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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생  스트 스, 능감, 통  스마트폰 독에 미 는 에   검

고  시도 었다. 연 상  G시  P시에 재  생 440  가 지  용 여 료  수집 다. 

연 결과 첫째, 스마트폰 독에 가  큰  미 는 변수는 통  타났고 그 다  스트 스 순 었 , 

 변  스마트폰 독에   34% 다. 째, 통 에 능감    미쳤고 스트 스는 

  미쳤 ,  변   통  통  스마트폰 독에 간 과가 는 것  타났다. 스마트폰 

4시간미만 사용집단과 4시간 상 사용집단 간  과에  스트 스  스마트폰 독  경 계수  능감과 

스마트폰 독  경 계수에  집단간 차 가 어 과가 었다. 라  스마트폰 독  감 시키  

는 스트 스  고 통 과 능감   수 는 안 색  , 특  개 별 상 에 맞는 다양  

그램 개   맞 식 재 안   것  사료 다. 

주 어 : 생, 스트 스, 능감, 통 , 스마트폰 독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structural model of the effects of stress,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on smartphone addiction in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40 

University students in G and P city. Results, First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on smartphone addiction 

were self-control, followed by stress, and two variables explained explanation about smartphone 

addiction in 34%. Second, self-efficacy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control and stress had a negative 

effect. Both variables had an indirect effect on smartphone addiction through self-control. In groups 

less than 4 hours and above, there was a partial regulation effect because of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the smartphone addiction pathway coefficients of stress and self-efficacy.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smartphone addiction, it is important to find ways to reduce stress and increase self-control 

and self-efficacy, and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programs and tailor 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each individual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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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연  

19  말 가  보  식  

달 는 식   변  후 1970  후  

 용 는 통신  용  동통신 

술  시 가 열 다. 그 후 과 40   통   

시지 능   드폰   ,  

트워크 비스(SNS), , 라,  게 과 같

 락 능, 상거래, , 습 도 , 다양  

애 리  사용 등 안 는 것  없  도  많  

능  가지는 에 고 다니는 컴퓨  그 상  것

 스마트폰  진 다[1]. 지만 보통신 시  

수  어 린 스마트폰도  그 용에  

지 못  것처럼 스마트폰 독 라는 사  병리

 상  고 다. 

스마트폰 독 라  과도  스마트폰 사용  

상  상생  지  수 없  계  어 움, 

사  고립, 충동  어 움, 수 애, 우울감, 낮

 업 취, 스트 스  등  여러 들  타

 에 스마트폰  없  단 상 지 생  도  

스마트폰 사용에 집착 는  동 독   

수 다[2]. 스마트폰 독  처럼 심각  뿐만 아니라 

 생 과 빠   에 미  계  쟁

 지 래 다[3]. 보통신 책 연 원  우

리 라에  6  상  89.4%가 스마트폰  보

고  20 가 99.8%  가  많  비  차지

고[4], 우리 라에  스마트폰 사용 (3~69 )  19.1%

가 스마트폰 과  험 에   에  청  

비  29.3%  차지 다고 다[5]. 스마트폰 독에 

빠 드는 상  독 청 과 생   연 에 

많    42.6 %는 스마트폰 없 는 아  도 

 수 없  심지어 공포심 지도 느 다고 다[6]. 

 같  스마트폰 독  폐  지  는  

는 들  악 여 고 험   감

시키는 것  건  스마트폰 사용  여 꼭 다.

스마트폰 독과 는 들 에  독  개

 특 에 여 격  내. , 감, 능감, 

통 ,  같  것에  연 들  많 [7],  

에  감, 능감 보다는 통   

  라고 다[8,9]. 통  내  

   들리지 않고 루고  

는 목  견지 는 능 라  수 는 [2], 심

 충동  생 수   수  통  

는 어 우 , 매우 심  스트 스가 복  생

고 거 에  감  경험들마  많아진다  

습태도   낮아지고 연스럽게  라 게

 독  스마트폰 독 상에 빠 들  쉽다[10]. 

그러므  과도  스마트폰 사용  통 에 미 는 

 악  근본  과   볼 가 

다. 는 생  만 도  여 생   

돕는 에도  라고  수 다[10]. 통

 내 ․   람직  동  실 는 

능 에 , 능감   신에  신  

신  능 에  믿  독에  미 는 개

 특  에  변수 다.

능감  다  심리  앨 트 듀라

(Albert Bandura)가 시  개  어  상  과

 결 야  상 에   스스  게  

동  수 다는 신 과 라고 다[11,12]. 

능감   사람  개  리    안에 처

는   략  채택 는 경   

스트 스    지만 능감  낮  사람들

  략  용 는 경  므  스트 스

에  큰  는다[13]. 그러다보니 능  탕

 지   통   결과  취 는 사람도 

고,  상 에 도 쉽게 포 거    

 결과  경험 는 사람도 다. 런 특  에 

능감  스마트폰 독과 같   결  

 게 만드는  변   수 다.

스마트폰 독과 여  가지  고 야  것

 스트 스  는 에  것 다. 스트 스는 

 스트 스   스트 스  도 

는 , 특   스트 스가 래 지  안

 우울감과 같  병   보 도 다[14]. 

생  심리  스트 스는 험  수  업 담, 

비 마 ,  취업 망, 취업 비과 , 사 가

 수용 , 실  미래 등 다양   스트 스

 지 못 다고 고[15], 스트 스 상 에

 신  고민  심리  갈등  고 어 움  

  스트 스     편  스

마트폰에 몰 거  빠 들 수 다고 다[16]. 상

생  스트 스는 스마트 폰 독에 빠지  쉬우  그 

결과 심리 , 신  건강 도 어질 수 다

[17,18]. 스마트폰 독  에  생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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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악  미 는 스트 스  살펴보는 것  

, 스트 스가 통 과 능감에 어떻게 

 미 는지 살펴 볼 가 다.

근 스마트폰 보  가  스마트폰 독에 

 연 가  생  상  진  연

들 에는 스마트폰 독과  는 변수  

, 능, 통  안, 스트 스, 사  

, 업능 [19-23], 스마트폰 사용  목 , 태, 상

[24], 폰과 스트 스, 수 애, 우울 에  

트 연 [25],   폰 독도 [26]등  지

만 들 연   스마트폰 독에  미

는 변 들  에  것 고 스마트폰 사용시간

 차 에 라 들 변 과 스마트폰 독사  

 다룬 연 는  실 다.  

에 본 연 는 생  스트 스가 능감과 

통 에  주어 스마트폰 독  진 어지

는 가   고  도  경 계수  

통  검 는 식  진 고  다.  생 

스마트 폰 독에  연 [27-28]에  4시간 상  

집단과 4시간 미만  집단에  차 가 어, 시간에  

집단 간 독  경  차  악 고  루 사용시간

 4시간  눴다. 사용시간에  집단 사 에

는 어  차 가 는지  여 스마트폰 독  

시키는 간 재 안  색 고 그램 개  

 료  용 고  다.  

1.2 연  목  

본 연  목  생  스마트폰 독  

   통 , 스트 스, 능감  

여 연  고  변 들 간  계

 검  보고  다.  스마트폰 사용시간  4시간 

상 집단과 4시간 미만 집단  변수  는 다 집

단  통  과  악 고  다. 그 체  

목  다 과 같다.

․ 상   특 과 스트 스, 통 , 

능감, 스마트폰 독 도  악 다.

․  도  타당도  검 고 가   

경 계수  다.

․ 생  스마트폰 독에  미 는 변수들 간  

, 직 , 간  과  다.

․ 다 집단 동   후 집단별 경  통  

다 집단 과  검 다.

2. 연   

2.1 연  계

본 연 는 생  스트 스, 능감, 통

 스마트폰 독에 미 는  고  

 가   고  도  경 계수  

통  검 는  연 다.

2.2 연  상

본 연 는 G시  P시에 재  3개 에 재  

생  상  연  목 과  고 연  

참여 동 에  다.  연  본크

는  변수 당 15  과 우도  사용  

 200  상, G-Power program  용 여 수

 .05, 검  .95, 과크  .15,  특  변수  

포 여 계산   217 ,  집단  고 여 

434  본크  었다. 에 탈락  10%  고

여  480  집 상  료수집 , 

수  지 440   료  사용 다.

2.3 연  도

본 연 는  가 보고  지  었

, 스트 스 27 , 능감 24 , 통  

28 , 스마트폰 독 15 ,  특  15  

 109  어 고 각 도  체  내용

 다 과 같다.

2.3.1 스트 스

생 스트 스    겸 , 헌, 

[29]  개  개  생용 생 스트 스 척도

 강 [30]가 수 , 보  생 스트 스 척도  사용

다.  래  취업 8 , 경  7 , 

업 7 , 가  5   27 다. 각  매

우 그 다 5 에   그 지 않다 1  Likert 5  척

도  수가 수  스트 스가 다는 것  미 다. 

겸 , 헌, [29] 연 에  Cronbach’ α =. 

75~ .85, 강 [30] 연 에  Cronbach’ α =. 91 본 

연 에  Cronbach’ α =. 92 었다.

2.3.2 능감

능감 도는 아 [31]   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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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self-efficacy) 척도  사용 다.  

능감  신감 7 , 능감 12 , 과  

도  5   24개  신감 7 과 6, 9

 역산 다. Likert식 5  척도  매우 그 다 5 에  

매우 그 지 않다 1  수가 수  능감  

다는 것  미 다. 아 [31]  연 에  Cronbach’ 

α =.75, 본 연 에  Cronbach’ α =. 85 었다.

2.3.3 통

통    연[32]  재

여  통  척도  사용 다.   

충동  7 , 과 수 7 , 심  7 , 내

는 질 7   28  어  각 

 매우 그 다 5 에   그 지 않다 1  Likert 

5  척도  수가 수  통  다는 것  

미 다. 연[32]  연 에  Cronbach’ α =.88, 

본 연 에  Cronbach’ α =. 92 었다.

2.3.4 스마트폰 독

스마트폰 독  2011  보 진 원[33]에  

개  용 스마트폰 독 가진단 척도  사용

다.  15  상생 애 5 , 가상 계지  

2 , 단 4 , 내  4  4개 역  

어  4, 10, 15  역 산 다. 각 

 매우 그 다 4 에   그 지 않다 1  Likert 

4  척도  수가 수  독  심 다는 것  미

다. 도 개 당시 Cronbach’ α =. 81, 본 연 에 는 

Cronbach’ α =. 87 었다.

2.4 료수집 

본 연 는 G시  P시에 재  3개  담당  승

 고  생  상  2018  8월 20

 8월 29 지 시 다. 료수집  상 에게 

연  목   에  직  고  연

 참여에 동  상 에게 수 다.   도

주에도 원  언 든지 참여  단  수 도  

  답  공 다. 지는 에  

수 고 답 는  는 시간  약 20  내 었

다. 수집  지는 연  목   다  용도  사용

지 않  것  2  동안 보  후 폐  다.

2.5 료 

수집  료는 SPSS/WIN 18.0 Program과 AMOS 

18.0  용 고 료   다 과 같다.

․ 상   특  술  통계, 도  신뢰도는 

Cronbach’s α, 변수간  상 계는 Pearson 

coefficient  산 다. 

․  과 신뢰    량과 

계비  검 고, 개 타당 , 별타당 , 타당

 검 다.

․ 가   도 검  지수  χ2 검 , 

χ2/df, 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평균 곱 차 곱근(root mean-square residual, 

RMR), 비  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지수(normed fit index, NFI), 비  지

수(Tuiker-lewis index, TLI) 근사 차 평균 승  

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용 다.

․ 과, 직   간 과  통계   검  

 Bootstrapping  사용 다.

․ 스마트폰 사용시간  4시간 미만  집단과 4시간 상

 집단에  스마트폰 독 차  검   

시간  변수  는 다  집단  사용 다.

3. 연  결과

3.1 상   특

상   특 에  별   96(21.8%), 

여  344 (78.2%) , 연  23~24  234

(53.1%), 21~22  138 (31.4%), 25 상 44

(10.0%) 19~20  24(5.5%) 었다.  4  200

(45.4%), 2  138 (31.4%), 3  79 (18.0%), 1

 23 (5.2%)순  타났 ,  상  94

(21.4%)  279 (63.4%),  67 (15.2%)

 타났다.  만 도는 보통 202 (45.9%), 만  

158 (35.9%), 만  80 (18.2%) 순 , 동거  

님  276 (62.7%)  가  많았고  77(17.5%), 

 66 (15.0%), 타 21 (4.8%)순  타났다. 동

아리는 다 202 (45.9%), 없다 238 (54.1%) , 

 수는 없다 13 (3.0%), 1~2  63 (14.3%), 3~4  

180 (40.9%), 5  상 184 (41.8%)  타났고, 

는 다 188 (42.7%), 없다 252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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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스마트폰 사용 간  4  미만 108 (29.1%), 4  

상 312 (70.9%), 었고, 주 사용 능  SNS 269

(61.2%),  보 63 (14.3%), 게 , 락 44

(10.01%),  30 (6.8%)순  타났다. 폰 사

용 만 도는 만  323 (73.4%), 보통 96(21.8%), 만

 21 (4.8%) 었고, 폰 도는 다 215 (48.8%), 

보통 167 (38.0%), 낮다 58 (13.2%) 었다. 1  사용

시간  4~6시간 145 (33.0%)  가  많았고 2~4시간 

127 (28.9%), 6시간 상 108 (24.5%), 2시간 미만 

60 (13.6%)순 었고, 평균 수 시간  5~7시간 미만 

213 (48.4%), 7~8시간 미만 169 (38.4%), 8시간 상 

51 (11.6%), 4시간  7 (1.6%)순  타났다.

3.2 주 변  술  통계  다 공   

상  스트 스 평균평 과 편차는 2.82±0.60

고, 능감  3.14±0.44, 통  3.62±0.59, 

스마트폰 독  2.30±0.51  것  타났다. 역  

살펴보  스트 스에 는 업  3.26±0.60, 래  취업  

2.84±0.74, 가  2.78±0.60, 경 가 2.47±0.78순 었

, 능감에 는  3.30±0.53, 신감  

3.21±0.67, 과 도가 2.73±0.63순 었다. 통

에 는 심  3.80±0.72, 내는 질  

3.79±0.74, 충동  3.40±0.66, 과 수가 3.40±0.64

순 었 , 스마트폰 독에 는 내  2.57±0.60, 상

생 애가 2.37±0.57, 단  2.18±0.64, 가상 계 지

 1.88±0.64순 었다. 본 연 에  사용  변수  

도  첨도는 값  ±1.96  규 포  가

에  어 지 않았  변수간 다 공  

 결과 귀  진단결과에  산 창 (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가 10  는 변수가 없었  

공차도 0.1  변수가 없었다(Table1 참고).

3.3  검

 재변수  (CFA : Confirmatory 

Foctor Analysis)  통 여  개 타당 , 별타

당 , 타당 과 도   후 2단계  가  

 체 도  경 계수   여  단 다.

3.3.1  과 신뢰  

상  스트 스, 능감, 통 , 스마트

폰 독 변 에  과 신뢰   실

Variables
(Mean±SD)

/item
Skewness Kurtosis tolerance VIF Estimate SE CR AVE

Stress 2.82±0.60 -0.01 -0.02 0.78 1.29

Future and Employment 2.84±0.74 0.01 -0.17 0.46 2.19 0.79 0.21 0.89 0.68

Economy 2.47±0.78 0.25 -0.31 0.51 1.95 0.72 0.30

Study 3.26±0.70 -0.35 0.13 0.63 1.58 0.54 0.35

Values 2.78±0.75 -0.02 -0.48 0.41 2.49 0.84 0.16

Self efficacy 3.14±0.44 -0.02 2.53 0.81 1.23

Confidence 3.21±0.67 -0.02 0.32 0.63 1.59 0.78 0.18 0.78 0.56

Self-regulation 3.30±0.53 -0.26 1.97 0.73 1.37 0.41 0.23

Preferred Difficulty 2.73±0.63 0.08 0.71 0.70 1.42 0.41 0.33

Self control 3.62±0.59 -0.17 0.06 0.76 1.33

Impulsivity 3.40±0.66 -0.05 -0.23 0.42 2.36 0.79 0.17 0.94 0.78

Complete task 3.40±0.64 0.20 -0.33 0.33 3.07 0.81 0.14

Self-centeredness 3.80±0.72 -0.34 -0.39 0.32 3.09 0.78 0.20

Temperament 3.79±0.74 -0.50 0.28 0.35 2.87 0.80 0.20

Smartphone addiction 2.30±0.51 -0.08 0.45 - -

Daily life disorder 2.37±0.57 -0.04 -0.19 0.38 2.64 0.86 0.08 0.93 0.78

Virtual world Orientation 1.88±0.64 0.63 0.61 0.52 1.93 0.64 0.24

Forbidden 2.18±0.64 0.12 -0.10 0.47 2.13 0.74 0.19

Tolerance 2.59±0.60 -0.37 0.17 0.41 2.45 0.78 0.14

※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SE=Standard Error, CR=Construct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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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결과 능감  역  “ ”과 “과

도” 변수는  계수가 0.5보다 낮아 거  고

 능감  역  차지 는 비  크

고, 내용 에   변수  개 신뢰도  산

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가 계  

상  보여 그  지  결 다. 그  다  

들  계수는  0.5 상 고, 든 에  

개 신뢰도(0.7 상)  산 지수(AVE, 0.5 상)가 

계  상  보여 신뢰 과 개 타당  보 었

 알 수 다(Table 1 참고).

3.3.2 상 계수  산 지수

각  산 지수  다 상 지수  비  결

과 다  상 계수(r²)  값  각  산 지수보다 

 아  간 별타당  보 다.  스마

트폰 독  심  상 계  살펴보 , 스트 스는 

r=-0.40(p<0.01)   상 계  타냈고, 

능감  r=-0.35(p<0.01), 통  r=-0.47(p<0.01)

  상 계  타내 타당  보  알 

수 다(Table 2 참고).

3.4 가   검

3.4.1 가   도 검

연 에  가   각  간 상

  우도 (ML : Maximun Likelihood 

Estimation)  통    도 결과 χ2값

 566.21(df=84, p<.001), CMIN/DF(χ2/df)=6.74, 

GFI=0.84, AGFI=0.77, RMR=0.03, NFI=0.82, TLI=0.81, 

CFI=0.85, RMSEA=0.11  타났다. 본 연 에  

도는 χ2값  566.21(p<.001)  가   각

었  본수에  민감 다    도

   결과, CMIN/DF는 5.0  양  

도  타내는  본 연 에 는 CMIN/DF=6.74  양

 도에 미 지 못 고, GFI=0.84 NFI=0.82, 

TLI=0.81, CFI=0.85  우수  도   0.90에 

근 , AGFI=0.77  양  도에 미 지 못

다. RMR과 RMSEA는 0.05   도 고 

0.08  양  도  단  수 는  본 연

에 는 RMR=0.03   도  타냈  

RMSEA=0.11  양  도에 미 지 못 다.  

연  지  도    수 지수

(Modification indices)   경  고 여 v10

 v11  차 간, v13  v14  차 간, v3  v6  

차 간, v4  v7  차 간, v13과 v15  차 간 공

산  순차  허용 다. 수  연  도는 

χ2값  307.07(df=79, p<.001), CMIN/DF(χ2/df)=3.88, 

GFI=0.91, AGFI=0.86, RMR=0.03, NFI=0.91, TLI=0.91, 

CFI=0.93, RMSEA=0.08  상 어 수  채택

다(Table 3 참고).

χ²
(p)

DF
CMIN/

DF
GFI AGFI RMR NFI TLI CFI RMSEA

criteria ≤.3 ≥.90 ≥.90 ≤.08 ≥.90 ≥.90 ≥.90 ≤.08

566.21
(<.001)

84 6.74 0.84 0.77 0.03 0.82 0.81 0.85 0.11

307.07
(<.001)

79 3.89 0.91 0.86 0.03 0.91 0.90 0.93 0.08

Table 3. Hypothetical & Modified Mode of Fitness

3.4.2 가   수  

가   양  도  타냄에 라 변 들 

간  수    통계   가   

경  검  결과는 다 과 같았다.

첫째, 스마트폰 독과 통  사  경 계수는 

-0.38(p<.001)   것  타났고, 스마트폰 

독과 스트 스 사  경 계수는 0.21(p=.014)  

  미 는 것  타났  스마트폰 독과 

능감 사  경 계수는 -0.08(p=.510)  

Stress Self efficacy Self control Smartphone addiction

Stress 0.68

Self efficacy
-0.35

(〈.001) 
0.56

Self control
-0.47

(〈.001) 
0.38

(〈.001)
0.78

Smartphone addiction
0.40

(〈.001) 
-0.34

(〈.001)
-0.45

(〈.001) 
0.78

※ The diagonal matrix for each factor is the variance extraction index

Table 2. Correlation Matrix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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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  것  타났다. 스마트폰 독에  통

, 스트 스, 능감   다 상 승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34% 었다. 

째, 통 과 스트 스 사  경 계수는 

-0.23(p=.006)   것  타났고, 통 과 

능감 사  경 계수는 .45(p<.001)   것

 타났 , 통 에  스트 스, 능

감   다 상 승  48% 었다. 

결  스마트폰 독과 통 , 스마트폰 

독과 스트 스, 통 과 스트 스, 통 과 

능감 사  경 계수는    미 는 것

 타났 , 스마트폰 독과 능감 사  경 계

수는 지 않  것  타났다(Table 4, Fig. 1 참고).

3.4.3 직 과, 간 과, 과 검

가  에  직 과, 간 과, 과  

악  결과, 스마트폰 독에  직 과는 통

 -0.38(p=.010)  가  큰  타났 , 다

 스트 스가 0.21(p=.010) 순  타났다. 

능감  -07((p=.457)  지 않았  능감

 통  통  스마트폰 독에  미 는 

간 과는 -0.18(p=.011)   것  타났다. 

스트 스는 스마트폰 독에 직 과뿐만 아니라 통

 통  간 과도 0.10(p=.010)   것  

타났다. 통 에  직 과는 능감  

0.49(p=.011), 스트 스가 -0.26(p=.010) 순  타났

 과에 도 통계  다(Table 5 참고). 

V1: Future and Employment, V2: Economy, V3: Study, V4: Values, V5: Confidence,  V6: Self-regulation, V7: Preferred Difficulty, V8: Impulsivity,  

V9: Complete task, V10: Self-centeredness, V11: Temperament, V12: Daily life disorder, V13: Virtual world Orientation, V14: Forbidden, V15: 
Tolerance

Fig. 1. Path diagram for Modified Mode

Pathway hypothesis Estimaties SE CR(t) p SMC Result

Smartphone 
addiction

← Self control -0.38 0.07 -4.82 <.001 0.34 Accept

← Stress 0.21 0.07 2.45 .014 Accept

← Self efficacy -0.07 0.18 -0.66 .510 Reject

Self control ← Stress -0.26 0.08 -2.76 .006 0.48 Accept

← Self efficacy 0.49 0.20 4.30 <.001 Accept

  ※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Table 4. Modified Mode of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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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 집단  

3.5.1 다 집단 

본 연 에 는 스마트폰 1  사용시간  4시간 미만

 집단과 4시간 상  집단 간  차   

 다 집단  실시 다. 우  동  검  

 다 집단  실시  결과  

χ2값  676.43, df=168  약  χ2값   

695.19, df=179  χ2  차 는 18.76, df  차 는 11

 수  .05에  지 않  것  타났다. 

라   집단  도  변 들  동 게 식

고 는 것  어 다  단계  집단별 경

 통  과 검  수  수 다(Table 6 참고).

3.5.2 다 집단 과 검

스마트폰 1  사용시간  4시간 미만  집단과 4시간 

상  집단  누어  결과, 4시간 미만  집단

에 는 통 (β=-0.42, p<.001), 능감(β

=-0.33, p=039)  스마트폰 독에  

, 스트 스(β=-0.03, p=.833)는 지 않  것

 타났다. 4시간 상  집단에 는 통 (β

=-0.35, p<.001)   , 스트 스(β

=0.26, p=.011)는 스마트폰 독에  

고 능감(β=-0.06, p=.611)  스마트폰 독에 

지 않았다. 특  스트 스가 스마트폰 독에 미 는 

과 능감  스마트폰 독에 미 는 에   

집단간 차 는 수 간 비 (pairwise parameter 

comparison)  통   알 수 었다. 라  4시

간 미만  집단에 는 스트 스가 스마트폰 독에  

미 지 않았고, 4시간 상  집단에 는 능감  스

마트폰 독에  미 지 않는 것  타  루 

스마트폰 독 사용시간 도에 라 스트 스  

능감  스마트폰 독에 미 는  다  알 수 

었다.  통 , 스트 스, 능감  스마트

폰 독  에 어  4시간 미만  집단  44%  

 었고, 4시간 상  집단에 는 23%  

 어  집단간 차 가  알 수 었다.  

4시간 미만  집단에  스트 스(β=-0.43, p<.001)가 

통 에   능감(β=0.34, 

p=021)   다. 4시간 상  집단에

도 스트 스(β=-0.22, p=044)가 통 에  

 능감(β=0.32, p=016)   

 수 간 비 시  집단간 차 는 

지 않  것  타났다(Table 7 참고).

4. 

  스마트폰    생 에 없어

는 안  수  어가고 지만 우리가 누리는 편

리  에는 스마트폰 독과 같  람직 지 않  

Model
χ²

(p)
DF GFI CFI TLI RMSEA △χ²/df Sig

Model 1

Non-Restrict

676.43

(<.001)
168 0.82 0.83 0.79 0.08

18.7/11
Not 

significantModel 2

λ Restrict

695.19

(<.001)
179 0.81 0.83 0.80 0.08

※ λ Factor loading

Table 6. Measurement equality comparison

Pathway hypothesis
Direct effect
coefficient(p)

Indirect effect
coefficient(p)

Total effect
coefficient(p)

Smartphone 
addiction

← Self control -0.38(.010) -0.38(.010)

← Stress 0.21(.090) 0.10(.010) 0.30(.010)

← Self efficacy -0.07(.457) -0.18(.011) -0.26(.011)

Self control ← Stress -0.26(.010) -0.26(.010)

← Self efficacy 0.49(.011) 0.49(.011)

Table 5.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Pa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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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동시에 타 고 고.  상   계가 직

고 는  그 생   빠 게 가 는 

다. 본 연 는 G시  P시  생  상  

사  실시 여 능감, 스트 스 가지  생

변수 , 통  내생변수  여 들  스마트

폰 독에 미 는     

연  사  얻어진 주  결과  심  

고  다. 

스트 스, 능감, 통 , 스마트폰 독  

가지 변수들    결과 개 타당도, 별

타당도, 타당도  보  재   

고 었 , 가   도가  수용

에  것  타났다.  검  결과 스마트폰 

독에  직 과는 통  가  큰  

 타났 , 다  스트 스 순  타났다. 

첫째, 통  스마트폰 독에  미 다는 

것에  통  낮  생들  스마트폰 병  

사용에 훨씬 쉽게 빠지게  여 에  얻는 거움과 

만 감  결  스마트폰 독  어지게 다고 

고[7], 충동 고 심  생들  통

 낮아   게 독에 빠 드는 것에  

 는다고 주 다[10]. 그리고 간 생  

스마트폰 독에 직   주는  매개

 능감과 통  지 고 다[34]. 

는 본 연  결과  사 , 스마트폰 독  

과 감  는 통  강 는 그램  

개 별 상 에 맞는  동  택   고 

 참여  통 여 얻어지는 거움과 만 감  

능감  는 편, 심   낮 고 충

동     업스트 스, 계 스트

스  여  수 는[13] 심리상담 그램에도 극 

참여 게 여 감  복  수 는  다  스

마트폰 독  생들  보  수  것 다. 

째, 스트 스가 스마트폰 독에  다는 

 살펴보 , 스트 스가  독과 같  독  

동과 양  상 계가 다는 연 [22,35], , 

[36]등  스마트폰 독과 스트 스 에 

여 스트 스  역  업 스트 스가 수 , 스

마트폰 독에   수 다고 는 등 다양  연

 결과들  거  다. Jeong GC et al.[18]등도  

과도  스트 스   얻어지게 는 복 는 감

 상생  다양  상 에 극  지 않는 

지연 동  야 고,   는 안감  

  편  쉽게   스마트폰 독에 

빠지게 다고 고 다. 생들  삶에  경험

는 고통과  그리고 움    감

과 경험  고 스트 스    폰 

독에 쉽게 빠 들게 는 것 다.   들   

스트 스  게  다  상  과 들  미룰 수

에 없  그 결과   커지는 안감    스마

트폰 독  연결  가능   에 스트 스 

상 에  극  처 가 어 다   

신  상  지 않고 매  과  꾸  수

 가 다. 감당  수 없게 커진 스트 스가 독  

동  는 것  지    같  

식   그램  마 여 청  생 에

 쉽게 타 는 업, 계 등 다양  스트 스 상

들  심각  독  동  여 개  폐

게 만들지 않도  야  것 다. 

째, 스트 스  통 에 사  에  

것  Liu ,et. al[37]  연  결과  보    통

 신체  신  건강과 양  상 계에 , 

Pathway hypothesis
Less than 4 hours(n=187) More than 4 hours(n=253) Sig

Estimaties CR(t) Result Estimaties CR(t) Result CR

Smartphone 

addiction
←

Self

control
-0.42

-3.58

(<.001)
Accept -0.35

-4.20

(<.001)
Accept 0.23

← Stress -0.03
-0.21
(.833)

Reject 0.26
2.56

(.011)
Accept 2.08

←
Self
efficacy

-0.33
-2.06
(.039)

Accept -0.06
0.51

(.611)
Reject 2.22

Self
control

← Stress -0.43
-3.39

(<.001)
Accept -0.22

-2.02
(.044)

Accept 1.61

←
Self
efficacy

0.34
2.32

(.021)
Accept 0.32

2.41
(.016)

Accept 0.38

Table 7. Comparison of Measurement Identities Between Free and Constrained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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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통  과격  동, 사  동, 독  

동들과 양  상 계  보 다고 고, 스트 스는 

안과 우울감, 그리고 비 상  지과  여 

 통 과  상 계  가지게 는 , 통

  생  낮  생들 보다는 업 스트 스가 

스마트폰 독에 미 는 에   상 계  그 

  는다는 것  미 다. 스트 스 수  

가  통  어지고 통  어지  

스마트 폰 독 가능  아진다고   

통  재 과  고    통  는 

안  도 여 스스 가 신  삶   수 는 

통  양시  스마트폰 독  는 것  

매우 다고 겠다.

, 능감  통 에  미 다는 것

에  것  본연  결과  마찬가지  스마트폰 

독과 여 통 과 능감  재  역

에  연 결과는 매우 다양 다. 승 , 

[34]등  연 에  스마트폰 독과 능감 사  

경 계수에  스마트폰 독에 능감과 통

   미 는 것  타났다, 청  

상  는  다  연 는 능감  통  

거쳐 스마트폰 독에  미 는 것  연 결과는

[16] 본 연 결과  사 다. 생  상   

스마트폰 독과 통 , 능감 사  

에  많  연 들  살펴보 ,  통

과 능감 사 에는  상 계가 다고 결  

내리고 다. 러  결과에  보  능감  통

 강 시키는 매개  용  스마트폰 과다

사용  생 는 안, 내 , 강 , 단과 같  심리․

 가 동 는 스마트 독  는 것

  수 다. 라  신감, 믿 , 신  삶에 

  독 고 스마트폰 과다사용  스스  통 , 

 수 도  개  뿐만 아니라 도  

안  마 는 것도 시 다고 겠다. 는 스마트폰 

과다사용  생 는 안, 내 , 강 , 단과 같  심

리․  가 동 는 스마트폰 독  

는 것   수 다. 라  신감, 믿 , 신  삶

에   독 고 스마트폰 과다사용  스스  

통 ,  수 도  개  뿐만 아니라 동아라

동  스트 스 에 도움  다는 연 결과도 

므 [38] 동아리  같  경 과 도  

안  마 는 것도 시 다고 겠다.  

마지막  스마트폰 사용시간  스마트폰 독에 미

는 에  것  스마트폰 1  사용시간  변

수  는 다 집단  스트 스  능감  

스마트폰 독에 미 는  살펴보았다. 1  사용시

간  4시간 미만  집단에 는 스마트 독과 스트 스 

사 가 통계  지 않았고, 1  사용시간  4

시간 상  집단에 는 스마트 독과 능감 사

가 지 않았다. 특  스트 스가 스마트폰 독에 

미 는 과 능감  스마트폰 독에 미 는 

에   집단 사  차 는 수 간 비

(pairwise parameter comparison)  통  통계  

  수 었다. 그  통  스마트폰 

독에 미 는 과 스트 스  능감  통

에 미 는  경 계수는  집단  통계  

 었  수 간 비 에 는  집단 사

 차 는 통계  지 않았다.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 라는 변수가 스트 스  능감  매개

 삼아 스마트폰 독에 미 는 에  연

가 거  없어 비 에는  었  고등 생 

상   연  보  스마트폰 독 험 사용  

 사용 보다 스트 스   게 느 고,  통

  낮다고 고[23],    단

에  빈  스마트폰 사용  재  스트 스, 수  

애  우울  상과 연  다고 [25] 연  미루

어 볼  사용시간   는 업, 취업, 계  

같  다양  스트 스에 직  라도 스마트폰 독

 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목  달   

결능  능감   수 므  스마트

폰 독에 쉽게 빠지지 않았다. 생  상생  스

마트 폰과  실에  스마트 폰 사용 시간   

가 는 므  건  스마트 폰 사용  억

는  단 상과 간 계  단  어질 수도 

 에 스마트 폰 사용  지  수만 없는 실

다. 그러므  루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빈도  낮  

수 는 여러 가지 처 안  고 스마트폰 독

 감 시키  는 스트 스  고 통

과 능감   수 는 안 색  , 특

 통  강  여 심   낮

고 충동   는 여가 동  동아리 동, 취

미 동, 사 등  과 라는 연 에  같 [39] 개

별 특 에 맞는 다양  그램  극 도  

가 다고 생각 다.  지 지  연  결과들  

 애 리  태  공 게  습 식  

다양 지는 결과  얻게 는 동시에  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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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들  업 취도마  아지는  결과  

 수  것 다. 

5. 결   언

본 연 는 생  스마트폰 독에  주는 

들    가   고  검

고  시도 었다. 본 연  가  경  수

  검  결과 스마트폰 독에  미

는 변수들  직 과는 통  가  큰 

 단 었 , 그 다  스트 스 고  가지 변

 스마트폰 독에 미 는  34% 다. 

스트 스  능감  통 에 직  과가 

었 , 통  통  스마트폰 독에  간  

과가 는 것  타났고, 통 에  스트

스  능감  43%   었다. 스마트폰 사

용 시간  4시간 미만  집단과 4시간 상  집단  

변수  는 다 집단 과    스트

스  스마트폰 독, 능감과 스마트폰 독 사  

경 계수가  집단 사 에 차  보여  과

가 었고, 들 변 들  에 도 4시간 미만  집

단  게 타났다. 

상  연  결과  탕  생들  스마트폰 

독  감 시킬 수 는 안  안 다 , 

첫째, 생  스마트폰 독  감 시킬 수 는 

역별 다양  그램 개 과 용  다 

째, 연  별  스마트폰 독에  주는 

들  여  객   수 는 도  

개  다.

째, 스마트폰 사용 시간, 사용빈도, 경 , 매체 

용 동  과 같  다양  변 들  상  연 에 

 후  연 가 다. 

REFERENCES

[1] . Gökçearslan, Ç. Uluyol & S. ahin. (2018). 

Smartphone addiction, cyberloaf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among university students: A path analysi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91, 47-54.

DOI : 10.1016/j.childyouth.2018.05.036

[2] L. Lian, X. You, J. Huang & R. Yang. (2016). Who 

overuses smartphones Roles of virtues and parenting 

style in smartphone addiction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5, 92-99.

[3] S. Jun. (2016). The reciprocal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mobile phone addi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adolesc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8, 179-186.

[4] Y. C. Jung. (2019). ‘Homo Smartphonicus’, Generational 

Evolution Rate. KISDI STAT Report 19-14. 1-10.

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

esearch.do?cmd=fpSelectResearch&sMenuType=2&cur

Page=1&searchKey=TITLE&searchValue=&sSDate=&sE

Date=&controlNo=14594&langdiv=1

[5] S. K. Kim. (2019). Infants and Children Smart Phone 

Over-Risk Dependent Groups soar. CBS No Cut News, 

https://www.nocutnews.co.kr/news/5103498

[6] C. Yildirim, E. Sumuer, M. Adnan & S. Yildirim. (2016). 

A growing fear: Prevalence of nomophobia among 

Turkish college students. Information Development, 

32(5), 1322-1331. 

http://dx.doi.org/10.1177/0266666915599025

[7] Z. Jiang & X. Zhao. (2016). Self-control and 

problematic mobile phone use in chinese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mobile phone use 

patterns. BMC Psychiatry, 16(1), 2-8.

DOI : 10.1186/s12888-016-1131-z.

[8] H. Khang,  H. J, Woo & J. K. Kim. (2012). Self as an 

antecedent of problematic mobile phone use. International 

Journal of Mobile Communication, 10(1), 65-84.

[9] H. Khang, J. K. Kim & Y. Kim. (2013). Self-traits and 

motivations as antecedents of digital media flow and 

addiction: The Internet, mobile phones, and video 

gam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 2416-2424.

[10] M. G. Jo & S. G. RYU. (2017). A Study on causalities 

among multidimensional Factors of the perceived 

self-control and the perceived internet game 

addiction. Korea Society & Communication Studies, 

61(1), 111-143.

[11] A. Bandur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W. H. Freeman and Company.

[12] . Gökçearslan, F. K.Mumcu, T. Ha laman & Y. D. 

Çevik. (2016). Modelling smartphone addiction: The 

role of smartphone usage, self-regulation, general 

self-efficacy and cyberloafing in university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3, 639-649.

[13] S. I. Chiu.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on Taiwanese university 

student: A mediation model of learning self-efficacy 

and social self-efficac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4, 49-57.

[14] H. S. Lee. (2017). Influence of stress, self factor and 

emotional factor on smartphone addiction level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cntents 

association, 17(5), 326-336.

https://doi.org/10.5392/JKCA.2017.17.05.326

[15] C. Regehr, D. Glancy & A. Pitts. (2013). Interventions 



지 복 연  17  11406

to reduce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A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48(1),

1-11.

[16] E. J. Cha & S. H. Lee. (2015).  Effects of depression, 

loneliness, and social support on aging anxiety in 

middle-aged me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5), 2705-2717.

[17] M. Y. Sim, D. N. Lee & E. H. Kim. (2016). A Study on 

influential relations between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college students: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self-efficacy.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5),

227-236.

[18] G. C. Jeong & M. G. Cho. (2017).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internet smartphone addiction: Mediating 

effects of learned helplessness and procrastination.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8), 175-185.

[19] S. S. Aljomaa, M. F. A. Qudah, I. S. Albursan, S. F. 

Bakhiet, & A. S. Abduljabbar. (2016).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the light of 

some variabl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1,

155-164.

[20] A. J. A. M. Van. Deursen, C. L. Bolle, S. M. Hegner & 

P. A. M. Kommers. (2015). Modeling habitual and 

addictive smartphone behavior The role of 

smartphone usage types, emotional intelligence, 

social stress, self-regulation, age, and gender.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5, 411-420.

[21] S. J. Ju. (2015). The effects of smart phone addiction 

on university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 control. 

Forum for Youth Culture, 42, 98-127.

[22] S. Maya & S. Nazir. (2016). Hawi Relationships among 

smartphone addiction, stress, academic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with lif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7, 321-325. 

[23] J. OH. (2015). The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Smart Phone Addiction on Impulsivity, Stress,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7(4), 998-1012. 

https://doi.org/10.13000/JFMSE.2015.27.

[24] A. H. Ata  & B. Çelik. (2019). Smartphone use of 

university students: Patterns, purposes, and situations. 

Malaysian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7(2), 59-70.

[25] S. Thomée,  A. Härenstam & M. Hagberg. (2011) 

Mobile phone use and stress, sleep disturbances, and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young adults-a 

prospective cohort study. BMC Public Health, 11,

185-195.

[26] A. Roberts, L. P. YaYa & C. Manolis. (2014). The 

invisible addiction: Mobile-phone activities and 

addiction among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 

Behav Addict, 3, 1-12.

[27] J. Y. Kim. (2018).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Variables related to Middle School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sin University. Busan..

[28] J. Y. Song. (2016). Effects of Depression and Impulsive 

Behavior on the Smart-phone Addi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from peer suppor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29] K. K. Chon, K. H. Kim & J. S. Yi. (2000).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2),

316-335.

[30] S. J. Kang. (2014). A study on the smartphone 

addiction according to smartphone use pattern, the 

stress, self-control and family communication of 

college students in Ulsan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31] A. Y. Kim. (1997). A study on the academic failure - 

tolerance and its correlates. Ki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11(2), 1-19.

[32] H. Y. Park. (2004). Perceived Maternal Discipline style 

and Self-control of their adolescent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Gwangju.

[33]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The 

Follow Up Study of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Scale.

[34] S. H. Lee & J. G. Bae. (2018). Mediating effects of self 

efficacy and self-control in nursing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3(3), 293-302.

[35] R. Sinha & A. M. Jastreboff. (2013). Stress as a 

common risk factor for obesity and addiction. 

Biological Psychiatry, 73(9), 827-835.

[36] S. H. Kim & Y. N. Choi. (2017).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in healthcare related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7(1), 27-37.

[37] Q. Q. Liu, D. J. Zhang, X. J. Yang, C. Y. Zhang,  C. Y. 

Fan & Z. K. Zhou. (2018).  Perceived stress and mobile 

phone addiction in Chinese adolescent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Computers in Human Behavior, 87,

247–253. 

[38] N. R. Kim. (2019). The Effect of Stress Relief and 

InterpersonalCompetence of Participants in a College 

Street Dance Club on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Master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Seoul. 

[39] M. H. Ryu. (2014). University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Propensities according to Self-efficacy and 

Leisure-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1), 63-79.



생  스트 스, 능감, 통  스마트폰 독에 미 는 407

주  (Hyeon-Jeong Ju)    [ 원]

․ 2009  2월 : 고신  보건 과(보

건  사)

․ 2014  2월 : 고신  간 과(간

 사)

․ 2014  3월 ~ 재 : 가야  간

과 수

․ 심 야 : 간 , 보건통계

․ E-Mail :joo97964@naver.com

  (Ho-Sun Jun) [ 원]

․ 1984  2월 : 산  간 과(간

 사)

․ 2015  2월 :  원

(  사)

․ 2014  3월 ~ 재 : 가야  간

과 수

․ 심 야 : , 역  

․ E-Mail : ho-sun123@hanmail.net

 미 경(Mi-Kyung Park)    [ 원]

․ 2015  2월 : 가야  보건 원

(간  사)

․ 2010  10월 ~ 재 : 독 리

통 지원  

․ 심 야 : 신간 , 지역사 보건

간  

․ E-Mail : jinju7090@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