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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우울, 자기효능감, 생활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Depression, Self-efficacy, and Life Stress on the 
Smartphone Addi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강은희, 박효진, 김미영

Eun-Hee Kang*, Hyo-Jin Park**, Mi-Young Kim***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 자기효능감, 생활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의 우울 15.85점, 자기효능감 3.19점, 생활스트레스

2.47점, 스마트폰 중독 39.23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을 분석한 결과는 연령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t=-2.540, p=.014), 학년(F=3.080, p=.029), 스마트폰 중요도

(F=16.192, p<.001), 스마트폰 사용시간(F=6.938, p<.00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은 우
울(r=.351, p<0.01), 생활스트레스(r=.321, p<.001)와는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r=-.383, p<.001)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우울과 자기효능감(r=-.529, p<.001)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생활스트레스(r=.568,

p<.001)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생활스트레스는(r=-.434, p<.001)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대상
자의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이 나타났다.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어 : 우울, 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스마트폰 중독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study to confirm the degree of depression, self-efficacy, life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o identify their correlations and influencing factors. 
The study subjects had 15.85 points of depression, 3.19 points of self-efficacy , 2.47 points of life stress, and 
39.23 points of smartphone addic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smartphone addic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grade and major,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t=-2.540, p=.014), grade(F=3.080, p=.029), smartphone importance(F=16.192, 
P<0.001), smartphone usage time (F=6.938, P<0.001). The subject's smartphone addict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r=.351, p<0.01), life stress (r=.321, p<.001), and self-efficacy (r=-.383, p<.001)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A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depression and self-efficacy (r=-.529, 
p<.001), and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life stress (r=.568, p<.001). A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self-efficacy and college life stress (r=-.434, p<.001). Self-efficacy appeared to be an influential 
factor in the subject's smartphone addiction. The goal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programs and education to 
improve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Key words :  Depression, Life Stress, Self-efficacy, Smartphone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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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스마트폰 중독은 충동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면서도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의존과 집착으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 불안, 초조와 같은 금

단증상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1]. 한국정보화진흥

원(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2]의

2015년 스마트폰 중독실태조사에서 전체 스마트폰 중

독률은 14.2%이며 성인은 11.3%, 청소년은 29.2%로 대

학생이 포함된 20대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성인보다 높

게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잉 사용률이

29%로 고등학생 27.5%보다 높은 실정이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73% 학생에게 금단증상이 나타났다

[3]. 실제로 간호대학생은 일반 대학생보다 스마트폰 중

독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4], 임상실습 등으로 인한 스

트레스를 느끼며 정신건강 문제의 경험이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5].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과 어떤 요인

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사

료된다.

우울은 정신건강의 핵심지표로 의욕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

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으로 감

정, 생각, 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키

는 심각한 질환이다[6]. 대학생의 우울은 성인기까지 지

속될 가능성이 높고 생활스트레스와도 밀접한 관련성

이 있어[7,8] 인터넷중독, 알코올 남용과 흡연 등 건강

하지 못한 생활습관을 고착시킬 위험까지 대두되고 있

다.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

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 존

재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희박한 설정이다[9].

간호대학생은 간호 전문직으로서 대상자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간호업무의 특성상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서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파악하고, 우울

과의 연관성과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정신건강 중재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는 특정 목표에 대

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

고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과 신념[10]으로, 자기효능감

이 낮을수록 휴대전화에 병적으로 몰입하고 휴대전화

이용에 있어 강박적 불안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11]. 또한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이 인터넷 중독성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 이와같이 선행연구에 따

르면 자기효능감은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성향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중독과 자기효능감과의 관련

성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학 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생활스트레스는 사회

심리적 가치관 수용, 학업문제, 대인관계, 진로 및 취업,

경제문제, 이성문제 등 매우 다양하며, 우리나라 대학생

들은 대인관계보다는 당면과제에 대한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13]. 대학생은 청소년기에

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진입단계로서 급격한 생활환경

의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로 스트레스가

급증하는 시기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갈등과

고민들을 회피하거나 어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스

마트폰에 몰입하는등 스마트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쉬운 방법으로 선택될 수 있다[14,15]. 대학생의 생활스

트레스 조사에서 학업, 진로문제, 가치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대학 생활에서 경험하는 큰 생활스트레스로 나

타났으며[16], 생활스트레스는 우울과 관련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17]. 또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우울

이 증가하고 있으며[18],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폰 중독 행동을 선택한다고 하였

다[19].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 자기효능감, 생

활스트레스,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들과

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우울, 생활스트레

스, 스마트폰 중독을 줄이고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각 요인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우울, 자기효능감, 생활스트레스, 스

마트폰 중독 정도를 확인한다.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6, pp.435-442, November 30,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437 -

의 차이를 비교한다.

3) 간호대학생의 우울, 자기효능감, 생활스트레스, 스

마트폰 중독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4)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확인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 자기효능감,

생활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B시에 소재한 3개 대학

교 간호학과에 연구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여 허락을 받

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 및 연구 참여자

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을 설명하고, 참여자를 모집하

였다. 자료수집은 참여하는 도중에도 참여를 원하지 않

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

의서에 서명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

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0, 예측요인이 4개로 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한 대상자 수는 191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4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230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33부를 제외한 197부를 최종 분

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우울

대학생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20]가 일반

인들이 경험하는 우울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

도를 Chon 등[21]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판 우울척도(K-CES-D)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주일간 우울의

빈도를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

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극히 드물게’ 0점에서 ‘거의 대

부분’ 3점으로 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총점이 최소 0점에서 최대 60

점으로 나타나며, 부정적 문항이 16개, 긍정적 문항이 4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5, 10, 15번 문항은 역채점 하였

다. Chon 등[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94였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Kim과 Cha[22]가 개발

하고, Kim[2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자신감 7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2문항, 과제 난이

도 선호 5문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3]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89로

나타났다.

3) 생활스트레스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Chon,

Kim과 Yi[24]가 개발한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는 장래 및 취업(8

문항), 경제(7문항), 학업(7문항), 가치관 확립(5문항) 등

4개 하위 영역으로 총 27문항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5점 Likert 척도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n 등[24]의 연구에서 Cronbach’s ⍺= .94
였고, 본 연구에서 .93이었다.

4)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

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성인용 스마트폰 중

독 척도를 사용하였다[2]. 성인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4

점 척도로 문항은 총 15문항으로 총점이 최소 15점에서

최대 60점으로 나타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

독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본다.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으로 구성된 하위 요인이 있다. 각각

의 요인별 점수를 측정하여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 군으로 분류한다. Park[3]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1이었고, 본 연구에서 .90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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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우울, 자기효능

감, 생활스트레스,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 일반적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우울,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스마트폰 중독의 상관관계

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우울,

자기효능감, 생활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총 197명으로 성별은

남자가 28명(14.2%), 여자가 169명(85.8%)이었다. 연령

은 25세 미만이 146명(74.1%), 25세 이상이 51명(25.9%)

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66명(33.5%), 2학년이 59명

(29.9%), 3학년이 53명(26.9%), 4학년이 19명(9.6%)이었

다. 스마트폰 중요도는 중요함이 116명(58.9%)으로 가

장 많았고, 매우 중요함이 41명(20.8%), 중요하지 않음

이 40명(20.3%)이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4시간 이

상이 95명(48.2%)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3∼4시

간 이내가 58명(29.4%), 2∼3시간 이내가 34명(17.3%),

2시간 이내가 10명(5.1%) 순이었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19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19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28
169

14.2
85.8

Age
(year)

under 25 36 18.6
over the age of 25 62 32.0

Grade

1 66 33.5
2 59 29.9
3 53 26.9
4 19 9.6

Smartphone
importance

Very important 41 20.8
Important 116 58.9

None important 40 20.3

Smartphone
usage time

< 2 10 5.1
2-3 34 17.3

3-4 58 29.4
> 4 95 48.2

2. 대상자의 우울, 자기효능감, 생활스트레스, 스마트

폰 중독 정도

우울 점수 평균은 15.85점, 자기효능감 평균은 3.19

점, 생활스트레스 평균은 2.47점, 스마트폰 중독 점수

평균은 39.23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을 분석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는 연령, 성별, 학년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t=

-2.540, p=0.14), 학년(F=3.080, p=.029), 스마트폰 중요

도(F=16.192, p<.001), 스마트폰 사용시간(F=6.938,

p<.001)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따

른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사후검정한 결과 스마트폰

중요도에서는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보다 ‘매우 중요

함’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높게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사

용 시간에서는 2∼3시간 이내 보다는 4시간 이상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표 2. 대상자의우울, 자기효능감, 생활스트레스, 스마트폰중독
정도 (N=197)
Table 2. Depression, Self-efficacy, Life Stress and degree of
Smartphone Addi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N=197)

Variable M±SD Min Max
Depression 15.85±11.77 .00 46.00
Self-efficacy 3.19±0.53 1.79 4.88
Life Stress 2.47±0.69 1.19 4.41

Smartphone addiction 39.23±9.97 15.00 59.00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
(N=197)
Table 3. Differences in Smartphone addi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N=197)

Characteristics Categories

Smartphone
addiction

t/F(P) scheffe‘s
test

Gender
Female -2.540

(.014) -
Male

Age
(year)

Under 25 -.325
(.746) -

Over the age of 25

Grade

1

3.080
(.029)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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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울, 자기효능감, 생활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과의 상관관계

스마트폰 중독은 우울(r=.351, p<0.01), 생활스트레스

(r=.321, p<.001)와는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기

효능감,(r=-.383, p<.001)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우울과 자기효능감(r=-.529, p<.001)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생활스트레스(r=.568, p<.001)은 정적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생활스트레스(r=-.434,

p<.001)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4).

5. 대상자의 우울, 자기효능감, 생활스트레스가 스마

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

정을 검정하기 위해 모든 변수의 정규성과 선형성을 확

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

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가 최저

한계치 1보다 크고(.579∼.694), 분산팽창요인은 10이하

로 나타났으며(1.727∼1.440)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50

∼.72로 0.8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5).

Ⅳ. 고 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 자기효능감,

생활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

해 실시되었으며, 간호대학생의 우울, 자기효능감, 생활

스트레스, 스마트폰 중독을 확인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간

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되

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의 점수는 39.23점으

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5] 연구

에서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35.5점, Han[26]의 연구에서

2.31점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 증가

및 중독적 사용이 높은 상태이지만, 스마트폰의 적당한

이용 시간을 활용하는 수준은 대인관계 능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용 시간,

올바른 이용 태도의 교육 및 국가와 대학의 전문적인

개입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이 필요한 것으

로 생각된다.

우울은 4점 척도로 0.79점(15.85점)으로 나타났다.

Yoo[27]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은

0.61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생

표 4. 우울, 자기효능감, 생활스트레스가스마트폰중독과의
상관관계 (N=197)
Table 4.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self-efficacy, life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N=197)

Characterist
ics

Smartphone
addiction

Depression
Self
-efficacy

Life
Stress

Smartphone
addiction

1

Depression
0.351

(<.001)
1

Self
-efficacy

-0.383

(<.001)

-0.529

(<.001)
1

Life stress
.321

(<.001)

0.568

(<.001)

-.434

(<.001)
1

Smartphone
importance

Very importanta
16.192
(<.001) a>b,cImportantb

None importantc

Smartphone
usage time

< 2a

6.938
(<.001) b<d

2-3b

3-4c

> 4d

표 5. 대상자의 우울, 자기효능감, 생활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N=197)
Table 5. The effect of subject's depression, self-efficacy, life
Stress on Smartphone addiction (N=197)

Characteristics B β t(p) VIF

(Constant) 3.169
7.744

(<.001)

Depression .163 .144
1.693

(.092)
1.727

Self-efficacy -.311 -.250
-3.215

(.002)
1.440

Life stress .126 .130
1.621

(.1071)
1.533

Durbin-Watson=1.913 Adjuste R²=.176 F=14.910***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의 회귀모형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4.910, p<.001). 수정된 결정계

수(R2)는 .176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17.6% 설명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β

=-.311, p<.001)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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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판으로 번안하고 타당화 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여 4점 척도로 측정한

Jo[28]의 연구에서 나타난 1.09점보다는 낮았다. 자기효

능감 평균 점수는 3.19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Lee[29] 연구에서는 평균 3.33점, Min과

Chaung[30]의 연구에서 3.44점으로 모두 본 연구보다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생활스트레스는 평균 2.47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a와 Lee[31]의 연구에서

는 2.31점보다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는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왔는데, 이는 Hwang 등[3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

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이유는 여성 특성상 친밀성 추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

로 보이며, 여학생들은 타인과 의사소통 매개체로 휴대

폰을 쉽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스마트폰 사용 시

간과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

아질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스마트폰 사용하는 대학생에서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았고, 주중 및 주말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이 긴 대상

자가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스마트폰은 가벼운 손가락

터치만으로도 손쉽게 정보검색이 가능하고, 어릴 때부

터 인터넷 활용에 익숙한 대학생들이 정보검색 및 앱

활용으로 스마트폰 기능을 활용하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어 향후 스마트폰 중독 분포는 더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

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중독은 우울, 생활스트레스와는 정적 상관

관계가 나타나 Kim[25]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생활스

트레스와 우울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스마트폰 중독은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Han[26]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

였다.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으면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에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다는 Han[26]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낮추기 위해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이 이루어져야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에 미

치는 영향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확인되었다. 간호대학

생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것으로

연구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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