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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스마트폰의 급격한 확산과 발맞추어 인스탄트 메시지 
서비스 역시 크게 성장하였다. 온라인 웹서비스 싸이월
드가 이루지 못한 것을 모마일 인스탄트 메신저인 카카
오톡이 소셜플랫폼 회사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
다[1].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 속에서 카카오톡의 브랜
드 관리에 활용된 사례[2]나 SNS를 활용한 마케팅 사례
[3], 모바일 마케팅 특성이 고객의 승낙의도에 미치는 영
향[4] 등 카카오톡의 마케팅 분야 활용에 관한 연구와 카
카오톡의 조직 내에서의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역할[5]
이나 카카오톡의 협력학습에서의 활용 효과[6] 등의 집단 
내 상호작용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 등 카카오톡의 긍
정적인 활용성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카
카오톡의 중독성에 대한 연구[7]나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에 관한 연구[8]와 더불어 범죄에 활용되는 연구[9]에 이
르기까지 부정적인 활용성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카카오톡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에 앞서 
좀 더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카
카오톡의 매일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성별, 학년별 차이
를 규명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카카오톡 사용 현황 조사 방법론

  카카오톡 사용 현황 조사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조사 
대상은 국내 대전 소재 모대학의 학생 중 1학년 1과목과 
3학년 1과목 수강생 126명에게 모바일 설문을 하여 응답
을 한 108명 중 안드로이드폰이나 아이폰을 사용하는 

105명으로 정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표 1과 같이 
남, 여 각 47명, 58명으로 여학생의 비중이 약간 높은 분
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응답자의 성별 분포

보기 응답수 구성비
남 47 44.8%
여 58 55.2%

합계 105 100.0%

  또한 응답자의 학년별 분포는 표 2와 같이 1학년 수강
생이 48명, 3학년 수강생이 57명으로 고학년이 다소 비
중이 높았으나 각 학년별 응답자의 숫자는 모두 30명 이
상으로 연구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2. 응답자의 학년별 분포

보기 응답수 구성비
1학년수강생 48 45.7%
3학년수강생 57 54.3%

합계 105 100.0%

  한편 스마트폰의 종류에 따라 이용 현황에 영향이 있
을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아이폰이 43명, 안드로이드폰이 62명으로 나타나 각 
41%, 59%의 분포를 보였다.  
 
표 3. 응답자의 보유 핸드폰 분포

보기 응답수 구성비
아이폰 43 41.0%

안드로이드폰 62 59.0%
합계 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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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스마트폰의 확산과 그에 따른 카카오톡의 괄목할 열풍과 발맞추어 대학생들의 카카오톡 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카카오톡 사용에 대한 양적인 조사를 연구 범위로 하고 조사방법론으로는 대전의 한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설문을 통

하여 카카오톡의 사용시간을 파악하는 설문방법을 취한다. 먼저 성별과 학년별 스마트폰 종류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카카

오톡 사용시간에 있어 스마트폰 종류, 성별에 따른 차이와 학년에 따른 차이를 SPSS 2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검증 

결과는 성별과 학년별로 스마트폰의 종류는 차이가 없음이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종류별로도 사용시간에 차이가 없었다. 하

지만 성별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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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사용 시간에 있어 성별, 학년별 차이가 있는
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SPSS 20 통계패키지의 교차분석 
분석도구를 사용하였다.

2. 카카오톡 사용 현황 조사 및 분석 결과

  카카오톡 일평균 사용 시간은 표 4와 같이 2시간 이상
이 56.2%의 비중을 보였으며 1시간에서 2시간이 20.9%, 
30분에서 1시간이 14.3%, 30분 이내는 8.6%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4. 카카오톡 일평균 사용시간 현황

보기 응답수 구성비
30분 이내 9 8.6%
30분-1시간 15 14.3%
1시간-2시간 22 20.9%
2시간 이상 59 56.2%

합계 105 100.0%

  한편 성별이나 학년별로 핸드폰의 종류가 차이 있는지
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 5와 같이 유의확률이 모두 0.05
를 넘어 95% 신뢰도 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표 5. 성별, 학년별 핸드폰 종류의 차이 분석

값
점근유의확률
(양측검정)

성별차이 Pearson카이제곱 .805 .427
학년차이 Pearson카이제곱 1.121 .324   

  성별 사용시간의 차이는 아래 표 6과 같이 여학생의 
사용 시간이 남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성별 사용시간 차이

성별
사용시간

합계30분
이내

30분-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이상

남 6 11 9 21 47
여 3 4 13 38 58

전체 9 15 22 59 105

  아래 표 7과 같이 유의확률이 0.032로 0.05보다 작아 
95% 신뢰도 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7. 성별 사용시간 차이 카이제곱 검정 결과

값
점근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8.837 .032

표 8. 학년별 사용시간 차이 카이제곱 검정 결과

값
점근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785 .853

  학년별 사용시간의 차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사용시
간별 분포가 비슷하다. 따라서 표 8과 같이 유의확률이 
0.853로 0.05를 넘어 95% 신뢰도 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Ⅲ. 결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별이나 학년별로는 핸드폰 종류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시간은 학년별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
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의 
사용시간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카카오톡에 중복될 가능
성이 높은 상황이며 실제로 하루 2시간 이상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비중이 남학생은 45% 정도인데 반하여 여학생
은 6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설문 대상자가 대학생에 국한되
어 보다 폭넓은 연령대별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는 보다 폭넓
은 연령대별 비교 연구와 함께 직업별, 거주지역별 차이 
등의 양적 또는 질적 조사 분석을 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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