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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과 학업 성취도의 영향요인;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Factors associated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es: 
A Mediation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현일선*, 이소영**

II-Seon Hyeon*, So-young Lee**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대인관계 능력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G시의 일개 간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으며,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

지를 이용하여 최종 16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피어슨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

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대인관계능력과 학업성취도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었으며,

대인관계능력과 학업성취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의 관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 증

진을 위해 의사소통능력 향상의 중요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리를 위한 교육 전략의 개발과 중재의 필요성을 제시하

였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대인관계 능력, 학업 성취도, 스마트폰 중독,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the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study is a cross-sectional survey and 
the participants were 160 students from one university located in G city.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d Sobel test to test the significance of 
a mediation effect using SPSS 25 software.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were that smartphone addiction,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s. These findings imply that c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s important to improve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s. This study highlights the valu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the need to develop various convergence education strategies to promote smartphone addiction managment 
way to cultivate nursing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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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학생은 성인으로 발돋음하는 단계로 인생 전반에

서 중요한 과도기적 시기이며 개인의 가치관, 의사결정,

문제해결능력 등을 정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

다[1]. 이러한 시기에 휴대성과 언제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대학생들의 일상생활과

학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대

학생은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수업 집중력 감소에 따른 학업 성취도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3]. 간호대학생의 경우 스

마트폰 중독은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우울, 사회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4][5], 교내실습과 임상실습

에서 자신이 가진 이론을 기반으로 한 지식으로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판단능력이 감

소되어 학업에 흥미가 떨어질 수 있다[6]. 또한, 스마트

폰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동시에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근육통과 신경

계 장애 등의 신체적 문제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

건강적인 문제로 인한 원만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7][8]. 이

러한 측면들을 모두 가진 스마트폰 사용의 일상화는 온

라인에서만 존재하는 정서적인 교류에는 익숙하나 실

제 대인관계에서는 미숙함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7].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조직 생활과 다양한 갈등상황을 올바르게 대처하

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랜 시

간을 거치는 동안 형성된다[9]. 이러한 올바른 대인관계

능력은 대학 생활에서 상호 조화적인 대인관계 형성과

관계 유지 능력의 개발로 사회적·경제적 독립이 완성되

지 않은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고립감이나 공허감 등의

심리적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10].

더욱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은 대학 생활 적

응과 향후 간호업무를 수행에서 발생 되는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능

력으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은 예비간호사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11]. 하

지만 미래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간호대

학생의 1/3에서 위험사용자 군의 결과를 보여 간호대학

생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국민 건강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 관리하여 해결되

어야 할 문제임을 알 수 있다[12].

현재 Covid-19로 인한 사회생활의 제약으로 인한 원

만한 대인관계가 어려워져 더욱 스마트폰에 의존율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과 학업성취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과 학업 성취

도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시 소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대상자 수는 G*power 3.1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는 중간으로 하였고, 유의수준은 .05,

검정력은 .90으로 하였을 때 147명이 산출되었다. 탈락

률을 고려하여 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16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0월8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온라인 설문지(구글)을 활용하였다.

2. 연구도구

1)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 능력은 Schlein, Guerney와 Stover[13]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Moon[14]이 번안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의 Likert 5척도로 만족감(4문

항), 의사소통(4문항), 신뢰감(3문항), 친근감(3문항), 민

감성(2문항), 개방성(5문항), 이해성(4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좋음을 의미한

다. Moon[1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2) 학업성취도

학업 성취도는 Rovai 등[15]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

지학습척도(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motor

Perceived Learning Scale; CAP)를 Park 등[16]이 번안

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총 9문항의 5점 Lik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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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

로 되어있다. 부정문항은 역 환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

록 학업 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등[16]의 연구

에서는 Cronbach`s α=.90이었고, 본연구에서의 .85이었다.

3)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은 한국 정보화 진흥원[17]에서 개발한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S척도)를 사용하였

다. 총 1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일상생활장애(5문

항), 가상세계지향성(4문항), 금단(2문항), 내성(4문항)으

로 구성되어있다. 4, 10, 15문항은 역 문항으로 처리하

였다. 총점 55점 이상은 고위험사용자군, 54-50점은 잠

재적 위험사용자군, 49점 이하는 일반 사용자군으로 구

분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9이었다.

3. 자료분석 및 윤리적 사항

본 연구에서는 SPSS 25.0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및 변수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

다. 변수 간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

후 검정 Scheffe test로 하였다. 피어슨 상관관계로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는

Sobel 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비대면 상황을 고려하여 모바일 설문지(구글)을 활

용하였으며 설문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

한 후 승인을 받은 후 자가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지

는 개별로 개인 이메일로 보냈으며 익명성과 비밀보장

에 관하여 설명하고 설문 조사 도중이라도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음

을 사전에 설명하고 시작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여자 73.8%, 3학년 39.4%, 학교

생활만족은 ‘보통’이 64.4%였다. 1일 스마트폰 사용시간

은 평균 7.4시간이었고, 7-12시간이 49.4%, 사용용도는

게임/인터넷이 61.3%, 구입동기는 대화/소통이 58.1%로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차이
Table 1. Differences of General Characteristics (N=1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42 26.3
Female 118 73.8

Grade

1 29 18.1
2 39 24.4
3 63 39.4
4 29 18.1

School life

satisfaction

Satisfaction 19 11.9
Normal 103 64.4
Bad 28 23.8

Smartphone

usage time

(day/time)

≤ 6 71 44.4
7-12 79 49.4
≥ 13 10 6.3
M±SD 7.4±3.10

Purpose of use
SNS 29 18.1

Game/Internet 98 61.3
Data search 33 20.6

purchase motive

Trend 24 15.0
Data search 31 19.4
Communication 93 58.1

etc 12 7.5

2. 대인관계 능력, 학업 성취도,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 학업 성취도,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는 <표2>와 같다. 모든도구는 5점 만점으로

대인관계 능력 3.71점, 학업 성취도 3.29점, 스마트폰 중

독은 2.70점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의 일반 사용

자군은 82.5%, 잠재적 위험군 7.5%, 고위험군 10%였다.

표 2 변수 간 기술통계량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 (N=160)

Variables M± S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3.71± 0.63
Academic achievement 3.29± 0.62
Smart-phone addiction 2.70± 0.57

3. 대인관계 능력, 학업 성취도, 스마트폰 중독의 상관

관계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 학업 성취도, 스마트폰

중독의 상관관계는 <표3>과 같다. 스마트폰 중독은 대

인관계 능력(r=-.474, p<.001), 학업 성취도(r=-.391,

p<.001)와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대인관계 능력과 학

업성취도(r=.571, p<.001)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4. 일반적특성과 대인관계 능력, 학업 성취도,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

일반적 특성과 변수 간 차이에서는 <표 4>와 같으며,

학년(F=4.01, p=.009)은 대인관계 능력과 차이를 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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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증에서는 3학년이 4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

교생활 만족도는 대인관계 능력(F=4.90, p=.009), 학업

성취도(F=3.77, p=.025), 스마트폰 중독(F=14.02,

p<.001)에서 차이를 보였고, 사후검증에서는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1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대인관계 능력

(F=5.76, p=.004), 학업성취도(F=4.75, p=.010), 스마트폰

중독(F=18.57, p<.001)로 차이를 보였고, 사후검증에서

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5>와 같다. 스마트

폰 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전에 회귀분석의 가정

을 검정한 결과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 학업 성취

도와 학교생활 만족도, 1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다중

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공정성을 검토한 결과

VIF지수가 1.07-2.11로 10보다 작아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stson은 1.71로 오차간 독립성은 확인하여

회귀분석의 가정이 충족되었으며, Baron과 Kennyy[18]

의 3단계 매개효과검증을 시행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대인관계 능력이 매개변수인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고(F=4.77, p<.001),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β

=-.47,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단계

에서 독립변수인 대인관계 능력이 종속변수인 학업 성

취도를 예측하는 회귀분석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7.26, p<.001), 대인관계 능력도 통계적으

로 유의한 독립변수(β=.57, 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대인관계 능력이 3단계 β=.49으

로 2단계 β=.57값보다 작아서 스마트폰 중독은 매개효

과가 있으며, 독립변수인 대인관계 능력과 매개변수인

스마트폰 중독이 모두 종속변수인 학업 성취도에 유의

하여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으로 Sobel test를 시행한 결과, 간호대학생

의 대인관계 능력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

폰 중독은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확인되었다(Z=1.99,

p=.038)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학업성취도,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대인관계 능력은 3.71점으로 같은 대상과 같은 도구

를 사용한 Chae[19]의 연구에서 3.59점, Jo 등[20]의 연

구에서 3.62점과 유사한 결과였다. 이러한 이유는 간호

대학생은 예비간호사로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성

향의 사람을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간호대학생의

필수역량을 들며 기초교과목을 통한 교육을 이수한 결

과로 보여진다[9].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능력

이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지

만, 선행연구에서는 학년, 성별, 학교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19][20]. 대상자의 공통적

인 일반적인 특성은 나타나지 않아 이는 추후에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인관계 능력은 학업성취도와

정적인 관계를 스마트폰 중독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여,

간호대학생의 학업 만족도와 학업 충실성은 원만한 대

인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는 3.29점으로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차이

를 보였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성별과 성격에 따른 차이

가 있다고 하였다[21]. 스마트폰 사용시간 증가는 우울,

불안, 공격성 등의 정심·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주어 학

업과 일상생활 유지에 지장을 주고, 자신의 정체성 확

립과 심리적 균형성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를

보이고있다[22]. 이는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학업

성취도가 역 상관의 결과와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을 반

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중독은 약물중독

과 동일한 금단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사항이라

고 하였다[23]. 이는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의 올바르지

표 3. 변수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Variabl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cademic
achievement

Smart-phone
addi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1

Academic
achievement

.571** 1

Smart-phone
addiction

-.474** -.391** 1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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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사용방법은 진로를 결정한 전공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부족한 간호학적 지식은 추후 간호사가 되어서

도 자신의 불안정한 직무로 인한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

할수 있어 이는 사전에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학업성취도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을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

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과 학업성취도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능력이 학업성취도 증

진과 관계가 있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인관계 능력과 스마트폰 중독 외에 간호대학생의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영향요인들

을 포함한 이론에 근거한 구조모형 연구를 통해 다양한

요인과 경로에 대한연구가필요하다. 둘째, 대인관계능력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수 간 차이
Table 4. Difference of the variables (N=1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s Academic achievement Smart-phone addiction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3.80±.67 1.13

(.258)

3.23±.78 -.638

(.524)

2.70±.60 .034

(.974)Female 3.67±.62 3.30±.55 2.70±.56

Grade

1a 3.58±.56
.59

(.622)

3.07±.59
1.71

(.166)

2.67±.36 4.01

(.009)

c>d

2b 3.69±.49 3.30±.53 2.69±.61
3c 3.73±.71 3.38±.68 2.85±.57
4d 3.79±.69 3.28±.61 2.42±.58

School life

satisfaction

Satisfaction 3.36±.96 4.90

(.109)

2.97±.85 3.77

(.125)

2.29±.55 14.02

(p<.001)
Normal 3.70±.51 3.29±.52 2.65±.49
Bad 3.90±.67 3.44±.69 3.54±.61

Smartphone

usage time

(day/time)

≤ 6 3.88±.54
5.76

(.004)

3.78±.53
4.75

(.010)

2.43±.49
18.57

(p<.001)
7-12 3.59±.68 3.40±.65 2.89±.51

≥ 13 3.36±.60 3.25±.73 3.15±.67

Purpose of use
SNS 3.92±.58 2.41

(.092)

3.52±.50 2.88

(.159)

2.54±.52 1.37

(.255)
Game/Internet 3.67±.61 3.26±.63 2.73±.60
Data search 3.61±.70 3.15±.64 2.74±.48

purchase motive

Trend 3.65±.74
1.47

(.225)

3.16±.66
1.10

(.085)

2.88±.59
1.10

(.351)
Data search 3.71±.62 3.45±.62 2.95±.62
Communication 3.76±.58 3.33±.59 3.01±.50

etc 3.37±.77 2.97±.63 2.75±.84

표 5.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Table 5. Mediating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Variables B SE β t p Adj.R2 F p
Step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s->

Smart-phone addiction

-.42 .06 -.47 -6.76 p<.001 .220 4.77 p<.001

Step 2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
Academic achievement

.56 .06 .57 8.73 p<.001 .32 7.26 p<.001

Step 3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Smart-phone addiction-> Academic

achievement

p<.001 .33 4.24 p<.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cademic achievement

.48 .07 .49 6.76 p<.001

Smart-phone addiction->

Academic achievement
-.17 .08 -.15 -2.12 .035

sobel test Z=1.99, p=.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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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위영역을 기초로 한 효과적인 교육 전략 수립을

위해 대인관계능력의 각 구성요소와 학업성취도의 상

관관계 및 영향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러한 연구는 중재 적용을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에 기

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업성취도

증진을 위한 중재 개발 영역에서 대인관계능력을 통한

교육 방법 및 매체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

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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