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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자기 관련 인지적 변인과 정신적 웰빙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기개념 및 자기효능감이 정신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회복. ,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기초해 대학생의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이 정신.

적 웰빙에 각각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이 유의미한 직렬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

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 중인 만 세 이상의 대학생. G 19

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응답과 불성실한 응답 부를162 , 2

제외하고 총 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개념과 정신적 웰빙160 . . ,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유의미한 직렬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둘째 자기효능감. ,

과 정신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유의미한 직렬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

자신 및 타인과 환경에 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 및 평가인 개인내적 요인 자기개념 자기효능감 회( , ,

복탄력성 과 대인관계 요인 사회적 지지 의 역동적인 과정이 대학생의 정신적 웰빙을 향상시킬 수) ( )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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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에 해당하는 초기 성인기19 ~ 35

(Havighurtst, 1972)는 개인의 정신건강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발달단

계 중에 속한다(Pasinringi et al., 2022).
특히 국내 대학 진학률이 의 높은72.5%

수준이기에 초기 성인기로 정의되는 세18

에서 세의 대다수가 대학생이다 김태련25 ( ,

강민주 한국교육개발원 초, 2022; , 2020).

기 성인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학생 시기

는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이며 지속적(Arnett, 2007),

인 학업적 성취 및 대인관계 확장과 같은

기본적인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 환경적 변화는 심리·

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한금선( ,

한편 대학생 시기는2005). , 자아정체감

확립이 결정적인 시기로 친밀한 대인관계,

를 맺는 것이 중요 발달과제이다 권석만( ,

최명희 에서 재인용 조수진1995, , 2007 ; ,

2000; Megan, & Priscilla, 2013).

대학생은 처음 접하는 심리사회적 과제

들을 성취해 가는 첫 경험의 시기 이나영( ,

유지영 를 겪는데 새로운 학업유형, 2019) , ,

가족과의 떨어짐 경제적 독립 진로결정, ,

및 취업준비 새로운 대인관계 등 다양한,

형태의 변화라는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

어 있다(Malkoc, & Yalcin, 2015;

대학생활Steinhardt, & Dolbier, 2008).

적응과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조보람 이정민 황매향( , , 2019; ,

조효진 조윤진 방지원 이러한 스, , , 2013),

트레스는 대학생의 주관적 심리적 안녕감,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옥형( , 2012).

전홍진 배주미 우종민 의 연구에, , (2013)

따르면 대학시기의 정서적 고통에 대해 적,

절히 대처하지 않을 경우 심리적 독립 및,

정체성 확립 등 인생의 중요한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

라서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고찰과 이

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 는 정신건강을(WHO) 질병

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신

체 정신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

라고 정의하였다 정신건강(WHO, 2018).

을 이해하기 위해 병리 의학적으로 질병, ·

의 유무에 기초하는 전통적인 관점과 달리,

긍정심리학적 관점은 정신건강을 정신적

장애가 없음과 더불어 건강한 상태 즉 정,

신적 웰빙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한

다 이양선( , 2020; Keyes, 2002).

정신적 웰빙이란 행복 연구 분야에서 주

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통합하고

사회적 안녕감을 추가한 개념이다 임영진( ,

고영건 신희천 조용래 신현숙, , , 2012).

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명(2021) , 687

중 가 정신병리 차원에서 낮은 수준73.5%

이고 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26.5% ,

정신적 웰빙의 높은 수준이 에 불과하8%

고 중간 수준이 낮은 수준이, 66.1%,

로 밝혀졌다 정신병리 수준이 낮음25.9% .

에도 긍정적 정서와 기능을 경험하지 못하

는 대학생들의 수가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심리학적 변인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는 정신적 웰빙에 영향

을 미치는 개인내적 변인과 대인관계 변인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자기개념 자,

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간의, ,

관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자기개념 은 개인이 스스로(self-concept)

에 대해 전반적으로 갖는 주관적인 지각,

인지 평가를 반영하는 종합적 견해와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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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기인지의 총체로 정의된다 김정규( ,

은 인간의 정서 문제1999). Beck(1983)

의 근원적 원인이 자기개념의 문제에서 비

롯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태련 강민( ,

주 긍정적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 2022).

은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자각하고 어

려운 과제에 대해 도전적이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특징을 가진다 김은경 한( , 2020).

편 개인 내외적 불안 요인을 수반한 채 새,

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는 초기 성인기는

그들의 발달과업인 친밀한 관계 형성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각

및 평가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상응하여 다수의(Erikson, 1963). ,

선행연구들이 자기개념과 정신건강 정신·

적 웰빙 간의 관련성 및 인과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임윤희 김종두( , , 2019;

Morales et al., 2020; McConnell, 2011;

Zhou, 2012).

자기개념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와, Markus

는Nurius(1986) 가능한 자기(possible

self) 를 미래의 자기개념에 포함시킴으로

써 자기개념이 고정불변하지 않고 체계적

이고 지속적인 상담 치료를 통해 변화 가·

능함을 시사하였다 김귀남 김현주( , , 2011;

김영희 서소희 한편 많은, 2006; , 2010). ,

선행연구들이 자기개념 명확성 혹은 신체

적 자기개념에 초점을 두기도 하지만 손승(

민 본 연구는 전반적으로 자기에, 2013),

대한 자각 및 인지적 평가에 초점 맞춘 다

면적 자기개념과 정신적 웰빙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자기효능감 은 능력에 대(self-efficacy)

한 객관적 평가가 아닌 주관적 판단에 기,

반을 두는 자기 관련 인지 변인으로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Bandura, 1977)

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개인적

신념을 의미한다 많은(Siddiqui, 2015).

형태의 심리치료들이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대를 생성하거나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배정숙(Bandura, 1986, ,

에서 재인용 다수의 선행연구에서1998 ),

자기효능감이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

자기효능감은 정서적 웰빙을 예측하는 변

인으로 드러났다(Rendon et al., 2020).

특히 에 따르면 자기효능Bandura(1994) ,

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피해야

할 위협이 아닌 배워야 할 도전으로 간주,

하고 접근하며 실패를 직면하는 데 들이는,

노력을 강화 및 지속하고 실패 후 자기효,

능감을 빠르게 회복시킨다 이로써 자기효.

능감은 개인의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스트

레스 및 우울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킴으

로써 개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 또한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생활스. ,

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혜자 좌( , 2020),

절 상황에서도 실패에 맞서 자신감을 유지

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Bandura, &

한편 갑작스러운 환경 변Locke, 2003). ,

화에 노출된 대학생들은 성공적 적응 경험

혹은 좌절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이은형 이근( ,

매 문종수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 2013).

행동을 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형성시키

고 이를 통해 생각과 행동 및 동기가 변화,

하거나 결정되며 결국 변화된 행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최명희( , 2007; Bandura,

자기효능감은 대부분 상황 특정적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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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예 단주자기효능감( : ,

섭식자기효능감 등 본 연구는 보편적 목),

표를 성취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 수준을 파악하고자 일반적 자기효능

감과 정신적 웰빙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조수진 박혜경 의 연구에 따르면, (2023) ,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을 나

타내고 자기개념이 긍정적일수록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도 향상될 수 있다 그러.

나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스스

로의 평가를 의미하는 반면 자기개념은 보,

다 더 보편적으로 자신에 대한 인지 정서·

적 평가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두 개

념이 구분된다 자(Bong, & Clark, 1999).

기효능감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학업

적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맞추었,

다 이재경 조혜정 박은아( , , , 2021;

Zajacova, & Espenshade, 2005).

사회적 지지 는 가족과(social support)

친구 인생에서 의미 있는 타인 애인이나, (

선생님 등 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형태의)

지지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의미하며

개인외적 요인(Pasinringi et al., 2022),

에 대한 자각 및 평가이다. House(1983)

는 사회적 지지를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객관적 사회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원할 때 사회적 관

계로부터 도움 및 긍정적 자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하는 반면 객관,

적 사회적 지지는 실제 사회관계로부터 받

는 지지의 정도 및 관계망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이태화 재인용 많은 선( , 2019, ).

행 연구들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객관

적 사회적 지지보다 정신건강에 중요한 예

측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손승민( ,

2013; Schaefer et al., 1981).

은 사회적 지지가 정신적Turner(1981)

웰빙의 예측요인임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지지하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김(

나미 김신섭 정지나, , 2013; , 2020;

사회적 지지는Malkoc, & Yalcin, 2015).

자기개념 손승민 안서진 과( , 2013; , 2006)

자기효능감 손덕순 문영희 과 높은( , , 2011)

관련성이 있다 나아가 초기 성인기에 발. ,

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들로부터 개인을 보

호하고 발달과업(Scardera et al., 2020),

에 직면하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향상

시킨다(Pasinringi et al., 2022).

회복탄력성 은 삶에서 경험하(resilience)

는 스트레스와 역경을 잘 극복하고 적응하

며 나아가 새로운 상황에 도전할 수 있도,

록 돕는 능력을 의미한다(Connor,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Davidson, 2003). , ,

의 연구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에 대(2009) ,

해 어려움 및 변화의 상태에서 적응적 상

태로 되돌아옴을 의미하는 회복과 정신적,

저항력의 향상 및 성장을 의미하는 탄력

성이 합쳐진 개념이다 이는 특수한 역경.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

한 역경 삶의 변화 스트레스 등을 극복하, ,

고 정상적으로 성장 및 발달을 지속시키는

개인내적 능력이다 신우열 등( , 2009).

많은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정신적 웰

빙을 향상시킨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나(

미 김신섭, , 2013; Malkoc, & Yalcin,

예를 들어 회복탄력성은 대학생을2015). ,

학업적 측면의 실패로부터 회복시키고

대학생활 적응에 긍(Moke et al., 2018),

정적 영향을 미친다 윤숙자 조보람( , 2022; ,

이정민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회복, 2019).

탄력성에 대한 자기개념(Lau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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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기효능감 의2020) (Lightsey, 2006)

관련성 및 영향력을 지지하였다 특히 사회.

적 지지가 회복탄력성의 가장 큰 예측요인

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손덕순 문영희( , ,

정지나 예2011; , 2020; Robert, 2018).

를 들어 정신적 웰빙을 주장한,

는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Keyes(2005) ,

와 정신적 웰빙 간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또한 회복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

의 생활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옥형( ,

나2012; Gardner, & Parkinson, 2011).

아가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회복탄력성이 증가하여 개인의 주관적 웰,

빙이 향상된다고 밝힌 선행연구(Yildirim,

감성지능이 증가함에Tanriverdi, 2021),

따라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이 순차적

으로 증가하고 이러한 이중매개효과가 개,

인의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 가 존재한다(Shuo et al., 2022) .

하지만 성인 초기의 정신적 웰빙을 개인내

적 변인과 개인외적 변인 모두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 관련 인지적 변

인 자기개념 자기효능감 과 매개변인들 사( , ) (

회적 지지 및 회복탄력성 이 정신적 웰빙)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선행변인이 여러 개인 매개모형에서.

선행변인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법과 개별

적으로 투입하는 방법이 모두 합당하다는

의 연구를 기반으로 자기개Hayes(2013) ,

념과 자기효능감을 개별적으로 투입하여

사회적 지지 및 회복탄력성과 정신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이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자 한다 또한 대학생의 성별. , (Siddiqui, S,

과 전공만족도 정지나 가 정2015) ( , 2020)

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선행연

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들을 통제변인으,

로 설정하고 주요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자기개념과 정신적 웰빙 간의 관1.

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유의미한 매개효과

가 있을 것이다.

가설 자기개념과 정신적 웰빙 간의 관2.

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자기효능감과 정신적 웰빙 간의3.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유의미한 매개효

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자기효능감과 정신적 웰빙의 간의4.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유의미한 매개효과

가 있을 것이다.

가설 자기개념과 정신적 웰빙 간의 관5.

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유의

미한 직렬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자기효능감과 정신적 웰빙 간의6.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유

의미한 직렬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림 연구모형1. 1

그림 연구모형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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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지역에 소재한 년제 대학교G 4

곳에 재학 중인 만 세 이상의 대학생들1 19

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생명윤리위원회.

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번호(IRB) ( :

자발적 참여 의사XXXXX-2023-0005)

를 밝힌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내용

및 윤리원칙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을 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집된 표본들

이 오프라인을 통해 수집되는 표본만큼 다

양하고 광범위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으므

로 자기보고 형식(Gosling et al., 2004),

으로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부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162

않은 응답자와 불성실한 응답자 부를 제2

외하여 총 부가 분석되었다 이는160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G*Power 3.1

크기 유의수준 검정력 로0.15, .05, 95%

산출한 최소 표본 수 명을 충족하였다129 .

연구 도구

자기개념. 자기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이훈

진 이 제작한 자기개념 척도(1997)

를 사용하였(Self-Concept Scale: SCS)

다 본 척도는 자기개념에 대하여 신체 도. ,

덕 성격 가정 사회 능력의 가지 영역을, , , , 6

측정한다 즉 자신의 외모와 건강 도덕성. , , ,

성격 가족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리, , ,

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 및

평가 정도를 측정한다 소척도별로 각각. 5

문항씩 총 문항으로 구성되고 점30 5

척도로 점Likert 0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점4 항상 그렇다의 범위를 가지며 총점이

높을수록 긍정적 자기개념을 가진 것으로

해석한다 김은경 의 연구에서 척도. (2020)

의 신뢰도는 으로 나타Cronbach's =.93

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으로 나타났다Cronbach's =.93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등 에 의해 개발된 일반적Sherer (1982)

자기효능척도(General self-efficacy:

를 기초로 하여 서연옥 이 번GSE) (1994)

역하고 수정하여 최명희 가 사용한(2007)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으로 구성되. 17

며 하위개념인 자신감에 대한 문항과 자, 9

기조절 효능감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진8

다 부정적 문항을 이용한 기존의 척도를.

수정하여 모든 문항을 긍정적 문항으로 통

일하고 전혀 안 그렇다 점에서1 매우 그

렇다 점까지의 점 척도로 구성하5 5 Likert

였다 점수 범위는 최저 점에서 최고. 17 85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

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명희. (2007)

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90

이다Cronbach's =.91 .

사회적 지지.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

하기 위해 다차원적 사회적 지지 척도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Zimet et al.,

을 신준섭 이영분 이 번안한1988) , (1999)

척도를 사용하였다 는 가족 친구. MSPSS , ,

의미 있는 타인별로 문항씩 구성되어 총4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1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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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로 총 항목을 합한 평균값이Likert

사회적 지지로 측정되며 높은 점수는 높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의미한다 이태화.

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2019)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Cronbach's =.92 ,

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93 .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 개발한Conner & Davidson(2003)

Conner-Davidson Resilience Scale

을 백현숙 이 번안 및(CD-RISC) (2010)

타당화한 한국형 코너 데이비슨 리질리언-

스 척도 를 윤정희 가(K-CD-RISC) (2016)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으로. 25

구성되며 강인함 인내력 낙관성 지지 영, , , ,

성의 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다 점5 . 5

척도 점 로 점수는 점에서Likert (0-4 ) , 0

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100

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윤정희 의 연. (2016)

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912

로 나타났다Cronbach's =.92 .

정신적 웰빙. 정신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

해 등 이 개발한 정신적 웰Keyes (2008)

빙 척도(Mental Health Conti nuum

를 임영진 등Short Form: MHC-SF)

이 국내에서 타당화하고 이양선(2012)

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2020) .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의14 3

하위요인 즉 정서적 웰빙 개 문항, (3 , 1-3

번 문항 사회적 웰빙 개 문항 번), (5 , 4-9

문항 그리고 심리적 웰빙 개 문항), (6 ,

번 문항 을 측정한다 점10-14 ) . 0 전혀 없

음에서 점5 매일까지의 점 척도Likert 6

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웰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양.

선 의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값 신(2020)

뢰도는 로 나타났고 본Cronbach's =.95 ,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93이
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프SPSS statistics 29.0

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측정.

도구에 대한 신뢰도 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와 를 실시하였t-test ANOVA

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자기개념Pearson ,

과 자기효능감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

향과 사회적 지지 및 회복탄력성의 매개효

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Process 4.3

의 와 을 실시하였Macro Model 4 Model 6

다.

결과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빈도는 표 과1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 명. 107

으로 많았고 남성은 명 으(67%) 53 (33%)

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다소 만족 64

명(40%), 매우 만족 명58 (36%), 보통

명28 (18%), 다소 불만족 명8 (5%), 매우

불만족 명 순으로 나타났다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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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정신적 웰빙, ,

은 성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자기효능감, (t=2.68, p 과 회복<.01)

탄력성(t=2.25, p 은 성별에 따라 통<.05)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자신의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

을 더 높게 지각 및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전공만족도를 통제변인으로 사용. ,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등분산 가정은 충족. ,

되었으며(p=0.25 전공만족도에 따른 변),

인들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 성별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종속>.05).

변인인 대학생의 정신적 웰빙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다는 본 결과와 연구

분석자료 수를 고려하여 해당변인들을 통,

제변인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자기개념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회복, , ,

탄력성 정신적 웰빙 간의 상관관계,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표 과 같다 연구3 .

대상자의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정신적 웰빙 간에 모두, ,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기개념은 자기효능감(r=.63, p<.001),

사회적 지지(r=.64, p 회복탄력성<.001),

(r=.69, p 정신적 웰빙<.001), (r=.74,

p 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001) .

효능감은 사회적 지지(r=.45, p 회<.001),

복탄력성(r=.85, p 정신적 웰빙<.001),

(r=.56, p 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001)

다 사회적 지지는 회복탄력성. (r=.55,

p 정신적 웰빙<.001), (r=.58, p 과<.001)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회복탄력성은 정,

신적 웰빙(r=.64, p 과 정적 상관관<.001)

계를 가졌다.

( ) (%)
53 33%
107 67%
2 1%
8 5%
28 18%
64 40%
58 36%

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1.

(N=160)

N (M) (SD) p p
53 80.21 19.64 0.58 0.26107 78.56 16.55
53 61.21 11.33 0.01 0.46107 56.25 10.83
53 3.83 0.83 0.7 0.85107 3.89 0.83
53 68.06 16.56 0.03 0.2107 62.28 14.57
53 32.91 14.58 0.73 0.65107 32.08 13.77

표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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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념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에서 사회

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이 이중매개변

인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 독립변인이 종

속변인에 미치는 영향과 독립변인이 매개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해

야 하며 매개변인을 추가하였을 때 독립변,

인의 영향 즉 직접효과의 값이 매개변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독립변인의 영향인 총

효과의 값보다 감소해야 한다(Hayes,

이승미 최보영 재인용 이2013; , , 2024, ).

를 분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의 번과 번 모델을 적용하였고 매개효과4 6

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샘플 개 신뢰구간 을 실시하( 10,000 , 95%)

였다.

첫째 자기개념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단순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의 번 모델을 이용Process macro 4

할 결과가 다음과 같다 표 자기개념이( 4).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B=.03,

p<.001)이 유의미하였고 사회적 지지가,

정신적 웰빙에 유의미한 영향(B=3.095,

p< .01)을 미쳤다 그러나 부트스트래핑.

실행 결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가 유,

의하지 않았다(Effect=.093,

LLCI=-.008, ULCI=.177).

둘째 자기개념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단순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

해 의 번 모델을 이용하Process macro 4

였고 결과는 표 에 제시하였다 자기개념4 .

이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B=.61,

p<.001)을 미쳤고 회복탄력성이 정신적,

웰빙에 유의미한 영향(B=.216, p<.01)을

미쳤다 부트스트래핑 실행 결과 회복탄력. ,

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했고(Effect=.132,

자기개념이 정신LLCI=.03, ULCI=.254),

적 웰빙에 미치는 직접효과(B=.494,

p 가 총 효과<.001) (B=.588, p 보다<.001)

작기에 부분매개효과를 가진다.

셋째 자기개념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

를 파악하기 위해 의 번Process macro 6

모델을 적용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표( 6).

자기개념이 사회적 지지에 정적 영향(.03,

p<.001)을 미쳤고 사회적 지지가 회복탄,

력성에 정적 영향(3.436, p<.05)을 미쳤으

며 회복탄력성이정신적 웰빙에 정적 영향,

(.188, p<.01)을 미쳤다 자기개념과 정신.

적 웰빙의 총 효과는 .588(p<.001)이었으

며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을 투입하였,

을 때 자기개념의 직접효과(.399, p<.001)

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매개

1

.63*** 1

.64*** .45*** 1

.69*** .85*** .55*** 1

.74*** .56*** .58*** .64*** 1

31 26 1 21 0

120 84 5 99 66

79.11 57.89 3.87 64.19 32.36

17.59 11.21 .83 15.45 14

-.28 .02 -.88 -.07 .2
-.08 -.21 .75 -.21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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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결과 분석3.

(N=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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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

지와 회복탄력성의 완전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에서 사

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

B S.E. t
95%

F R2

→ .033 .005 6.248*** .022 .022 39.033*** .198***

→ .700 .082 8.498*** .537 .862 72.218*** .314***

→ .470 .083 5.693*** .307 .633
64.473*** .451***7.005 1.118 6.265*** 4.796 9.214

→ 1.170 .058 20.158*** 1.055 1.284 406.35*** .720***

→ .091 .145 .628 -.196 .378
53.638*** .406***.520 .105 4.937*** .312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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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자기효능감에 대한 단순매개효과 분석결과5.

B S.E. t
95%

F R2

→ .507 .064 7.861*** .379 .634
79.342*** .503***3.436 1.371 2.507* .729 6.144

→
.399 .063 6.315*** .274 .523

73.539*** .586***2.448 1.160 2.110* .157 4.739
.188 .066 2.845** .058 .319
.588 .043 13.746*** .503 .672 188.965*** .545***

→ 1.035 .060 17.151*** .916 1.154
246.966*** .759***4.108 .818 5.024*** 2.493 2.493

.129 .136 .944 -.140 .398
48.553*** .483***5.651 1.173 4.818*** 3.334 7.967

.330 .106 3.103** .120 .540

.700 .082 8.498*** .537 .862 72.218*** .314***
*p<.05, **p<.01, ***p<.001

표 다중매개효과 분석결과6.

B S.E. t
95%

F R2

→ .030 .003 10.514*** .025 .036 110.535*** .412***

→ .588 .043 13.746*** .503 .672 188.965*** .545***

→ .494 .055 9.038*** .386 .602
101.665*** .564***3.095 1.163 2.662** .799 5.392

→ .610 .050 12.144*** .511 .710 147.465*** .483***

→ .456 .058 7.904*** .342 .570
105.756*** .574***.216 .066 3.288** .086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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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자기개념에 대한 단순매개효과 분석결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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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과 정신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자기효능감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단순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의 번 모델을 이용Process macro 4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에 제시하였다5 .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033, p<.001)이 유의미하였고 사회적,

지지가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7.005,

p<.001)이 유의하였다 부트스트래핑 결과.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했다

(Effect=.230, LLCI=.138, ULCI=.333).

자기효능감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직접

효과(B=.470, p 가 총 효과<.001)

(B=.700, p 보다 작기에 부분 매개<.001)

효과를 가진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에,

서 회복탄력성의 단순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의 번 모델을 이용Process macro 4

할 결과가 다음과 같다( 5). 자기효능감
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1.17,

p<.001)이 유의미하였고 회복탄력성이 정,

신적 웰빙에(.520, p<.001)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부트스트래핑 결과 회복탄력. ,

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했다(Effect= .609,

자기효능감이LLCI=.357, ULCI=.835).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직접효과(B=.91,

p 가 유의미하지 않기에 완전 매개효>.05)

과를 가진다.

셋째 자기효능감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에,

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이중매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의Process macro

번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결과는 표 에6 6

제시하였다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지지에.

정적 영향(B=.033, p<.001)을 미쳤고 사,

회적 지지가 회복탄력성(B=3.436, p<.05)
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회복탄력성이 정,

신적 웰빙에 정적 영향(B=.188, p<.01)을
미쳤다 자기효능감과 정신적 웰빙의 총 효.

과 는(B) .700 (p<.001)이었으며 사회적 지,

지와 회복탄력성을 투입하였을 때 자기효

능감의 직접효과(B=.129, p>.05)가 유의미

하지 않기에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완전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이중매개효

과 유의성 검증

이중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

BootSE Boot
LLCI

Boot
ULCI

→ → .074 .047 -.028 .153

→ → .095 .047 .016 .196

→ → .186 .050 .094 .289

→ → .341 .119 .096 .563

→ → → .020 .013 .000 .052

→ → → .044 .023 .009 .098

표 이중매개효과 분석결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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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행하였으며 이,

는 각 매개변인이 개별적으로 독립변인으

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판별

에서 그치지 않고 각 매개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결.

과는 표 과 같다 자기개념과 정신적 웰빙7 .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유의

미하지 않았으나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했고 자기개념과 정신적 웰빙 관계에,

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이중매개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

기개념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은 이중매개효과가 있음

이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정신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가

각각 유의하였으며 자기효능감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

성은 이중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자기개념 및 자기효능감과 정신

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회

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개인내적 요

인 및 개인외적 요인 간의 통합적인 관계

를 이해하고 그 역동적인 과정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정신적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첫째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 ,

회복탄력성 정신적 웰빙 간의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밝혀졌으며 이는 다수의 선행연

구결과와 일치한다 조수진 박혜경( , , 2023;

Keyes et al., 2008; Ryan, & Deci,

2001).

둘째 자기개념과 정신적 웰빙 간의 관계,

에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이중매

개효과가 확인되었고 자기효능감과 정신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

력성의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개념과 자기효능

감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가, ,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다 변.

화 가능한 각 변인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을 통하여 대학생의 정신적 웰빙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

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 ,

력성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정신

적 웰빙이 자기개념 및 자기효능감과 사회

적 지지 회복탄력성의 영향을 모두 받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자기개념 및 자기효능감.

으로부터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순

차적 영향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

라 대학생의 정신적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자기 에 관한 변인과 사회적 관(self)

계에 관한 변인에 순차적으로 접근하였을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개인적 변. ,

인인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변

인의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개인적 변인인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끼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회복, ,

탄력성이 대학생의 정신적 웰빙의 매개변

인이 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둘째 사회. ,

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간의 이중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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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함으로써 각 독립변인 및 매개변인

의 개별적인 영향 뿐 아니라 그들의 순차

적인 과정을 함께 고려하는 학교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지하는 자료를 도출하

였다.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상담 장면에서의 정신건강 증진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른 사

회적 지지 및 회복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표현예술치료.

는 대학생의(Expressive Arts Therapy)

자기효능감과 부모 친구로부터 얻는 사회·

적 지지를 향상시키고 그에 따라 회복탄력

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Li, Y,

청소년의 자기개념을 향Peng, J, 2022).

상시키는(Huang et al., 2021; Adler, J.

예술 및 미술치료는 대학생의H, 2015)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현(

정 김지은 임정훈 주연순, , 2020; , 2021; ,

황은일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긍정, 2024).

적 영향을 미치는 모래놀이치료(Li et al.,

는 대학생의2022; Lee & Yoon, 2012)

자기개념 김귀남 김현주(Xi et al., 2023; , ,

과 회복탄력성2011) (Wang et al., 2017)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지행동치료 는 대학생의 자, (CBT)

기개념 신주영 긍정적인 자기관( , 2018),

자기효능감 신(Thurston et al., 2017), (

은정 김정민, , 2024; Sahranavard et al.,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2019)

와 회복탄력성(Gunawan et al., 2020)

(Liza et al., 2023; Sheykhangafshe et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al., 2024)

본 연구의 정신적 웰빙의 매개변인들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심리치료 접근법 중 하나

이다 또한 합리정서행동치료 는. , (REBT)

대학생의 자기개념 김은경( , 2020;

과 자기효능감 이Maxwell et al., 2020) (

경현 김명아, , 2018; Sadr Nafisi et al.,

그리고 회복탄력성2022),

을 향상시(Noormohamadi et al., 2022)

키는 심리치료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자. ,

기개념 김민정 김정규 및 긍정적( , , 2006)

인 자기인식(Palombi, 2018) 자기효능감

(Mokri et al., 2022; Saadati et al.,

을 향상시키는 게슈탈트 집단상담을2013)

대학생 집단에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 내적 자원 및 외적 자원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치료 혹은 접근법

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향상시

킬 수 있는 학교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진행되었다 대학생.

의 다차원적인 심리적 웰빙과 관련 개념들,

간의 관계는 종단적 설계를 통해 보다 더

명확하게 조사될 것이다(Malkoc, &

둘째 참여자들이 한 대학Yalcin, 2015). ,

교에서 모집되었다 따라서 국내의 모든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과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대학교의 학생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혜성 홍( ,

구표, 2017; Malkoc, & Yalcin, 2015).

셋째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관해 여성, ,

명 이 남성 명 보다(107 , 67%) (53 , 33%)

눈에 띄게 많다 보편적인 대학생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성별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넷째 통계적으로 요. ,

구되는 최소 표본 수를 충족시켰으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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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작은 표본 수로 인하여 연구의 결

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발생한다 따.

라서 더 많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함

으로써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

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 코로나

확산19(COVID-19) 으로 인한 환경적 제

한을 고려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새로운 환.

경을 맞이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생성하,

도록 격려하는 대학 환경(Alsubaie et al.,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다른 양2019) 19

상을 보이게 되었다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다른 대학생활을 경험한 대학생들이 겪는

정신건강의 예측요인들도 상이할 것이다.

실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학생의, 19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 및 양상이 변

화했다는 선행연구가 존재하다 오혜정 손( ,

병덕, 2021).

위와 같은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성인 초기의 정신적 웰빙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긍정

적 평가를 개선함과 동시에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고 개인의 성장잠재력을 촉진할 필

요성이 있음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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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on Well-being

among College Students

: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lated cognitive variables and ment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Specifically, the

purpose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mental well-being. Based on previous

studies, a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that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would have a

significant serial mediating effects when college students'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affect mental well-being, respectively.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62 university

students over the age of 19 at university located in G area, with 160 valid responses

analyzed after excluding two incomplete or unfaithful respons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 significant serial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mental well-being. Second, a

significant serial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mental well-be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ynamic process of intrapersonal factors (self-concept, self-efficacy, resilience) and

interpersonal factors (social support) related to one’s subjective awareness and

evaluation of others and the environment can improve the ment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Self-concept, Self-efficacy, Social support, Resilience, Ment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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