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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코로나-19(COVID-19)는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전염력이 높아 감염자가 지속

적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이며, 사망자 수 역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초기에는 사스(SARS), 

메르스(MERS)처럼 코로나-19 상황이 그리 오래가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였고, 백신 개발로 코로나 

팬데믹이 곧 종식될 것이라 예측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로 인해 개발된 백신의 효능

성이 낮아지고 있고,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부작용 사례들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 예상이 점

차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정부

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침에 따라 모임 및 행사를 자제하고 있고,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 교육 현장 역시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2020년 1학기 대학 학사 일정

이 온라인으로 시작되면서 대면 수업에 익숙했던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했다. 무엇보다 학교 폐쇄로 인해 학생들은 캠퍼스 활동이 어려워졌고, 학과 

모임, 동아리 모임 등 대학생들 간 교류 또한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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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tress, self-regulation,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It also assessed whether self-regula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The participants comprised 346 students enrolled in G city 

universit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AMOS to generate descriptive statistics, perform a correlation 

analysis, and create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OVID-19 stress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regulation, but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martphone addiction. A nega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self-regulation ability and smartphone addiction. Secondly, self-regula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The results will 

inform educational and counseling interventions aimed at preventing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the era of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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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출 자제를 권고하면서 가정에서 생

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스마트 기기를 장

시간 사용할 수 밖에 없어지면서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Kim & Kim, 2021). 과학기술정신통신부가 발

표한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스마

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이 23.3%로 2019년과 비

교했을 때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0).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스마

트폰 이용 시간의 증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

험성을 보여준다. 또한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한 중독성 행동 

변화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스마트

폰 이용 수준이 증가하였고, 온라인 게임, 성인용 콘텐츠 시청과 

관련한 행위중독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Korea 

Addiction Forum, 2020).

스마트폰 중독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4대 중독에 이

어 새로운 대표적인 중독으로 ‘행위중독(behavior addiction)’에 

해당하는데, 특히 스마트폰은 컴퓨터와 다르게 시간과 장소에 관

계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스마트폰 중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스마트

폰 중독은 내성, 금단, 일상생활장애,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이라

는 4가지 특성을 갖는다. 내성은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고, 금단은 

스마트폰 사용을 중지했을 때 초조와 불안과 같은 느낌을 갖는 것

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장애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학교생활, 

가정생활 등 일상적인 생활에 방해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가상세

계지향은 현실세계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접하는 가상현실에 

더 집중하고 애착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스마트

폰 사용에 대한 내성, 금단,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을 바

탕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고자 한다.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은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신조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을 느낀다는 

노모포비아(Nomophobia)는 스마트폰이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잘 보여주며, 사람들과 대화 중에도 스마트폰만 바

라보는 행위를 의미하는 퍼빙(phubbing)은 스마트폰이 대인관계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스마트폰 중독은 학업, 업무 등 직무 수행 능력을 떨어

뜨려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 부

족과 VDT 증후군을 유발하는 등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내성 및 금단 현상과 같은 정신병리적 문제도 가져올 

수 있다(Park & Kwon, 2019). 또한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부

정적 영향에는 음란물과 폭력적 게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SNS을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폭력, 따돌림, 가상세계에 대한 

지향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 중독은 개인의 신체

적, 심리적 측면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인관계 

및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8).

이에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었

으며,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중독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Tschibelu & 

Elman, 2011; Wemm et al., 2013), 알코올, 흡연과 같은 물질중

독뿐만 아니라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행위중독의 위험요

인으로 밝혀졌다(Tavolacci et al., 2013). Park (2020)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이 생활 스트레스를 강하게 경험할수록 스마트폰 중

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중독으로 인해 스트레스 수준이 다시 높

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하였다. Kim과 Lee (2012)의 연구에

서는 대학생 가운데 스마트폰 중독 상위집단의 스트레스가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Choi (2017)의 연구에서는 대

학생들이 갑자기 늘어난 자유에 대한 혼란감, 새로운 대학생활에

의 적응, 진로 및 취업,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다양한 스트레스

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회피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

구에서도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Kim, 2020; Kim & Choi, 2019; Park & Kwon, 2019). 

스트레스는 자연재해나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반응

으로(Keinan et al., 1992; Tong, 2004), 감염병의 경우 일상생

활 스트레스보다 더 극심하고 광범위하며,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au et al., 2010). 

코로나-19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통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스트레

스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Horesh & Brown, 2020). 

특히 성인 진입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STSS, 2020). 실제로 대학생들은 코

로나 이후 감염에 대한 두려움, 대학생활의 변화, 대인관계 감

소, 야외활동 및 여가활동 감소, 아르바이트 감소로 인한 경제적 

문제, 취업난 증가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코로나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o et al., 2020; 

David & Roberts, 2021; Moon, 2021; Serra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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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et al., 2021).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스트레스를 코로

나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로 정의하고자 하며, 일반적인 생활 스트레스와는 달리 

감염병이 유행하는 사회적 영향력이 포함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스마트

폰 사용량과 스마트폰에 중독되거나 과의존하는 사람들이 증가했

다고 나타났으며(David & Roberts, 2021; Hosen et al., 2021; 

Serra et al., 2021), 코로나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의존, 스마트폰 

중독 및 소셜미디어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 Kim, 2021; Peng et al., 2021; Zhao & Zhou; 2021). 이상

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코로나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

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지는 과정

에서 개인의 심리내적 요인의 영향력을 밝히는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Sim 등(2016)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

독을 자기효능감이 매개한다고 나타났고, Park과 Kwon (2019)

의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Lim (2018)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Kim과 Lee (2012)의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매개한다고 나타났다. 또한 Peng 등(2021)의 연구에서는 코로나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통제력

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코

로나 스트레스가 개인의 심리내적 요인의 영향을 거쳐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유추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능력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대학생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시간이 

많고 교사 및 부모의 감독과 지도가 적다는 점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 사용량과 사용시간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

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자기조절능력은 만족지

연, 유혹저항, 충동통제와 같은 자기통제력이 발달되고 내면화되

어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능

력이라는 점에서 자기통제력과 차이가 있다(Kopp. 1982). 이에 

발달적으로 성숙한 대학생들에게는 자기통제력보다는 자기조절능

력을 살펴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셋째, 성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경우 과의존 요인 중 조절실패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나(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0)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

켜준다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자기조절능력이란 사회적 상황에서 적응적이고 융통성 있

는 방법으로 외부자극에 대한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을 다

루는 능력(Derryberry & Rothbart, 1988; Eisenberg et al., 

1996; Kim, 2021)으로 정의된다. 자기조절능력은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예측하는 변인으로(Eisenberg 

et al., 2016), 자신의 욕구와 감정,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절하여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다(Seligman & 

Csikzentmihalyi, 2000). 즉, 자기조절능력이란 개인의 사고와 

신념을 의식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조절, 통제함으로써 환경에 조

화롭고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Seon et 

al., 2019). 이처럼 자기조절능력은 인간이 적응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으로 여겨지고 있다(Hoyle, 2006). 

자기조절능력은 스마트폰 중독과도 관련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Kim과 Kim (2013)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자기조절력이 낮아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되고, 스

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조절력이 더 소모되어 인터넷 중독에서 헤

어나오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Ching과 Tak (2020)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조절능력은 심리적 개입에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스마

트폰 중독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

에서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및 중독 수준이 

낮다고 나타났다(Lee, 2019; Mahapatra, 2019; Mun, 2019).

한편 스트레스는 자기조절능력과도 관련이 있다. 여러 선행연

구에서 스트레스는 자기조절능력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Crandall et al., 2017; Ko & Choi, 2017; Lee, 2020; 

Son et al., 2006), Evans과 Kim (2012)의 연구에서는 누적된 

스트레스가 아동의 자기조절과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Ko와 Choi (2017)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자기조절능력을 매개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며, Crandall 등(2017)의 연구에서는 외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조절능력 증진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

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자기조절능력, 스마

트폰 과의존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스트레

스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개인 내적 변인이 매개역할을 

수행한다고 나타난 연구결과(Ji, 2021)와 자기조절능력이 스트레

스와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고 나타난 연구결과

(Crandall et al., 2016; Ko & Choi, 2017)를 토대로 자기조절능

력이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그러나 스트

레스, 자기조절능력,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스트레스

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자기조절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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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예측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합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대적·사회적 환경을 반영

하여 코로나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였다는 점, 코로나 

스트레스, 자기조절능력, 스마트폰 중독 간의 통합적 관계와 구

조적 경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갖

는다. 또한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코로나 스트레스, 자기조절능력, 스마트폰 중

독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코로나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

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 4곳에 재학중인 학생 346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국립대 학생은 171명(49.4%), 사립대 학생 175명

(50.6%)이며, 성별은 남학생 151명(43.6%), 여학생 195명(56.4)

이다. 학년은 1학년 75명(21.7%), 2학년(27.5), 3학년(31.2%), 

4학년(19.6%)이며, 스마트폰 일일 사용 시간은 1~2시간 5명

(1.4%), 2~3시간 11명(3.2%), 3~4시간 37명(10.7%), 4~5시간 

67명(19.4%), 5~6시간 88명(25.4%), 6시간 이상 138명(39.9%)

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군 분류에 따르면 고위험 사용자군 

132명(38.1%), 잠재적 위험군 74명(21.4%), 일반 사용자군 140

명(40.5%)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위험군까지 포함할 때 스마트폰 

중독성이 높은 대학생들이 연구대상자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코로나 스트레스 

대학생이 지각하는 코로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서 Pedrozo-Pupo (2020)의 COVID-PSS-10 척도를 Han 

(2021)이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SS-C-10 척도

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험하는 상황 및 사건이 스트레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46)

Variables N %

University National 171 49.4
Private 175 50.6

Gender Male 151 43.6
Female 195 56.4

Grade 1 75 21.7
2 95 27.5
3 108 31.2
4 68 19.6

Smartphone Use Time Per Day Less than 1 hour 0 0
1~2 hour 5 1.4
2~3 hour 11 3.2
3~4 hour 37 10.7
4~5 hour 67 19.4
5~6 hour 88 25.4
More than 6 hour 138 39.9

Classification of Smartphone Addiction Groups High-risk users 132 38.1
Potentially risky users 74 21.4
General users 140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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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각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코로나-19의 통제 불가

능성, 예측 불가능성, 부담감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총 10

문항으로 ‘전염병 때문에 생활의 중요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없

을 것 같다.’, ‘전염병으로 인해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개월 동안 코로

나-19로 인해 지각된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함

을 의미한다. 코로나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는 .81로 나타났다. 

2) 자기조절능력

대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Kuhl & 

Fuhrmann (1998)이 개발한 Volitional Components Inventory

를 Yoon (2007)이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나는 불안해져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나는 

과제가 지루해지면 다시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등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조절능력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는 .89로 나타났다. 

3)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이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15문항으로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 금

단, 내성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

할 때 그만해야지 생각하면서도 계속 한다’, ‘스마트폰이 옆에 없

으면 하루종일 일 또는 공부가 손에 안잡힌다.’ 등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에 중

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폰 중독군의 분류는 총 60점 

중 44점 이상을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40~43점 이하는 잠재적 사

용자군으로 39점 이하는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한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0).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신

뢰도 계수(Cronbach’s a)는 .89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G시의 4년제 대학 4곳에 재학 중인 대학생 400명

을 대상으로 2021년 6월 1주~3주까지 총 3주간에 걸쳐 실시되

었으며,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에 동의한 학생에 한

하여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수거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거하고 총 346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ver. 18.0(SPSS Inc., Chicago, IL, 

USA)와 AMOS ver. 18.0(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

램을 활용하였다.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

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변수들간의 관계와 다중공선성을 확인

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코로나 스트레스는 자기조절능력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

인 반면(r=-.41, p＜.001), 스마트폰 중독과는 유의미한 정적상

관을 보였다(r=.44, p＜.001). 자기조절능력은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42, p＜.001).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 COVID-19 Stress Self-Regulation Smartphone Addiction

COVID-19 Stress -

Self-Regulation -.41*** -

Smartphone Addiction .44*** -.42*** -

M 2.98 3.10 2.79

SD .61 .69 .66

***p<.001

Table 3. Goodness of Fit of the Model

c2 df TLI CFI RMSEA

122.78*** 8 .918 .950 .07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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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

력의 매개효과

1) 연구모형

코로나 스트레스와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의 적합

도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구체적으로 χ2은 

122.78(df=8), TLI는 .918, CFI는 .950, RMSEA는 0.78인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의 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의 추정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코로나 스트레스가 자기조절능력에 부적 영향을 주었고(β

=-.42, p＜.001),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β=.37, p＜.001). 자기조절능력은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부

적 영향을 주었다(β=-.29, p＜.001). 

2)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코로나 스트레스와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

스트래핑을 5000번 반복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그 결과 95%의 신뢰구간에서 코로나 스트레스가 자기조절능력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간접효과를 검증하였을 

때, 신뢰구간(CI) 범위가 .08에서 .18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된다. 즉, 코로나 스트레스가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

과가 확인되었다(β=.12, p＜.001, 95% CI[.08, .18]).

코로나 스트레스와 자기조절능력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코로나 스트레스는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부

적 영향을 미치므로 코로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자기조절능력은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직

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므로 자기조절능력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스트레스는 스마트

Table 4. Parameter Estimates of Model

Paths B b SE CR

COVID-19 Stress → Self-Regulation -.48 -.42*** .06 -8.60

 Self-Regulation → Smartphone Addiction -.26 -.29*** .06 6.23

COVID-19 Stress → Smartphone Addiction .36 .37*** .05 -5.06

***p<.001

Table 5. Mediated Effect of Model

Paths B b SE
95% CI

LLCI ULCI
COVID-19 Stress → Self-Regulation → Smartphone Addiction .12 .12*** .06 .08 .18

***p<.001

Self-regulation

COVID-19
Stress

Smartphone
Addiction

-.29***-.42***

.37***

.75

.74

.78

.70

ODL

VRO

WS

TOL

Figure 1.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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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자기조절능력을 매개

로 하여 대학생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지각하는 코로나 스트레스, 자기조

절능력,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코로나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능력이 매개역할을 수

행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스트레스, 자기조절능력,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를 확인

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 스트레스가 자

기조절능력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스마트폰 중독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조절능력과 스마트폰 중독은 부적상관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기조

절능력이 낮다고 할 수 있고, 코로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기

조절능력이 낮을수록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코로나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

절능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조절능력은 대학생이 지각

한 코로나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역

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코로나 스

트레스는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자

기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유의미한 간접 영향 또한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자기조절능력은 코로나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

독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심리내적인 요

인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Ji (2021)의 주장을 지지한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코로나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

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은 많은 사회

적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스

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코로나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 결과와 유사하다(Choi & Kim, 2021; Peng et al., 2021). 따

라서 코로나-19로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대학생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가 요구되며, 코로나 스트레스를 감소시

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 스트레

스를 측정할 수 있는 어플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생들이 

손쉽게 자신의 코로나 스트레스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을 인식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또

한 대학은 소속된 학생들의 코로나 스트레스 수준을 수시로 체크

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 및 상

담을 통해 코로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바탕으로 집단 수를 조정하여 코로나 스

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기조절능력은 스마트폰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자기조

절능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조절능력이 중

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선행연구(Kim & Kim, 2013; Lee, 

2019; Mun, 2019) 결과를 지지한다.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사람

들은 쉽게 흥분하고 적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

으며(Yang, 2009), 장기적인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스마트폰에 쉽게 중독될 수 있다. 

이에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자기조절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기조절능

력은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습과 경험을 통해 발달하다

는 점에서(Gim & Joo, 2015; Kopp, 1982), 교육과 훈련을 통해 

충분히 개발 가능하므로(Lee, 2017) 대학생들의 자기조절능력 증

진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Table 6.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Model

Path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COVID-19 Stress → Self-Regulation -.42*** - -.42***

Self-Regulation → Smartphone Addiction -.29*** - -.29***

COVID-19 Stress → Smartphone Addiction .37*** .12*** .4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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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코로나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

기조절능력의 부분매개효과가 밝혀짐으로써 대학생들의 스마트

폰 중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각된 코로나 스트레스와 자기조

절능력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스트레스는 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기조

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

치는 만큼 코로나 스트레스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

는 강력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역사회는 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를 파

악하는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코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스

트레스원(stressor)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들어 코로

나로 인해 대학생들이 스포츠, 문화생활과 같은 여가생활에 어려

움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면 실외 운동시설을 제공하

거나 소규모로 진행되는 문화 프로그램 및 온라인 전시회 등을 계

획하여 대학생들이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대학생들의 코로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심리적 방역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한편 코로나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기조

절능력이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점은 코로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자기조절능력을 증진시킨다면 스마트폰 중

독을 예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조절능력을 통해 스트레

스를 야기시키는 환경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고, 즉각적인 만족과 

욕구를 적절하게 지연시키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사고, 감정,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

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자기조절능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코칭

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에 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조절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생들

의 발달적, 생활적 특성을 반영한 자기조절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면 더욱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스

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에게는 자기조절능력을 증진시

켜줄 수 있는 인지행동적 치료 및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을 G시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

라서 표집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져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코로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코르티솔

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분석하거나 관찰과 같은 방식으

로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변인들

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코로나 스트레스와 자기조절능력

을 연구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심리적, 환경적 

변인을 찾기를 바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첫째, 코로나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코로나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

의 위험요인임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향후 감염병 상황에서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

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코로나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자기조절능력의 구조적 경로를 밝혔다는 점에 의

의가 있다. 개별 변인들간의 관계만을 설명했던 선행연구와는 달

리 코로나 스트레스, 자기조절능력, 스마트폰 중독의 구조와 경로

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

증함으로써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보

호요인을 찾아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

되고 있고, 언제 종식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학생들

이 지각하는 코로나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감소시키는 것은 어렵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자기조절능

력 증진을 통해 코로나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밝힌 본 연구 결과는 큰 의의

를 갖는다. 

 본 연구 결과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을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는 근거와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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