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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based on the literature presented in previous research, we analyz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tress, smartphone addiction, self-leadership, learning flow,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path analysis of research question 1, "What impact does the academic stress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have on smartphone addiction?", revealed that the academic stress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martphone addiction (β=.522, 
p<.001). Secondly, the path analysis of research question 2, "What impact does smartphone addiction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have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showed that smartphone 
addic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academic achievement (β=-.164, p<.05). Thirdly, 
the mediation analysis of research question 3, "What i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dicated that the direct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was -1.032, 
while the indirect effect was -0.853, as smartphone addiction influenced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self-leadership. Lastly, the mediation analysis of research question 4, "What is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flow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showed that the direct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was -1.053, while the indirect effect was -0.832, as smartphone addiction influenced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learning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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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사회 전체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단순한 통신도구가 

아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무선 인터넷 환

경을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으로 각광받으며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과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Lee, 
2014). 스마트폰의 보급이 다양한 편리함을 가져

오는 반면, 이로 인한 여러 문제점 또한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모포비아

(No Mobile-Phone Phobia)'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

도로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두드러진

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은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영향과 더불어, 개인의 일상생활과 학업에 심각

한 영향을 미치며, 과도한 요금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까지 야기한다(Wahyuni, 2022). 또한,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 문제, 우울증 증가, 약물

남용, 법규 위반, 언어 파괴 등과 같은 사회적 문

제와 공격적이거나 자기파괴적 행동, 금단 현상 

등 정신적 문제를 초래한다(Pan et al., 2020). 
2021년 한국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학위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은 총 120,018명으로, 
전년 대비 7,015명(6.2%)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중국 유학생은 전체 중 67,348명으로 44.2%
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도와 비교해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여 한국 대학의 주

요 교육 소비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Wang et al., 
2022). 또한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영어권 국가보다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일

부 학생들 사이에서 해외유학 대상국가 1순위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재한 유학생 

교육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Hong et al., 2023). 유학생들은 다른 문화와 사회 

환경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외국어로 학업과 생

활을 이어가는 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학업적, 문화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

는다(Hou et al., 2022).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는 

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

들은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을 회피하기 위해 스

마트 폰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일부 

대학생은 대학의 강의실 뒷자리에서 스마트폰 사

용에 몰두하는 모습이나 시험 기간에도 스마트폰

을 옆에 두고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모습 등을 어

렵지 않게 볼 수 있다(Han, 2015). 특히 외국 유

학생들은 전공 및 교양 수업 중 스마트폰에 집중

하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업 성

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학사경고를 

받기도 한다.(Lee et al., 2022).
선행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스마트

폰 중독과 학업성취도 간 영향관계에서 자기 통

제력(Jung, 2017), 잠재집단탐색(Lee et al., 2020), 
수면상태(Im, 2020) 등과 관련된 매개변수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자기 영향력을 발휘

하는 자율적인 힘인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과 

학습 활동에 완전히 몰두하여 주변 환경이나 시

간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는 상태인 학습몰입

(Learning Flow)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

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내적 요인인 셀프리더십

과 학습 상태를 의미하는 학습몰입에 대해 더 깊

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스마트폰 중독과 학업성취도 간의 영향 관

계를 살펴보고 내적 요인으로서 셀프리더십과 학

습 상태를 나타내는 학습몰입을 매개변수로 설정

하여 그 매개효과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유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는 스마트

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중국 유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학업성

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중국 유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학업성

취도의 영향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는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스마트폰 중독, 셀프리더십, 학습몰입,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

- 681 -

어떠한가? 
넷째, 중국 유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학업성

취도의 영향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는 어

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학문의 연구와 발전을 추구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정신적 압력, 긴장감, 우울 및 불안과 

같은 감정적 불안정성을 겪게 된다(Oh and Chon, 
1994). 특히 대학생들은 학업, 사회적 관계, 진로 

및 자아인식과 관련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그들의 신체

적,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울증 및 불안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Cha and Kim, 2020). Bak and 
Bak(2012)은 학업스트레스를 대학생들이 학업으

로 인한 심리적 부담, 긴장, 걱정, 우울 및 초조

함과 같은 정서적 상태의 종합적인 개념으로 정

의하였다. 특히 중국 유학생들은 새로운 학습 환

경에 적응해야 하며, 학업 성적과 관련된 높은 

기대치로 인해 심각한 압박을 느끼게 된다(Hou et 
al., 2022). 이러한 스트레스는 유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성공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며, 그들의 

심리적 안정과 적응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업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 

중 Lee et al.(2022)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

업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연구 결과, 학업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

독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으며,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 and Choi(201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

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과정

에서 그릿(Grit)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Choi(201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업 스트

레스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

였는데, 학업 스트레스가 취업 스트레스를 매개

로 해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며, 우울증 증상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학업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왔다. 그러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보았

으며,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학생군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2.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 사이에서 

명확히 정의된 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의 

PC 기반 인터넷 중독 개념에서 출발하여 휴대전

화 중독, 그리고 인터넷과 휴대폰 기능이 결합 

된 스마트폰 중독 개념으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Park, 2013; Cho, 202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은 스마트폰 중독을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

로 인해 금단과 내성이 발생하고, 이러한 현상이 

일상생활의 장애를 유발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또한, Shin et al.(2011)은 스마트폰 중독을 스마트

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상생활장애', 가상공간에서의 대인관

계를 현실보다 편안하게 여기는 '가상적 대인관

계 지향성',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이 중단되거나 

감소할 때 초조, 불안 또는 강박적 증상이 나타

나는 '금단'이라는 4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학생들은 과도한 시간

을 스마트폰 사용에 소비하게 되므로 학업에 집

중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Li et al., 2022). 또

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수면 부족이나 정신

적 스트레스도 학업성취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Zou and Nie, 2020). 국내연구에서 Han(2015)
은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양상과 중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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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였고,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른 학습

몰입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스마

트폰 사용 자체가 학업성취도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스마트폰을 학습 도

구로 활용되기도 하며, 적절한 사용으로 정보 검

색이나 학습 자료 공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Gao et al., 2021).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이 중독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도

드라질 수 있다.

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은 개인이 스스로에

게 동기를 부여하고,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

록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율적인 힘을 의미

한다(Manz et al., 1995). 학생들에게 이러한 셀프

리더십은 주도성을 키우고 열정을 발산하며, 주

어진 과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개

인적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Lee, 2012). 셀

프리더십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전공만

족도 및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대면 및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 중요한 자

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요인이며, 
이를 통해 학업에 대한 흥미와 개인의 성장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Ko and Han, 2021; 
Kim, 2016; Park, 2022).

많은 연구자들이 셀프리더십을 매개변수와 독

립변수로 간주하여 학업성취도와의 밀접한 관련

성을 연구하고 있다. Moon(2018)은 서울에 위치

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 성취 사이의 관계에서 성

격의 개방성과 셀프리더십의 이중 매개효과를 밝

혀냈다. 이중 매개효과 검증 결과, 대학생활 적응

과 학업성취도 사이의 관계에서는 성격의 개방성

보다 셀프리더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Lee and Song(2018)은 서울에 위치한 4년제 S 

사립대학교 재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개인

특성 요인으로서의 셀프리더십과 사회 환경적 요

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지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 및 그 과정에서의 대학생활 적응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Kim and Lee(2021)는 간호대학생의 창의적 리

더십과 셀프리더십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교육현장에서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셀프리더

십의 하위 요인인 자기목표설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

4. 학습몰입

Csikszentmihalyi(1990)는 몰입(flow)이란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특정한 활동에 완전히 몰두

하여 주변 환경이나 시간에 대한 인식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몰입 상태에서 사람들

은 그 활동 자체를 즐기며, 별도의 외부적인 보

상을 기대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학자 Kim(2003)은 학습자의 학습 활동에 

완전한 몰입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학업 몰입이라

고 정의하였다. 이 상태에서 학습자는 학습 과정

에 집중하고 흥미를 느끼며 노력을 기울이게 된

다. 이러한 몰입 상태에서 학습자는 학습 활동에 

깊이 몰두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학습자가 학

업에 몰입하게 되면, 현재 수행 중인 학습 활동

과 과제에 전념하게 되며, 학습 활동과 자아 인

식 사이에 연결성을 느낀다. 이때 학습자는 명확

한 학습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더불어, 학습자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난이도를 조절하고, 시간이 평소와는 다르

게 흘러간다고 느끼게 된다(Park, 2010). 이러한 

학습몰입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Kang(2017)은 

학습몰입을 학습에 완전히 푹 빠져들어 높은 에

너지를 발휘하고 집중하여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

게 되며, 결과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이루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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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상태로 정의하였다.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Hong et 

al.(2023)이 매개모형 검증을 통해 학업몰입이 대

학생활 적응과 학업성취도 사이를 부분 매개한다

는 것이 증명되었다. Kim et al.(2022)은 중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하는 한편, 학습몰입의 변

화가 학업성취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탐

색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학생의 학

습몰입 정도가 낮을수록 학업성취 수준도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hou(2022)는 학

습몰입을 매개 변수로 리터러시가 수업참여도 및 

인지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 실시간 원격수업 환경에서 학습

몰입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수업참여도, 디지털 

리터러시와 인지된 학업성취도 사이를 부분 매개

한다. Park and Lee(2018)는 교수실재감, 인지적실

재감, 사회적실재감이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를 검증한 결과, 학습자가 인식하는 실재감이 학

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학습몰입은 학

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Roh(2020)이 전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를 분석하였다. Kim(2017)의 연구는 스마트폰 중

독 수준이 대학생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과 학습몰입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은 양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학업성취도

학업성취(Academic Achievement)는 학생들이 

학업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발전 수준을 의미한

다(Noe and Schmitt, 1986). 국내 학자 Lee(2007)는 

학업성취도를 학교교육을 통한 교과목 성적 이외

에도 지식, 지적 능력, 태도, 가치관 등 수업시간 

동안 교수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를 포괄

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Seong et al.(2014) 역

시 학업성취도가 교과목 성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학생의 특성, 학습 과제의 종류 및 성실, 
교사의 교수 방법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학교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 개인 능력, 학업 

태도, 가치관 등 학습 결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측정 도구

가. 학업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측정

하기 위해 Park and Park(2012)가 개발한 학업스

트레스 척도(ASS: academic stress scale)를 기반으

로 하였다. 이 척도는 Jeong(2021)에 의해 연구목

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되었으며, Bae and 
Lee(2023)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스트

레스는 성적 5문항, 수업 5문항, 공부 5문항 총 

15문이며, 3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

항의 형식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5='매우 그렇다')이며, 높은 점수는 학업스

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나. 스마트폰 중독의 척도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

화진흥원(2011)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S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상생활 

장애(5문항), 가상 세계 지향성(2문항), 금단(4문

항), 내성(4문항)의 4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가 높

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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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셀프리더십의 척도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서 Kim(2003)이 수

정 및 보완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Manz(1983)가 개발한 설문지를 기반으로 하며,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도구는 Likert 5점 척

도(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

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라. 학습몰입의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학습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Jackson, Marsh(1996)가 개발한 Flow State Scale를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Kim(2002)의 도구를 

Kim(2019)과 Gu(2022)가 다시 요인분석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Kim(2019)과 Gu(2022)의 연

구에서는 학습과정몰입, 학습과제몰입, 사고통합

몰입의 3개의 하위요인이며, 12개 문항으로 이루

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

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마. 학업성취도의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

정하기 위해, 직전 2 학기 성적의 평균 학점을 

조사하였다. 이는 Yu(2020), Ha and Cho(2019) 등

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학업성취도는 대학에서 

유학생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발표, 그리고 

참여도 등을 기반으로 부여하는 점수이다. 즉, 중

국 유학생이 직전 학기에 수강한 전체 과목에 대

하여 취득한 한 학기 동안의 평균 학점(만점 4.5
점)을 2.5 미만은 1점, 2.5 이상~3.0 미만은 2점, 
3.0 이상~3.5 미만은 3점, 3.5 이상~4.0 이하는 4
점, 4.0 초과는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

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학

업성취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문헌과 연구 

문제를 기반으로, 중국 유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스마트폰 중독, 셀프리더십, 학습몰입, 학업성취

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Fig.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에서 설정

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학업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스마트폰 중독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스마트폰 중독과 학업성취도의 영향관계에

서 셀프리더십은 매개효과를 미칠 것이다.
H4: 스마트폰 중독과 학업성취도의 영향관계에

서 학습몰입은 매개효과를 미칠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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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표본 특성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6개 대학의 중

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10일부터 2023
년 2월 20일까지 위챗(Wechat)을 통해 온라인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304명의 설문 

대상자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며, 불성실하게 응답

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82부가 최종 분석을 위

해 활용되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0.0 
및 AMOS 24.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Table 1>은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 특성을 

보여준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162명(57.4%)
이었고, 여성이 120명(42.6%)으로 나타났다. 연령

대는 20대가 179명(63.5%)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가 73명(25.9%), 40대가 19명(6.7%), 50대가 11명

(3.9%)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을 살펴보면, 대

학교 학부가 189명(67.0%)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

어 어학원이 42명(14.9%)로 대학원(51명, 18.1%)
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전공계열을 살펴보면, 
자연과학 전공이 117명(41.5%), 인문사회 전공이 

66명(23.4%), 예체능 전공이 47명(16.7%), 공학 전

공이 31명(11.0%), 아직 입학하지 않은 어학원 학

생이 21명(7.4%) 순으로 조사되었다.

2.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중국 유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스마트폰 중독, 
셀프리더십, 학습몰입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결과는 <Table 2>에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학

업스트레스는 성적, 수업, 공부 3가지 요인, 스마

트폰 중독에서 일상생활장애, 가상 세계지향성, 
금단, 내성 4가지 요인, 셀프리더십에서 자기기

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

적 사고 6개 하위요인, 학습몰입에서 학습과정몰

입, 학습과제몰입, 사고통합몰입 3개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에서 각 요인의 KMO적합도

는 모두 0.7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

었으며, Bartlett’s test를 통해 요인분석의 사용이 

모두 1%수준 미만(p<.000)의 값이 나타나 유의한 

요인분석으로 검증되었다.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요인에 대한 Cronbach’s α계수는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각 요인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이 모두 검증되어 요인분석의 적합성도 확보되었

다.

3. 상관관계 분석

중국 유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스마트폰 중독, 
셀프리더십, 학습몰입, 학업성취도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

석한 결과는 <Table 3>에서 제시하였다. 

Characteristics Division N/(%) Characteristics Division N/(%)

Gender
Male 162(57.4%)

Age

20s 179(63.5%)
Female 120(42.6%) 30s 73(25.9%)

Major filed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66(23.4%) 40s 19(6.7%)
Natural science 117(41.5%) 50s 11(3.9%)

Engineering 31(11.0%)
Degree

Language school 42(14.9%)
Art, music, physical 47(16.7%) College 189(67.0%)

Undetermined 21(7.4%) Graduate school 51(18.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N=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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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KMO value Bartlett’s test

Academic 
stress 

Grades 5 .837
.895 2891.426***Class 5 .876

Study 5 .816

Smartphone 
addiction 

Everyday life impairment 5 .873

.912 3309.100***Virtual world orientation 2 .892
Withdrawal 4 .901
Tolerance 4 .886

Self-
leadership 

Self-expectation 3 .847

.908 3540.297***

Rehearsal 3 .863
Goal-setting. 3 .891

Self-compensation 3 .884
Self-criticism 3 .911

Constructive thinking 3 .869

learning flow 
Immersed in the learning process 3 .841

.891 2624.305***Immersed in learning tasks 3 .859
Integrated thinking immersion 3 .866

Note: ***p<.001

<Table 2> Reliability of scale of variables

 

사용된 5가지 주요 변수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연구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는 셀프리더십

(r=-.484, p<.01), 학업성취도(r=-.471, p<.01), 학습

몰입(r=-.507, p<.01)과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스마트폰 중독(r=.479, p<.01)과는 정(+)
적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 중독은 

셀프리더십(r=-.493, p<.01), 학업성취도(r=-.472, 
p<.01), 학습몰입(r=-.444, p<.01) 순으로 높은 부(-)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셀프리더십의 경우 

학업성취도(r=.459, p<.01), 학습몰입(r=.436, p<.01)
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학습몰입은 

학업성취도(r=.437, p<.01)와 높은 상관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상관분석을 통해 모든 변수

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한 결과, 모든 

상관계수가 .9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변인간 상관관계 

수치와 <Table 5>의 AVE 값을 비교하면, 판별타

당성을 확인되었다.

Variable
1 2 3 4 5

r(p)

1. Academic stress 1
2. Smartphone addiction .479** 1
3. Self-leadership -.484** -.493** 1
4. learning flow -.507** -.444** .436** 1
5. Academic achievement -.471** -.472** .459** .437** 1

Note: **p<.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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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정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

해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를 <Table 4>와 같이 산

출하였다.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 중 GFI, TLI, 
CFI와 IFI 값은 일반적으로 .95 이상일 때 적합도

가 좋다고 판단되며(Hu and Bentler, 1999),  
RMSEA와 SRMR 값은 일반적으로 .05 이하일 때 

매우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Browne and Cudeck, 
1992). 이번 연구에서 살펴보면, 측정모형의 χ2 
값은 226.601이며(p=.000, df=48), χ2/df 값은 

1.813으로 3보다 작게 나타났다. GFI=.973, 
TLI=.971, CFI=.977, IFI=.977 등 모든 지수가 .95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RMR=.047, 
RMSEA=.050 값 역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적합

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측

정모형이 수집된 데이터와 잘 부합하며, 적절한 

적합도를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Index  χ2 df  χ2/ df GFI TLI CFI IFI RMR RMSEA

Model 226.601
（p=.000）

125 1.813 .973 .971 .977 .977 .047 .050

Ariterion p<.05 <3 >.9 >.9 >.9 >.9 <.05 <.05

<Table 4> Goodness-of-fit index of measurement model

Latent variable Path β B S.E. C.R. P AVE CR

Academic 
stress 

Grades .967 1.000

.740 .894Class .814 .858 .042 20.316 ***

Study .789 .817 .043 19.189 ***

Smartphone 
addiction 

Everyday life impairment .979 1.000

.739 .918
 Virtual world orientation .806 .792 .036 22.211 ***

Withdrawal .819 .783 .034 23.083 ***

Tolerance .823 .873 .037 23.402 ***

Self-leadership 

Self-expectation .969 1.000

.635 .910

Rehearsal .801 .864 .039 21.909 ***

Goal-setting. .807 .820 .037 22.295 ***

Self-compensation .805 .839 .038 22.159 ***

Self-criticism .817 .859 .037 22.979 ***

Constructive thinking .512 .556 .053 10.427 ***

learning flow 

Immersed in the learning process .836 1.000

.673 .860Immersed in learning tasks .787 .930 .060 15.491 ***

  Integrated thinking immersion .837 1.020 .062 16.506 ***

Note: ***p<.001

<Table 5> Path coefficient of measur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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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 값이 .50 이상일 때 측

정모형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한다고 판단된다

(Moon, 2009).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 값이 

.512에서 .979 사이로 나타나, 분석하기에 적합하

다고 판단되었다. 보통 집중타당도 평가 기준은 

C.R. 0.7 이상, AVE 0.5 이상이면 집중 타당도가 

양호하다고 해석된다(Noh, 2014). 본 연구에서는 

AVE 값이 모든 변인에서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C.R. 값이 모든 변인에서 .70 이상으로 나타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집중타당성을 확보하고 전반적으로 잠재

변인과 관측변인 간의 영향 관계를 잘 설명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즉, 중국 유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스마트폰 중독, 셀프리더십, 학습몰입, 
그리고 학업성취도를 구성하는 측정변인들은 내

적일관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 가설 1, 2 분석결과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스

마트폰 중독, 셀프리더십, 학습몰입, 그리고 학업 

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여, 스마트폰 

중독이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을 매개로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형을 설

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앞서 제시한 측정 모형과 동치 모형

은 동일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며, 모형의 적합

도가 높은 수준이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적 연구 모형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통계적 유의성을 <Table 7>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중국 유학생

의 학업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β=.522, 
p<.001). 둘째로, 스마트폰 중독은 학업성취도(β
=-.164, p<.05)에 부정적인 통계적 영향을 미쳤다. 

6. 가설 3, 4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과 학업성취도 사이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과 학

습몰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의 결과는 <Table 8>에 나와 있으며, 95% 신뢰구

간에서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중국 유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업성취

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direct effect)은 2개 

모형에서 각각 -1.032, -1.053로 나타났다.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indirect effect)은 스마트폰 중독이 

셀프리더십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값

이 -0.853으로 나타났으며, 학습몰입을 통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값이 -0.832으로 나타났다.

Index  χ2 df  χ2/ df GFI TLI CFI IFI RMR RMSEA

Model 309.704
(p=.000) 129 2.401 .902 .943 .952 .952 .043 .041

Ariterion p<.05 <3 >.9 >.9 >.9 >.9 <.05 <.05

<Table 6> Fit index of the research model

Path β B S.E. C.R. Pass or not

H1 Academic stress → Smartphone addiction .522 .568 .061 9.350 Pass

H2 Smartphone addiction → Academic achievement -.164 -.128 .061 -2.094 Pass

<Table 7> Path coefficient of the research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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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Path Indirect effect Direct effect Total effect Confidence  
interval

Mediating 
effect

Self-
leadership 

Smartphone addiction → 
Academic achievement -.853*** -1.032*** -1.885*** -1.430∼-2.340 Partial

Smartphone addiction → 
Self-leadership - -.563*** -.563*** -

Self-leadership → Academic 
achievement - .208** .208** -

learning 
flow 

Smartphone addiction → 
Academic achievement -.832*** -1.053***   -1.885*** -1.430∼-2.340 Partial

Smartphone addiction → 
learning flow - -.565*** -.565*** -

learning flow → Academic 
achievement - .385*** .385*** -

Note: **p<.01, ***p<.001

<Table 8> Mediating effect analysis 

영향계수를 비교한 결과, 학습몰입이 셀프리더

십에 비해 매개 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

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 값과 직접효과 값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함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로, 셀

프리더십과 학습 몰입은 중국 유학생들의 스마트

폰 중독과 학업 성취도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

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이 학업스트레스, 스

마트폰 중독, 셀프리더십, 학습몰입,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Fig. 2]과 같이 설정하여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스마트

폰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나타났다(β=.522, p<.001).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은 스마

트폰 중독의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와는 일치하

는 결과를 도출하였다(Lee et al., 2022; Yoo and 

Choi, 2019). 문화적응, 성적경쟁, 대인관계 등 다

양한 원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유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 미디어, 게임, 동영상 등

의 콘텐츠를 통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

려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용

하면 이러한 방식의 스트레스 해소는 오히려 부

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은 학업성취도(β=-.164, 

p<.05)에 음(-) 통계적 영향을 미쳤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유학생들은 

과도한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학업성취도를 떨

어지는 선행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를 내린다(Li 
et al., 2022; Zou and Nie, 2020). 스마트폰 사용으

로 인해 학습 시간이 줄어들어 과목별 이해도와 

성적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시험 기간이나 과

제제출 기간에 스마트폰 사용에 지나치게 집중함

으로써 기한 내에 원하는 결과물을 완성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Gao et al., 2021).
셋째, 중국 유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1.032로 나타

났으며,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은 스마트폰 중독이 

셀프리더십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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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earch Model with Correlation Coefficients.

셀프리더십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값

이 –0.853으로 나타났다. 이는 셀프리더십 역량이 

스마트폰 중독을 약화시키며, 이를 통해 학업성

취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유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유학생들은 스마트

폰 사용에 대한 자제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

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간 관리와 같은 전략을 

도입한다(Sun et al., 2011). 둘째, 셀프리더십 역

량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을 

실시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 목표 설정, 
의사결정 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므

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향상

시킨다(Zhu et al., 2022).
넷째, 중국 유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1.053으로 나

타났으며,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은 스마트폰 중

독이 학습몰입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값이 –0.832로 나타났다. 학습몰입이 스마트폰 중

독의 정도를 낮추어 학업성취도가 증가하는 선행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를 내린다(Kim, 2017). 
본 연구에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

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관리측면에서 보

면, 체계적인 학업 스트레스 관리 전략 수립하는 

필요성이 있다. 중국 유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학교와 교육 당국은 체계적인 학업 

스트레스 관리 전략을 수립하며, 개인별 맞춤형 

정신 건강상담, 스트레스 관리 워크숍 및 시간관

리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가 있다(Li and Long, 2022; Deng et al., 2021). 둘

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지침을 강화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중독이 학업성취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학생

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과 건강한 사용방

법에 대한 교육과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교사 및 학

부모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다(Zhang and 
Tang, 2022). 셋째, 셀프리더십 및 학습몰입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목표설정 워크숍, 자기조절 및 시간 

관리에 관한 강좌, 학습 전략 및 몰입 방법에 관

한 특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

들의 목표설정능력, 자기조절능력, 학습전략 및 

학습몰입에 대한 내적동기 부여를 강화하며, 학

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Li,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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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산에 위치한 재한 중국인 유학생

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표본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조사

대상지 범위 제한이 존재할 수 있으며 또한 연구

대상이 재한 중국인 유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다.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유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확장하여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더 많은 참고문

헌을 바탕으로 유용한 변인을 연구모형에 추가시

켜 분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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