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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디지털중독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
여 수행되었다. 2개 도시의 대학교 간호학과 1∼2학년 학생 207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 설
문조사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코로나19 스트레스는 대인관계능력(β =.21, p =.015)과 디지털중독(β =.20, p =.003)에 대해 유의한 직접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디지털중독 사이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β =.07, p =.314).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디지털중독의 예방 및 관리 프
로그램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키워드 : 코로나19 스트레스, 디지털중독, 대인관계능력, 간호대학생,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skill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tress and digital addiction of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from April 1 to April 30, 2022, for 207 students in the first and second grades of nursing department in 
two citi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2.0 and AMOS 22.0 program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VID-19 stress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interpersonal ability (β =.21, p =.015) and digital 
addiction(β =.20, p =.003). But the indirect effect was not significant, so there no mediating effect on 
interpersonal ability between the stress of COVID-19 and digital addiction (β =.07, p =.314).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digital addiction and to 
prevent and manage digital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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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

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1].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
신접종을 통해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델타, 람다, 오미크론 등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

어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2]. 특히 집체 교육 형
태로 운영되는 간호교육 영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실험 및 실습을 제외한 이론 수업 대부분이 대면수
업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다[1]. 대학 신입생들은 
인적 교류, 교수와의 상호작용, 학교 지원 서비스를 통해 
대학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3,4] 이러한 수업방
식의 변화는 특히 신입생들의 학업 및 전반적인 대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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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적응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 대학 생활 적응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
는 대학 중도 탈락을 감소시키며 대학 생활의 성공을 결
정짓는 중요 요인이다[4,5].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스마
트폰, 노트북 등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SNS 및 온라인 게임, 영상시청 등과 같은 디지털중독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7]. 디지털중독이란 디지
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여러 가지 부정적 문제를 
경험한 상태를 말하며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폐해
(harm)와 사용 패턴(usage pattern)의 요인을 포함한다. 
폐해는 사회적 격리, 사회활동의 포기나 감소, 내성, 금단 
등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을 다룬다[8]. 대학 신입생은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스트레스를 적절
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로 어려서
부터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SNS
를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적 관
계를 맺으며 또래 집단을 형성한다[9]. 또한 새로운 기술
과 유행에 민감하여 다른 연령대보다도 인터넷이나 스마
트폰 등에 관한 관심 및 사용이 많아 중독률이 높다[6].

대인관계능력은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 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다[10,11]. 대인관계는 친구, 가족 및 다
양한 구성원들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인간적인 
교류를 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10] 인간은 생존하기 위
해 타인과의 사회적 교류가 필수적이며, 그 관계 속에서
만 충족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12]. 발달학적 측면에서 
대학생 시기는 친밀감과 고립감을 경험하는 단계로 친밀
감 형성은 성숙한 대인관계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
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13].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경
우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SNS 등을 지나치게 활용하기도 하지만 대인관계능력 하
위요인 중 갈등관리 능력이 높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중독
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인
관계능력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이 높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중독, SNS 사용이 낮은 것으로 확인
되어[10,12,14] 대인관계능력에 따른 디지털중독의 차이
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학생들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대인관계 및 
대학 적응 능력 감소, 학업량 및 취업난 증가 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코로나19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15,16].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는 대
학생들에게 우울, 불안, 분노 등의 정서장애와 자살사고, 
알코올 및 약물남용, SNS 및 스마트폰 중독, 디지털중독 
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19]. 스트레
스는 예측 및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적응 또는 부적응적 반응[20]으로 장기화한 팬데믹으로 
인한 코로나19 스트레스는 일상생활 스트레스보다 더 광
범위하며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19].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에 입학하여 비대면 수업을 주로 경험한 간
호대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디
지털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관계에서 대인관
계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디지털중독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코로나19 스트레스, 디지털중독, 대인관계능력
의 차이를 확인한다. 

둘째, 코로나19 스트레스, 디지털중독, 대인관계능력
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코로나19 스트레스, 디지털중독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디지털

중독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구체적인 연구설계는 Fig. 1
과 같다.

Fig. 1.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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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개 도시의 대학교 간호학과 1~2

학년 학생을 편의표집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4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로 지정하여 산정[21]한 결과 최소 표본크기는 166명
이었다. 이에 탈락률과 회수율을 고려하여 총 230명을 대
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230부가 수거되었으나 
응답 내용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23부를 제외한 총 207
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코로나19 스트레스
대학생의 코로나19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Kim 등이 개발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코로나19 
스트레스 척도[22]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분
노 등의 3개 하위요인,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 5문항, 사회적 거리두
기로 인한 두려움 5문항, 타인에 대한 분노 5문항을 사용
하였다. 측정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며 총점수가 높
을수록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
시 도구의 신뢰도는 .91,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3.2 디지털중독
디지털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Kesici 등이 대학생

을 대상으로 개발한 디지털중독 척도를 Kim 등이 번역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디지털중독 척도
[8]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강박적 사용과 부정적 결과 
등의 2개 하위요인,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중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디지털중독 하
위요인의 신뢰도는 강박적 사용이 .88, 부정적 결과가 
.8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6으로 확인되었다.

2.3.3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Schlein, Guerney와 

Stover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전석균이 수정 
및 보완한 도구[23]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만족감, 신
뢰감, 친근감, 개방성, 이해성, 민감성, 의사소통 등 7개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 4문항을 제외한 총 21문항을 사
용하였다. 측정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며 총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
구의 신뢰도는 .86,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7로 확인
되었다. 

2.4 자료수집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구글폼

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계획을 공지한 후 참여 공고문을 게시하여 대상자를 모집
하였다. 공고문에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에 대한 설명, 연구 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는 보상으로 
소정의 온라인 상품교환권을 제공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과 AMOS 22.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

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실
시하였다.

셋째,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디지털중독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직·간접효과와 총 효과를 분
석하고 통계적 유의성은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검
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
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177명(85.5%), 남학생이 30명
(14.5%)으로 여학생이 많았고, 1학년이 177명(85.5%), 2
학년이 30명(14.5%)이었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이라고 답한 학생이 164명(79.2%), ’보통’ 42명(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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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udy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7)

variables Categories n(%) COVID-19 stress Digital addiction Interpersonal ability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Female 177(85.5) 49.57±8.40 2.95(.087) 53.83±10.33 2.82(.095) 75.37±9.03 2.95(.087)Male 30(14.5) 41.17±10.80 52.03±13.59 73.74±9.60

School year

1st
(Age ave.: 20.5) 177(85.5) 48.28±9.19

.65(.421)
53.37±10.86

.01(.933)
75.52±8.62

7.11(.008**)2nd
(Age ave.: 22.1) 30(14.5) 48.80±9.73 54.77±10.85 72.93±11.36

Satisfaction 
of major

Satisfieda 164(79.2) 48.14±9.23
3.08(.087)

39.34±5.41
.98(.324)

74.00±.72
8.96(.540)Averageb 42(20.3) 43.31±9.58 39.52±5.04 70.02±7.55

Not satisfiedc 1(0.5) 46.00±1.41 38.50±3.54 76.46±9.06

Grade
1∼2a 99(45.4) 47.68±9.23

2.33(.100)
53.49±10.28

.08(.925)
73.15±8.87

1.85(.160)4∼5b 82(37.6) 48.02±8.73 53.87±11.05 75.93±8.74
Below 6c 26(11.9) 51.96±10.40 52.92±12.56 75.92±9.50

Allowance 
in a month

under 200,000wona 34(16.4) 50.71±9.47
1.88(.166)

53.03±13.05
.16(.850)

72.50±8.49
5.89(.003**)

a, b < c200,000∼400,000wonb 138(66.7) 48.26±9.35 53.48±10.66 74.62±9.06
More than 400,000wonc 35(16.9) 46.43±8.33 54.46±9.36 79.59±8.62

Digital devices 
usage time

under 2hrsa 34(16.4) 37.44±6.62
1.09(.340)

45.53±9.89
21.38(<.001**)

a, b < c

75.00±18.38
3.52(.032)

a < b2∼4hrsb 44(21.3) 40.59±5.38 50.00±11.05 75.16±10.42
More than 4hrsc 129(62.3) 39.46±4.77 59.90±9.49 75.0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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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족’ 1명(0.5%) 순이었고 학교 성적은 1∼3등급이 99
명(45.4%), 4∼5등급 82명(37.6%), 6등급 이하 26명
(11.9%) 순이었다. 용돈은 20∼40만 원 미만을 사용하는 
학생이 138명(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지털 기기 사
용 시간은 하루에 4시간 이상인 경우가 129명(62.3%)으
로 가장 많았다.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스트레스, 디지털중
독, 대인관계능력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스트레스, 디지털중독, 
대인관계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디지털 기기를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하는 학생들이 2시
간 미만, 2∼4시간 사용하는 학생들보다 디지털중독 정도
가 유의하게 높았다(F=21.38, p <.001). 

대인관계능력은 학년, 용돈, 디지털 사용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학년이 2학년보다(t=7.11, p = 
.008), 한 달 용돈을 40만 원 이상 쓰는 학생이 20만 원 미
만으로 쓰는 학생보다(F=5.89, p =.003),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2∼4시간인 경우가 2시간 미만인 경우보다(F=3.52, 
p =.032)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3.3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속변수인 디지털중독

은 코로나19 스트레스(r=.19, p =.007)와 정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코로나19 스트
레스와 대인관계능력(r=.21, p =.002)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Durbin- 
Watson 값은 1.73으로 자기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
다. 공차한계(tolerance)는 .95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
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5로 10보
다 크지 않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Table 2. Correlation of research variables         (N=207)
variables 1 2 3

1. COVID-19 stress 1
2. Digital addiction .19** 1

3. Interpersonal ability .21** .08 1
*p <.05, **p <.01

3.4 모형의 타당도 검증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지수는 Table 3과 같다. 검

증 결과 GFI, CFI, SRMR, RMSEA의 값이 수용기준을 충
족하였으므로 모형은 수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Goodness of fit for structural model   (N=207)

Criteria CMIN(χ2) CMIN/
DF GFI CFI SRMR RMS

EAχ2 DF p
Acceptance 

criteria >.05 ≤3 ≥.90 ≥.90 ≤.08 ≤.10

Model 
fit 19.22 6 <.001 3.20 .94 1.00 .05 .10

3.5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검증 
Table 4에 제시된 바대로 코로나19 스트레스는 대인관

계능력(β =.21, p =.015)과 디지털중독(β =.20, p =.00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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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유의한 직접 효과가 있었으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Table 4. Path estimates for structur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p)

Indirect 
effect(p)

Total 
effect(p)

Interpersonal 
ability COVID-19 stress .21(.015)* .21(.015)*

Digital addiction COVID-19 stress .20(.003)** .01(.24) .21(.004)**

Digital addiction Interpersonal 
ability .07(.314) .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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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디지털
중독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중독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스트레스, 디지털중독, 
대인관계능력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면, 1학년이 2학년에 
비해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나이
가 증가함에 따라 대인관계능력이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
[11,14]와는 다른 결과이나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수업에 대한 노출시간 정도가 2
학년이 1학년보다는 많았음에 따른 차이라 해석된다. 이
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교적응 및 교육 서비스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대인관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24, 25]를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팬데믹 장기화 및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교육매체의 활용과 교수법 개발, 교육 관련 서비
스 지원 확대와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
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디지
털 사용 시간이 하루 2시간∼4시간인 경우가 2시간 미만
인 경우보다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경우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극
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SNS 등의 사용 정도가 높
았던 기존 연구[10,1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SNS 활동 
관련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지나칠 때는 대인관계에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대인관계를 유지 및 향상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회성 발달 및 대인관
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디지털중독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기를 하루 4시간 이

상 사용하는 경우가 4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디지털중독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디
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디지털중독을 높일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8, 26]. 디지털중독
은 공격성을 높이고,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리며 행복감을 
저하하는 등[27-29]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디지털중독의 예방 방안이 필요하다. 메타버스, 비대면 
시대에서의 디지털 기기는 우리 생활과 분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으며, 스마트폰뿐 아니라 시계, 옷, 안경 등
의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국내 
주요 대학들은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ICT 
기술을 사용하여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30].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중독의 예방을 위해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제안하기에는 
상당수의 교육이나 학습프로그램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31]. 또한 감염병과 관련한 정부의 방역 지
침에 따라 대면 활동을 제한하고 대부분의 교육과 생활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디지털 기기의 사
용을 줄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디지털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하겠다. 

고등교육 수업 현장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공부 외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다양한 규제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성인이 된 대학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규제 방법
을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32]. 성인이 된 대학생의 경우 
디지털중독을 감소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외적 통제가 아
닌 자기조절능력과 같은 내적 통제가 있다[6].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지지, 집단상담프로그램 
또는 마음챙김명상과 같은 방법[33,34]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스트레스는 대인관계능력과 디지털중독에 
대해 유의한 직접 효과가 있었으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디지털중독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처 방법으로 온라인이나 다른 여러 
가지 매체들을 활용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시도하기 때문
에 대인관계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선행연구
[11]와 유사하다. 대학생은 발달학적 특성상 사회적 관계
에 관한 관심과 대인관계 속에서만 충족할 수 있는 욕구
가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코로나19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된 그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코로나19 스트레스는 디지털중독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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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이다.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
우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학생은 디지털 네
이티브 세대로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이를 해소
하기 위한 디지털 기기 이용이 증가하여 디지털중독에 영
향을 미친 것이라도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능력에 따라 디지털 기기 사용과 중독의 정도가 증가하거
나 감소하는 등의 다양한 결과[10, 12, 14]가 확인되었으
나 본 연구에서 디지털중독에 대한 대인관계능력의 효과
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인관계능력과 디지털중독 간의 매
개 또는 조절변수 등이 있을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이므
로, 대인관계능력과 디지털중독 간의 관련성에 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 결과, 간호학과 1, 2학년 학생의 코로나19 스
트레스가 디지털중독과 대인관계능력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현 상황
에서 디지털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
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
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디
지털중독, 대인관계능력 정도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스
트레스와 디지털중독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디지털 기기를 하루 4시간 이상 사
용하는 경우 디지털중독 정도가 높았으며, 한 달 용돈을 
40만 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디지털 기기를 하루 2∼4
시간 사용하는 경우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과 디
지털중독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인관계능력은 코
로나19 스트레스와 디지털중독 사이에 매개효과가 없음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반복 연구 및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디지털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디지털중독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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