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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use of smart phon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self-efficacy and aca-
demic achievement among students in 5th to 6th grade. Methods: 954 students in 5th to 6th grade were selected 
from three elementary schools in K City through purposive sampling. Data of 591 respondents were analyzed 
by x2 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WIN program. Results: 
First, 64% of the students possessed a smart phone and female students used their phone more than male 
students. 47.5% of the students said they first used a smartphone in their 5th grade and 11.7% said in their 6th 
grade. Second, heavier use of smart phones was related to a lower level of self-efficacy (p<.001). Third, the more 
the students used a smart phone, the less they achieved in academic performance (Korean language: p<.001, 
mathematics: p<.01). Finally, the biggest factor influencing smart phone addiction was longer use of smart 
phones. In addition, lower self-efficacy and lower ability to adapt to difficult tasks we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crease in smart phone addiction. Less use of smart phones and higher self-efficacy resulted in higher achieve-
ment in academic performance. Conclusion: It is essential to decrease students’ use of smart phones and improve 
their self-efficacy and academic performance. Intervention programs to reduce the use of smart phones should 
include a profound interest, a personality-oriented educational environment and sufficient dialogues with students 
at home, schools and the local society, beyond simple regulations to prevent advers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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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다양한 변화

를 경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휴대전화는 등장한 지 불과 10

여년 사이에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휴

대전화를 소유할 만큼 필수적인 통신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Ha, 2002). 특히 최근에 도입된 스마트폰의 사용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

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만의 

개인 공간을 만들거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공용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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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새로운 미디어 공간을 형성해 가고 있다.

2009년 말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대

략 80만 명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가입자는 2010년에 5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2011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스마트폰 

사용 현황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가 가입자의 60 

%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0대 이하의 가입자도 8%나 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스마트폰의 지나치게 높은 사용료에

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

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Kim, 2012).

한편 2011년도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

에 의하면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만 9세에서 39세 사이

의 사용자 총 7,600명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성인 중독률 9.4%에 비해 청소년 중독률이 

25.2%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중독률을 보였다(Son, 2012).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소수의 선행연구에 의하

면 휴대전화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

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은 낮은 반면, 우울성향과 충동성은 높

았고, 학교성적이 낮으며 휴대전화 때문에 공부에 방해받는다

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wak, 2004; Kim, 2003; Jang, 

2002). 실제 스마트폰 보유학생의 2.2%는 일상생활의 어려

움, 학업문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스마트폰

이 없으면 불안, 초조 등 금단증상을 보였다(Gyeonggi Ilbo, 

2012).

이상의 내용을 볼 때 스마트폰의 중독적인 사용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인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초등학교 고 학년생은 2

차 성징이 나타나고, 급격한 신체변화와 함께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감정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시기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때이기도 하다(Kim, 2008). 또한 학습면에서도 흥미가 떨어

지고 타율적이며, 학습 습관이나 학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였다(Lee, 2001). 자기효능감 및 자기

통제력은 중학교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학업 및 학습태도와 함께 학업성취도와도 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지므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이들의 관

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Lim, 

2005). 또한 초등학생 스마트폰 사용자는 급속도로 늘고 있으

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지도는 학교 또는 가정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선행연구는 대부분 인터넷과 일

반 휴대폰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며, 음성통화를 위주로 

하는 일반 휴대폰과 달리,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학문적인 관심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적 스마트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5.6학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스마트폰 사용과 심리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와

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향후 초등학생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

용에 대한 적절한 지도방안과 문제점 예방을 위한 기초적 자

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이에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처음 사용 시기를 파악

한다.

 스마트폰 사용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스마트폰 사용특성,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와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경기도 K시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를 임의표집 

하여, 각 학교의 5, 6학년 남 ‧ 여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954명의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이중 스마트폰 사용자 606명을 연구대

상으로 하였고,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되었거나, 연구에서 사

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연구대상자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591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지 수집기간

은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실시되

었다.

설문지 수집을 위하여 각 학교의 기관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 교감,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로 부터 설문지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지가 연구에 사용되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

문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설문지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우선적으로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

면을 고려하여 설문지 작성 전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 등이 

제시된 설문지에 참여를 원할 경우,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

여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대상자가 연구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없음을 분명

히 밝히고 동의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개인시간을 갖도

록 하였다. 자료수집에 참여를 허락한 대상자에게 응답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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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과 언제라도 참여 의사 철회의 자유가 있음을 설명하여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연구참여로 인한 장점 및 단점, 그

리고 대상자의 익명성과 기술된 내용에 대한 비 유지 및 컴

퓨터 파일에는 대상자 고유번호만 부여하며 개인 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신원에 관한 모든 정보는 삭제됨을 알려 주었

다. 본 연구자가 기재 요령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스

스로 작성하게 하였고, 설문지를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회귀분석의 경우 G*Power 3.1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effect size γ=.20, ⍺=.05, power (1-β)= 

0.95로 분석한 결과, 최소 표본 수가 160명이었고, ANOVA

의 경우는 280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최소표본 

수 이상이다.

2.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경제상태, 학교성적 등

을 포함하였다. 경제상태와 학교성적은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

지하는 정도를 상, 중, 하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2) 스마트폰 사용실태 및 사용특성 

 스마트폰 사용 실태는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게 된 시기, 

스마트폰의 사용기간, 하루 중 총 스마트폰 사용시간, 스

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 각 한 문항씩 질문

하여 측정하였다. 스마트폰의 사용기간과 사용시간은 특

성별 영향을 보기 위해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게 된 시기는 초등학교 5학년 이

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으로 구분하였고, 스

마트폰 사용기간은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 

미만, 2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하루의 스마트폰 사용시

간은 30분 이내, 30분~1시간 이내, 1~2시간, 2시간 이상

으로 구분하였다. 

 스마트폰 사용특성은 스마트폰 사용시간, 사용기간 그리

고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을 나타내는 의존성 척도의 측정은 한국

정보화진흥원(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Bae, 

S. G.(2012)가 수정 ․ 보완 개발한 척도를 참고하여 개발

되었다(신뢰도 Cronbach's ⍺는 .88). 스마트폰 의존성

의 정도는 고위험, 잠재적 위험, 정상으로 구분하였고, 리

커트 척도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신뢰성 척

도인 Cronbach's ⍺는 .88이었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측정은 Bandura (1977)가 제시한 자기효능감 

구성요소를 Cha (1997)가 수정 ․ 보완하여 개발한 척도를 참

고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하위영역으로 자기조절효능감, 자신

감, 과제난이도 3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리커트 척도 17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Cha (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값

은 자기조절효능감은 0.85, 자신감 0.81 그리고 과제난이도는 

0.72였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

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

단이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조절 기제를 긍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

기대이다.(Bandura 1986). 자신감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

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

한 판단으로, 이는 학문적 수행능력에 대한 학습자의 확신 또

는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과제 난이도의 선호는 스스로 통

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

해서 표출된다(Bandura, 1986). 본 연구의 신뢰성 척도인 

Cronbach's ⍺ 값인 자기조절효능감의 신뢰도는 0.88이었

고, 자신감의 신뢰도는 .77, 과제난이도의 신뢰도는 0.75였다.

3)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 측정은 2013학년도 4월말에 실시한 학업성취

도 평가(중간고사)성적을 자료로 사용 하였으며, 학업성취도 

평가 과목은 초등학교 기초 도구 과목으로서 국어, 수학이 선

정되었고,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6.0 통계처리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처음 사용 시기에 대한 

빈도분석 및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스마트폰 사용특성인 사용시간과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일원변량분석을 실시

하였고, 사후 분석방법은 Scheffé test를 통해 집단 간 차

이를 규명하였다.

 스마트폰 사용특성,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와 각 변

수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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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and Time of First use of Smart Phone

Variables Categories n (%)

Before 
elementary 

5th year

Elementary 
5th year

Elementary 
6th year

All
x2 (p)

n (%) n (%) n (%) n (%)

Gender Male
Female

307
284

(51.9)
(48.1)

120 (39.1)
121 (42.6)

154 (50.2)
127 (44.7)

 33 (10.7)
 36 (12.7)

307 (100.0)
284 (100.0)

  1.84

Grade 5th 
6th 

233
358

(39.4)
(60.6)

160 (68.7)
 81 (22.6)

 73 (31.3)
208 (58.1)

 0 (0.0)
 69 (19.3)

233 (100.0)
358 (100.0)

139.56***

SES High
Middle
Low

163
417
11

(27.6)
(70.6)
(1.9)

 81 (49.7)
154 (36.9)
  6 (54.5)

 70 (42.9)
207 (49.6)
  4 (36.4)

12 (7.4)
 56 (13.4)
 1 (9.1)

163 (100.0)
417 (100.0)
 11 (100.0)

 10.36*

School 
record

High
Middle
Low

178
354
59

(30.1)
(59.9)
(10.0)

 78 (43.8)
143 (40.4)
 20 (33.9)

 77 (43.3)
173 (48.9)
 31 (52.5)

 23 (12.9)
 38 (10.7)
  8 (13.6)

178 (100.0)
354 (100.0)
 59 (100.0)

  2.91

All 591 (100.0) 241 (40.8) 281 (47.5)  69 (11.7) 591 (100.0)

*p＜.05, **p＜.01, ***p＜.001; SES=Socioeconomic statu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Multivariat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 변수의 정규성과 공선성통계량인 

공차와 분산팽창요인(VIF)를 분석하여 다중공선성의 위

험성을 살펴보았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스마트폰 사용실태

1) 일반적 특성 및 스마트폰 처음 사용 시기

설문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별 빈도와 백분율을 

구한 결과는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 307명(51.9%), 여자 284명(48.1%)으로 남

자가 소수 많았으며, 학년별로는 5학년 233명(39.4%), 6학년 

358명(60.6%)으로 6학년이 21.2% 많았다. 경제상태를 살펴

보면, 중 417명(70.6%), 상 163명(27.6%), 하 11명(1.9%)의 

순으로 중 수준이 가장 많았고, 학교성적은 중 354명(59.9%), 

상 178명(30.1%), 하 59명(10%)의 순으로 중위권이 가장 많

았다.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게 된 때는 초등학교 5학년(47.5%), 

초등학교 5학년 이전(40.8%), 초등학교 6학년(11.7%)의 순으

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는 응

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배경변수가 유의적인 응답

차이가 있는지검증한 결과 학년(=139.56, p<.001), 경제상태

(=10.36, p<.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성별, 학업성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학년별로는 5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 이전’에서 68.7 

%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6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

에서 58.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차이를 보였으며, 경제

상태는 상 수준과 하 수준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이전’에서 각

각 49.7%, 54.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중 수준에

서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49.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차이를 보였다<Table 1>.

2) 스마트폰의 사용기간 및 사용시간

지금 사용 중인 스마트폰의 사용기간은 6개월~1년(28.3%)

이 가장 많았고, 6개월 미만(27.7%), 1년 미만~2년(24.5%)의 

순서이며, 2년 이상(19.5%)이 가장 적었다. 검증한 결과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사용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인(x2=27.89, p<.001) 반면, 성별, 학년별, 

경제상태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루 중 총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30분~1시간 이내(37.1%), 

30분 이내(32.7%), 1시간~2시간(20.6%), 2시간 이상(9.6%)

의 순이며, 검증 결과 학년별로는 6학년이 5학년에 비해 사용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x2=31.53, p<.001), 경제상태

별로는 중 수준이 상, 하 수준에 비해 사용시간이 긴 것으로 나

타났다(x2=16.04, p<.05). 학업성적별로는 학업성적이 낮

을수록 사용시간이 길었으며(x2=29.68, p<.001),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성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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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이유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뉴스, 정보를 바로 검색하

기 위해(35.5%), 유행이어서(28.1%), 친구가 사용하고 있어

서(21.2%),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어서(15.2%)의 순으로 뉴

스, 정보를 바로 검색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응답

자가 가장 많았고, 통화대상은 주로 동성친구라는 응답자가 

59.7%로 가장 많았다. 검증 결과 성별, 학년별, 경제상태별, 

학업성적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스마트폰 사용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 

차이

1) 스마트폰 사용기간에 따른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차이

스마트폰 사용기간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기간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일원분산분석과 함께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기효능감 및 하위영역인 자신감과 

과제난이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

기조절효능감은 스마트폰 사용기간이 짧을수록 자기조절효

능감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스마트폰 사용기간에 따른 학업성취도에서 국어점수는 스

마트폰 사용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학점수는 스마트폰 사용기간 1~2년(M=86.7)의 

경우 가장 높았고, 2년 이상(M=77.2) 사용자의 경우 점수가 

가장 낮았다(F=8.48, p<.001). 이를 사후 검증 한 결과 6개

월 미만과 2년 이상, 6개월~1년과 2년 이상, 1~2년과 2년 이

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즉, 스마트폰 사용

기간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고, 수학점수 성취도의 경우 사용기간이 2년 이상의 경

우 수학점수가 가장 낮았다<Table 2>.

2)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의 차이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스마트폰 사용시

간이 짧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는데, 30분 이내 사용자의 

평균점수가 3.7이고, 2시간 이상의 경우 3.4로 약 0.3의 차이

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84, p<.001).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과 과제난

이도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짧을수록 각 영역의 점수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학업성취도를 살펴보면 Table 2

와 같이 국어점수인 경우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짧을수록 점수

가 높았으며, 스마트폰 사용이 30분 이내와 2시간 이상의 경

우 국어점수는 평균 약 8점 정도의 차이가 있었고,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7.23, p<.001).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30분 이내와 2시간 이상, 30분~1시간이내와 2시

간 이상, 1~2시간이내와 2시간 이상에서 차이를 보였다(p< 

.001). 수학점수의 경우도 국어점수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짧을수록 수학점수가 높았으며, 스마트폰 사용시

간 30분이내의 경우 평균점수가 86.5이고, 2시간 이상 사용하

는 경우 수학 평균점수가 78.3로 30분 이내의 학생들이 평균 

8점 정도의 높은 수학점수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F=3.84, p<.05).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30분 이내와 2시간 이상에서 차이를 보였다(p<.05). 

즉,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짧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국어, 수학점수

의 성취도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적은 집단의 학생이 사용시

간이 많은 학생보다 성취도 평가 점수가 높았다<Table 3>.

3)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의 차이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자기효능감 하위영역의 차이를 살펴

보면, 자기효능감 전체는 스마트폰 중독이 아닌 정상(M=3.7)

의 경우 고위험(M=2.9)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24.87, p<.001). 이를 사

후 검증 한 결과 고위험과 정상, 잠재위험과 정상, 고위험과 잠

재위험에서 차이를 보였다(p<.001). 자기조절효능감과 자신

감, 과제난이도의 경우에도 스마트폰 사용 정상집단이 고위험 

집단에 비해 각 하위영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국어와 수

학의 점수가 스마트폰 사용 정상인 학생들이 고위험 학생들 

보다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3. 스마트폰 사용특성,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의 상관

관계

스마트폰 사용특성,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와 어떤 상

관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마트폰 사

용기간과 자기조절 효능감(r=-.01, p<.05), 수학점수(r=-.14, 

p<.001)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효능감 전체(r=-0.22, p<.001), 국어점수(r=-.16, p<.001), 

수학점수(r=-.14, p<.05)와 음의 상관관계였고 자기조절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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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and Use of Smart Phone

Variables 1 2 3 4 5 6 7 8

1. Period of phone use 1 　 　 　 　 　 　 　

2. Time of phone use .04 1 　 　 　 　 　 　

3. Self-control efficacy -.10* -.20*** 1 　 　 　 　 　

4. Self-confidence -.03 -.15*** .37*** 1 　 　 　 　

5. Task difficulty -.01 -.13** .42*** .50*** 1 　 　 　

6. Self-efficacy (overall) -.08 -.22*** .89*** .72*** .68*** 1 　 　

7. Korean language core -.07 -.16*** .24*** .09* .09* .21*** 1 　

8. Mathematics score -.14*** -.14** .21*** .09* .12** .20*** .60*** 1

*p＜.05, **p＜.01, ***p＜.001.

Table 6. Influencing Factors to Smart Phone Intoxication

Variables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 coefficient

 t
B SE β

(Constant) 41.10 2.30 　 17.88

Gender -0.14 0.46 -.01  -0.30

Socio-economic status 0 .39 0.50  .03  0.79

Period of phone use  -0.04 0.21 -.01  -0.20

Time of phone use  2.73 0.25  .35 11.30***

Self-control efficacy -1.49 0.37 -.15  -3.98***

Self-confidence -3.14 0.38 -.30  -8.87***

Task difficulty -1.56 0.36  -.16  -4.37***

Grade  -0.06 0.42  -.01  -0.14

R2=.443, F=57.86***

a. dependent variable: smartphone intoxication

*p＜.05, **p＜.01, ***p＜.001; SE=Standard error.

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 전체는 국어점수(r=0.21, p<.001) 및 수학점

수(r=0.20, p<.001)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하위영역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도 국어 및 수학점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5>.

4. 스마트폰 중독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하기 위해 변수의 정규성을 분석한 결과 각 

변수는 정규분포를 하고 있으며, 공선성통계량인 공차와 분산

팽창요인(VIF)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정도와 국어 및 

수학점수에 미치는 각 회귀분석의 공선성 통계량은 공차가 .1 

이하이고, 분산팽창요인이 2 이하로 10 이상 되는 것이 없어 

안전하다고 판단되며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존재하지 않았다.

스마트폰 사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회

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57.86, p<.001). 스마트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이 길수록(t=11.30, p<.001), 자기조절

효능감이 낮을수록(t=-3.98, p<.001), 자신감이 낮을수록

(t=-8.28, p<.001), 그리고 과제난이도가 낮은 것을 선호할

수록(t=-4.37, p<.001) 스마트폰 사용이 높았다. 반면, 성별, 

경제상태, 스마트폰 사용기간과 성적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스마트폰 사용정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자신감이 결여

될수록 스마트폰 중독 경향이 높았고, 높은 과제의 난이도에 

대한 대처를 잘 못하거나, 자기조절효능감이 낮을수록 스마트

폰 중독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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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스마트폰 사용이 초등학생부터 증가됨에 따라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Kim, 2011). 

스마트폰을 사용한 SNS는 정보의 빠른 전파와 오프라인의 물

리적 제약을 넘어 사용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역기능

도 간과할 수 없다.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과잉사용은 수업시

간에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등을 사용하여 수업을 방해

하고, 이로 인한 갈등이 커지면서 학생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

라, 학교성취 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2011). 이

러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스마트폰의 소셜네

트워크 기능은 대인관계에 민감한 10대 청소년들을 자극하고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수업시간 중 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수업에 

집중할 수 없어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는 등 학교생활에 영향을 

준다(Gang, 2005).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은 

아직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스마트폰 

사용중독의 우려가 된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5.6학년의 스마트폰 사용실태를 보

면, 스마트폰을 보유하는 연구대상자는 64%이고, 중독척도 

수준은 정상 90.6%, 고위험 3.6%로 정상으로 인식하는 응답

자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아직까지 초등학생은 스마트폰 중독

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스마트폰 사

용에서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위험한 수준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가 휴대폰의 과다 사

용 비율이 더 많다고 한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Yang, 

2002; Jang, 2002; Kim, 2003; Hwang,2008), 학년별로는 6

학년이 5학년에 비해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스마

트폰의 중독은 Kim (2011)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남, 여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Shin (2011)은 성별

에 따른 과다사용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강박적 과다

사용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10대 청소년일수록 내성, 강박 및 

집착 생활불편 및 부적응 등 과다사용에 취약하고, 나이가 어

릴수록 사회적 위축을 가져온다 하였다(Kim, 2011). 청소년

의 스마트폰 사용은 여학생의 경우는 교우관계. 남학생의 경

우는 학교공부에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Bae, J. Y., 2012). 

스마트폰 사용기간과 처음 사용한 시기를 살펴보면 사용기

간은 6개월~1년 응답이 가장 많았고, 처음 사용하게 된 시기

는 초등학교 5학년(47.5%), 초등학교 5학년 이전(40.8%) 순

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사용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

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 시작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동기를 살펴보면 ‘뉴

스, 정보를 바로 검색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통화대상은 

동성친구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친구와의 관계유

지를 위해 휴대폰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Gwak (2004)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스마트폰 사용기간에 따른 학업성취도는 스마트폰 사용기

간이 짧은 집단 학생이 긴 집단의 학생보다 수학성취도 평가 

점수가 높았고, 특히 2년 이상의 경우 수학점수가 가장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스마트폰 사용시간

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에서 국어점수와 수학점수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고, 이는 스마트폰 사용시간

이 길수록,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는 결과로 나

타나, 휴대폰 과다사용자가 비과다 사용자에 비해 학업성취도

가 낮다는 다른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Gang, 2005; Lee, 

2006; Kim, 2008). 또한 스마트폰 사용정도에 따른 자기효능

감에서 스마트폰 중독 관련 정상군이 고위험군에 비해 자기효

능감이 높았고(F=24.871, p=.001), 하위 영역인 자기조절효

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도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는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다른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Han, 1998; Park, 1993; Woo, 2000).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학업성취정도

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이 낮은 아동들은 학업성취수준

이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Shin, 1994; Lee, 1997),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Woo (2000),의 연구도 이와 일치하였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좋은 학업성취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특히 자기효능감의 요인 중의 하나인 자기조절효

능감이 학업성취도와 비교적 큰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

신감, 학업성취도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Kim, 2009).

그러므로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과 낮은 자기효능감은 학

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주의력, 집중력, 뇌 건강에 부정

적인 영향을 가져오며 학습 집중도가 낮아짐으로써 학업성취

도도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였다(Lee, 2004; 

Gang, 2005; Kim, 2003).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들

이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면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의한 

역기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뇌건강의 향상과 더 높은 집

중력을 통해 학습능력이 더욱 증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Cho, 2010). 

한편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인터넷 의존자가 비의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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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현실세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왔고, 가상공간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왔다(Choi, 2001; Yoon, 2001). Song 

(1998)은 현실세계에서의 대인관계는 자기효능감이 낮을수

록 인터넷에 대한 중독성향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현실세계에

서의 자기효능감이 높지 않으면 가상공간에서 활동을 많이 한

다고 하였다(Kraut et al., 2002).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과 

대화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대치가 높은 사람이, 실생활에

서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가상세계의 사람에게 더

욱 매력적으로 작용하여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Young, 1999). 인터넷 중독수준에 따라 고위험, 잠재적

위험, 일반 사용자군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한 연구결과, 인터

넷에 더 많이 중독된 고위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스

마트폰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11).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은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

이며, 이는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쳐 결과에 이르는데 필요

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학생

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Min, 2007). 

한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휴대폰 과다사용집

단이 그렇지 않은 사용집단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

로 보고되었고(Gwak, 2004; Gang, 2005; Lee, 2006; Kim,, 

2008), 이는 Kim (2010)연구에서 휴대전화 사용정도의 상 집

단이 하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도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준 것

과 일치한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휴대폰을 더 많이 사용하

며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서 남학생은 휴대폰 과다사용이 학

업성취도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여학생은 과다 사용집

단의 성적이 낮아졌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oi, 2008). 그

러나 Yang (2002)의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정도와 학급

성적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건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스마

트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적 지도 및 사용규제에 대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Lee, 2002; Bae, J. Y., 2012).

결 론

본 연구의 스마트폰 중독척도수준은 정상 90.6%로 정상수

준이 대부분이었고,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게 된 때는 초등

학교 5학년 때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사용 동기는 ‘뉴스 

및 정보를 바로 검색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 사

용 시 단점으로는 ‘가족과 대화시간이 줄어든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짧을수록 자기효능

감이 높았고, 학업성취도에서 국어와 수학점수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이 

아닌 정상군의 경우 고위험군 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다

중회귀분석 결과 스마트폰 사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자기조절효능감이 낮을수록, 자

신감이 낮을수록, 과제난이도가 낮은 것을 선호할수록 스마트

폰 사용이 높았다. 스마트폰 중독 경향은 스마트폰 사용시간

이 길수록, 자신감이 결여될수록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

을수록 학업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등학교 학생

들의 스마트폰 사용 완화를 위한 방안과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스마트폰 사용과 관

련,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 시키고 심리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어 이에 관한 후속연구

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5,6학년만을 대상

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적이다. 

둘째, 초등학생의 인지적, 정의적인 특성상, 관찰법 및 심층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양적 연구만으로 자료수집에 의존

하였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 및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201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결과만을 

가지고 학업성취도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한 번의 결과만으로 

학업성취도의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 스마트폰 사용정도와 자기효능감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 예방을 위해서 단순한 사용

규제가 아닌 ‘스마트폰 학교에 안 가져오기 운동’, ‘정글피쉬

와 같은 뮤지컬 공연, 다양한 체험활동, 건전한 놀이문화 등 스

마트폰 사용욕구 완화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개발원 등 각 분야별 상

담 전문가들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상담 연수 

기회로 실질적인 프로그램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

해서 가정에서는 강제 차단 앱을 설치하거나, 부모의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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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충분한 대화 등 적극적인 관심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넷째, 추후 연구에서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다양한 실

태인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주로 보는 싸이트나 사용시간대, 

게임사용 여부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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