트 스를 조 하는 

기능이 있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외 환경의 자

극을 도 으로 받아들여 스트 스를 덜 지각하게 되고, 
한 처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고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기 를 하기 때문이다[18]. 
우울, 스트 스, 자기효능감이 스마트폰 독에 미치

는 연구를 살펴보면, 스트 스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독 성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9], 우울정도가 심할
수록 독수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 한 일반

집단에 비해 스마트폰 독집단에서 우울, 불안, 공격성
이 높게 나타났다[20].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독수 은 낮게 나타났다[7][21].

2.3 스트레스, 우울,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

우울, 자기효능감, 스트 스 등은 스마트폰 독을 

측하는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9][22]. 스트 스 정

도가 높은 경우, 우울을 경험한 경우, 그 지 않은 경우

보다 스마트폰 독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스마트폰 독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고 정신건강 문
제가 심각하며, 개인의 응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
를 나타낼 수 있다[23]. 독과 련이 높은 변인으로 우
울과의 계를 언 한 연구[24]에서 스마트폰 독에 노
출되어 있는 경우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지수가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25], 우울이 스마
트폰 독에 유의한 정 상 이 나타났다[26-27].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 스, 우울, 스마트폰 

독은 낮은 수 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스마트폰 
독, 스트 스, 우울에 부 으로 나타났다[7].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마트폰 험사용자가 자기효능

감이 낮게 나타났으며[28-29], 자기효능감 낮을수록 스
마트폰 독수 이 더 높게 나타났다[30].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 학생의 스트 스는 스마

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스트 스와 스마트폰 독의 향 계에서 우울과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연구방법

3.1 측정도구

3.1.1 종속변인: 스마트폰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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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독은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과 몰입으로 

스스로의 통제력을 상실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래하게 

되어 의존하게 되면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심리

 불편함을 느끼고, 가상공간에서 계를 추구하며 이
를 더 편하게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31].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독을 측정하기 해 한주리

와 허경호(2004)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형이동 화 

독척도'를 사용하 다[32]. 스마트폰 독 척도에 한 
문항은 총 25개 문항으로 병 몰입 6문항, 생활장애 6문
항, 통제상실 6문항, 강박증상 7문항으로 4개의 하 요

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척도로 "매우 그
다" 4 에서 "  그 지 않다" 0 까지 5  척도로 신

뢰도 분석결과, α=.94로 나타났다.

3.1.2 독립변인: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를 측정하기 한 척도는  

Cohen, Kamarck & Mermelstein(1983)이 개발하고[33], 
이정은(2005)이 번안한 10문항의 지각된 스트 스 척도

(The Perceived Stress Scale : PSS)를 사용하 다[34]. 
지각된 스트 스 척도는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이 스트

스로 지각되는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이 척도에서는 지

난 한달 동안 스트 스를 얼마나 경험하 는지를 측정한

다. 각 문항들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측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하고, 과도한 부담이 느껴지는지에 한 내
용으로 재 경험되는  스트 스 수 에 한 직 인 

질문으로 어떤 특정 사건 경험보다는 일반 인 상황과 

맥락에 을 두고 있다. 지각된 스트 스가 “  없

음” 0 , “거의 없음” 1 , “가끔 있음” 2 , “자주 있음” 
3 , “매우 자주 있음” 4  척도로 부정문항인 4, 5, 7, 
8번 문항은 역 채 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석결과, α=.80으로 
나타났다

3.1.3 매개변인 : 우울과 자기효능감

우울은 정서 , 인지 , 동기 , 생리 , 물  요인과 

정신운동성 장애의 다양한 양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
분장애의 하나로서, 슬픔, 망, 낙담과 같은 정서 으로 

조한 상태이다.
우울에 한 측정도구는 Beck(1961)이 개발하고[35] 

이 호와 송종용(1991) 번안한 Beck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를 사용하 다[36]. BDI척

도는 정서  6문항, 인지  5문항, 동기  5문항  생리
 5문항으로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0 에서 3 의 4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우울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석결
과, α=.84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김아 (1997)이 수정·보완한 척도

를 사용하 다[37]. 자기효능감 문항은 자신감 8문항, 자
기조  효능감 11문항, 과제난이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척도는 ‘매우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의 Likert 척도로 구성하 으며, 수

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석결과, α=.78로 나타났다.

3.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G지역 학생 25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 으며, 21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0.0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의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해 기술통계 분석

을 실시하 다. 조사 상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 다. 주요변수들에 한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기 하여 기술통계  왜도, 첨
도를 산출하 다. 신뢰도 분석을 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 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해서 Bootstrapping을 

사용하 는데, 이는 통 으로 사용되었던 Baron과 
Kenny(1986)의 근법[38]이나 Sobel test(Sobel, 1982)
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39]. 그 
안 인 방법의 일환으로 Bootstrapping을 활용한 근법
이 주목을 받고 있다[40]. 이 방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사이에 매개변수가 2개 이상이 존재할 경우 매개변수
들 사이에 상 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모형에서 동

시에 추정할 수 있는 Bootstrapping로 련 변수를 입력
하면 한 번에 검증결과를 보여 다. 
이는 여러 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강 을 지니

고 있으며[41], 매개효과 검증방법으로 Process macro라
는 새로운 분석방법이 되고 있다. 이 분석의 가장 큰 
강 은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직 효과와 매개효과, 조
효과를 별도의 추가 과정 없이 한 번에 검증할 수 있다

는데 있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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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between latent variables

Gender Grade Department Stress Depression Self-efficacy Smartphone 
addiction

Gender 1
Grade -.129 1
Department .056 .062 1
Stress .122 .045 .064 1
Depression -.002 -.002 .021 .496** 1
Self-efficacy -.099 .059 -.007 -.359** -.560** 1
Smartphone 
addiction 0.78 -.128 .077 .240** .283** -.440** 1

* p<.05, **p<.01, ***p<.001

Table 1. The average of the measured variables,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Min Max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Stress .00 3.72 1.866 .608 -.805 .342

Depression .00 5.00 1.507 1.236 .704 -.140

Self-efficacy 2.42 4.73 3.265 .410 .804 .781

Smartphone addiction .00 3.36 1.598 .677 -.441 -.446

4. 연구결과 

4.1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연구문제에서 제시된 주요 변

인 스트 스, 우울, 자기효능감, 스마트폰 독의 기본
인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 다. 
연구의 간 효과를 검증하기 해 Preacher, Hayes(2013)

가 제시한 SPSS Macro를 이용하여 매개효과 연구모형
을 분석하 고[42], 매개효과 검증은 Bootstrapping 방법
을 용하 다. 

Bootstrapping은 일종의 통계  모의실험 차로 규

모의 가상  무선 표본을 만들어서 각각에 해 매개효

과의 유의성을 확인함으로써 매개효과의 통계  무선오

차에 의한 결과가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다[43, 재인용]. 
Bootstrapping을 해 재추출한 표본수는 5,000개 고,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변인들
의 왜도(skewness) 값의 치가 .804 이하이며, 첨도
(kurtosis) 값의 치가 .781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Kline(2010) 제시한 정규분포의 조건인 왜도값(±3)과 첨
도값(±10) 기 을 만족하기 때문에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44], Table. 1에서 확인되었다.
본 연구문제에서 고려된 변인들의 상 성 정도를 확

인하기 하여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상 계 분석 시 스트 스와 스마트폰 독 간의 

계에 향이 있을 것으로 상되는 인구사회학  특성변

인인 성별과 학년, 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실시
하 고, 성별은 더미코딩을 용하 다.
주요변인인 스트 스와 스마트폰 독은 스트 스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독은 정 상 (r=.240, p<.01)을 
보 으며, 스트 스와 자기효능감도 높은 수 의 스트

스와 련되는 부 상 (r=-.359, p<.01)을 보 다.  
한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독에서는 높은 수 의 자기

효능감이 낮은 수 의 스마트폰 독과 련되는 부 상

(r=-.440, p<.01)을 보 다. 즉, 스트 스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독이 높게 나타나며, 스트 스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을 떨어뜨리게 되고,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스
마트폰 독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울과 스마트폰 독은 정 상 (r=.283, p<.01)으

로 나타나 우울이 높으면 스마트폰 독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높은 수 의 우울은 높은 수 의 스트 스

와 련되는 정 상 (r=.496, p<.01)을 보 으며, 높은 
수 의 우울과 낮은 수 의 자기효능감이 련되는 부

상 (r=-.560, p<.01)이 나타났다. 

4.2 스트레스와 스마트폰중독에서 우울과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와 스마트폰 독에서 우울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이 매개모

형 분석을 4단계의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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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iveness parameters

Step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VIF R2

1 Smartphone 
addiction

Gender -.008 .100 -.006 -.081 .935 1.049

.071
Grade -.110 .050 -.155 -2.198 .029 1.038

Department .024 .032 0.52 .739 .461 1.011
Stress .242 .077 .220 3.134 .002 1.021

2 Depression

Gender -.188 .1621 -.073 -1.164 .245 1.049

.282
Grade -.065 .0807 -.050 -.811 .418 1.038

Department -.000 .0516 -.001 -.008 .993 1.011
Stress 1.086 .124 .536 8.69 .000 1.021

3 Self
efficacy

Gender -.063 .051 -.074 -1.216 .225 1.056

.331
Grade .020 .025 .048 .796 .426 1.041

Department .005 .016 .018 .305 .760 1.011
Stress -.069 .047 -.104 -1.481 .140 1.421

Depression -.166 .022 -.504 -7.241 .000 1.393

4 Smartphone 
addiction

Gender -.022 .091 -.016 -.248 .804 1.064

.237

Grade -.085 .045 -.122 -1.88 .060 1.045
Department .027 .029 .059 .929 .353 1.012

Stress .033 .083 .031 .403 .687 1.437
Depression .035 .045 .066 .785 .433 1.773

Self-Efficacy -.676 .127 -.410 -5.308 .000 1.495

Table 4. Indirectness effect

Indirect effects Effectiveness 
factor

Boot.
S.E

95%

Boot.
LLCI

Boot.
ULCI

Stress→Depression→Smartphone addiction .039 .052 -.062 .142

Stress→Depression→Self-efficacy→Smartphone addiction .122 .031 .071 .198

Stress→Self-efficacy→Smartphone addiction .047 .033 -.012 .122

Indirectness effect .208 .060 .091 .331

별, 학년, 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매개변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측변인  거변인과

의 상 이 유사하거나 측변인보다 거변인이 더 큰 

상 을 보이는 변인을 선택하는 것이 매개효과 검증에 

한 통계  검증력(statistical power)을 최 화 할 수 있다. 
스트 스와 스마트폰 독에서 우울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해 1단계에서는 학생의 스트
스가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체 효과(c)는 정 인 

향(β=.220, p<.01)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의 스트
스가 높을수록 스마트폰의 독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2단계로 스트 스가 매개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효과

는 스트 스가 높으면 우울에 정 향(β=.536,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스트 스가 높으면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스트 스와 우울을 각각 통제한 상태에서, 

1차 매개변인인 우울이 2차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에 

부  향(β=-.50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독립변인인 스트 스가 2차 변인인 자기효능감에 미
치는 직 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
로 우울이 스마트폰 독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자기효능감은 스마트폰 독에 부  향(β
=-.41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스트 스가 종속변인인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직 효

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독
립변인인 스트 스가 종속변인인 스마트폰 독에 미치

는 향 계에서 매개변인인 우울과 자기효능감이 이

매개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 다.
학생들의 스트 스가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향

계에서 우울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는 Table. 4에 제시하 다. 95% 신뢰구간에서 모든 경로
계수가 하한값과 상한값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스트 스 처행동과 사회  능력의 매개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3가지로 유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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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신뢰구간, t값을 가지고 실시하며 SPSS Macro에 의
하여 제시된 신뢰구간을 용하 다. 

학생의 스트 스가 우울에 향을 미치고, 스마트
폰 독에 향을 미치는 매개경로와 스트 스가 자기효

능감에 향을 미치며 스마트폰 독에 이르는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스트 스

가 우울과 자기효능감을 거쳐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간 경로인 이 매개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 
높은 스트 스가 스마트폰 독에 직 으로 향을 미

치는 효과 한 유의하기 때문에 이 매개모형이 검증되

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최종모형은 Fig. 2와 

같다.

Fig. 2. Research model effect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생들의 스트 스가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향 계에서 우울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의 스트 스와 스마트폰 독 간의 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스트 스는 스마트폰 독에 부

인 직 효과가 나타나 스트 스는 스마트폰 독을 증

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
생의 스트 스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독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8-9]와 일치한다. 학생들의 스트 스 요인을 

분석하고 스트 스에 처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스마

트폰 독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의 스트 스, 우울,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직·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스트 스

는 우울에 정 인 직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스트 스

와 자기효능감도 높은 수 의 스트 스와 련되는 부

이 직 효과를 나타냈다. 높은 수 의 자기효능감이 낮

은 수 의 우울과 련되는 부 상 을 보 다. 
스트 스가 우울을 매개로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간

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 효과가 검증되었다. 높은 수
의 우울은 높은 수 의 스트 스와 련되는 정 상 을 

보 으며, 높은 수 의 우울과 낮은 수 의 자기효능감

이 련되는 부 상 이 나타났다. 즉,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 스와 우울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스트 스를 감소

시킨다는 선행연구[7][17]과 일치한다.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 향상 로그램을 통해 스트 스 리와 우울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의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변인

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개변인인 우울과 자기효
능감은 독립변인인 스트 스가 종속변인인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향을 이 매개  부분매개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스트 스가 우울과 자기효능감을 거쳐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간 경로인 이 매개효과는 통

계 으로 유의하 으며, 높은 스트 스가 스마트폰 독

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효과 한 유의미하기 때

문에 이 매개모형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
마트폰 독과 자기효능감의 계에 한 선행연구

[7][45]와 일치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학생의 스마트

폰 독의 방을 한 개입  지원방안에 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스트 스가 스마트폰 독에 부정

 향요인임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스마트폰 독의 
험성에 해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며, 스마트폰의 건
하고 올바른 사용을 통해 스마트폰 독의 험을 사

용자가 스스로 측하고 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

하다. 학생활은 사회로 나갈 비를 하는 요한 시기
이며, 우리사회의 미래에 커다란 향을 미치는 존재임
을 인식해야 한다.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의 입시 주

의 학교 수업에서 해방되었지만, 새롭게 주어진 자유시
간의 활용과 자신의 선택이 주어지는 환경의 변화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생의 스마트폰 
독을 방하기 한 노력이 시 하며, 학생들이 스

마트폰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폭넓은 

인 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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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생들의 우울은 스마트폰에 직 인 향

은 없지만 우울이 자기효능감을 떨어뜨려 스마트폰 독

의 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학업과 

취업이라는 실속에서 우울 등의 정서 으로 불안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지지망이 부족한 실이다. 이런 상황들
은 우울성향을 높여 게임이나 스마트폰 독으로 이어지

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회  계 회복을 한 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로그램과 심리 인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학기 에 상담하거나 성에 맞는 사

회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스마트폰 독을 

일 수 있는 있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생
은 많은 시간으로 자유로우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로그램이 고, 사회성 발달을 해 비해야 할 단계로
써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공이외의 시간을 활용한 학교 
내·외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자신의 강 을 살리는 로

그램과 지역사회안에서 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에 한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강 을 살려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으로 스마트폰 독에서 

스트 스와 우울,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과 학년, 소득만 살펴보았는데, 개인의 성격, 부모의 
스트 스 수 , 사회  계층 등의 여러 변인들에 한 고

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
구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변인과 변인간의 상호작용에 

해 보다 구체 이고 종합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추후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의 학생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므

로 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층  근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생의 스마트폰 독에 련된 경험  연구가 부족한 

실에서 학생의 스마트폰 독 특성에 한 기  

자료를 축 했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학생들의 스트
스, 스마트 독과 련 된 교육에 있어 자기효능감, 우
울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활용 할 수 있는 기  자료

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실용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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