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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methods to prevent and improve smart device over-dependence 

problems by analyzing differences in school life adapt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according to 

children's dependence on smart devices. For this, the data of fif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12th year were extracted and utilized from Panel Survey of Korean Childre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non-hierarchical cluster(K-means)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é tes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shown that dependence on smart devices, 

school adapt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have a negative correlation. Second, students in potential 

and high-risk groups who are highly dependent on smart devices have significantly lower school 

adaptation compared to those in the safety group. Third, high-risk students showed significantly lower 

academic performance compared to those in the potential risk group and general group. Based on these 

findings, it was suggested tha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rely on smart devices, various 

learning support and national efforts such as counseling for school life adaptation are needed. 

▸Key words: Elementary students, Dependence on smart devices, Adaptation to School, 

Academic performance, PSKC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수행능력 차이를 분석

함으로써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

해 한국아동패널조사 중 12차 년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자료를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비계층적 군집화분석(K-means), 일원변랑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Scheffé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기기 의존과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능

력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기기의 의존도가 높은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학생이 안전군의 학생과 비교해 학교적응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

위험군의 학생이 잠재적 위험군과 일반군의 학생과 비교해 학업수행능력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기기 과의존 초등학생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지원과 

더불어 학교생활 적응 상담 지원 같은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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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디지털 매체와 더불어 성장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스마

트기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아동들은 

스마트기기를 통해 스스로 필요한 정보 검색과 학습을 위

한 교육용 콘텐츠를 이용하고 또래 친구와의 관계 형성과 

유지를 이어간다. 또한, 학업과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결하

는 방법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한다[1]. 그러나 이러한 순

기능의 이면에는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와 일상화로 인해 

초등학생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

두되기 시작했다. 

스마트기기 중 가장 접하기 쉬운 스마트폰의 초등학생 

보급률은 2012년을 기점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2020년 

기준 고학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7.7％이다. 6학년의 보

유율은 92.6%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마트폰을 소유한 학

생이 증가하였으며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에 따르면 만10세~19세 사이 아동과 청소년 과의존 위험

군 비중은 35.8%로 전 연령 대비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3].

스마트기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과 몰입

으로 인해 스마트기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

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

다[3].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초조하

여 더욱 의존상태가 되고,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강박

과 내성이 생기게 된다. 스스로 사용을 통제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몰입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의 장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을 억제하

다 보면 금단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4]. 스마트기기

가 가지고 있는 휴대성, 접근용이성, 이동성, 즉시성과 같

은 장점이 과도한 사용을 촉진해 자기 조절력이 약한 아동

의 과의존 경향성을 높이게 되었다[5-6].

학령기는 삶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하

는 활동적인 시기이며, 스스로 알아내고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인정받고,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려는 욕구가 강한 시

기이다[7-8]. 이 시기 아동은 청소년기로 전이하면서 상급

학교로의 진학 및 새로운 사회체계에 대한 적응을 경험하

며 발달한다[9]. 특히 학령기 후기 아동은 발달 특성상 친

구와 어울리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스마

트폰은 또래 친구와 어울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아동은 충동성과 참을성을 조절하는 전두

엽이 아직 발달단계에 있고 인지적 발달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판단력이 미숙하여 과의존에 취약하다[10-11]. 따라

서 이 시기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특히 더 중요하다[12].

초등기는 가정생활 중심이 학교로 옮겨감에 따라 학교

생활의 중요성이 커지며 많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

며 또래 집단의 비중이 커지는 시기이다. 더불어 유아기의 

자기중심성은 사라지고 인지 발달과 함께 자아개념이 발

달한다[13]. 학교생활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또

래 집단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학교생활은 학령기 아동들

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

기 때문에 또래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더 나아가 학업 성

적이 향상되고 행동 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된다[14].

즉,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학업수행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성인이 된 이후에 접할 수 있는 

사회에서의 적응까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학교생활 적

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관련된 변인을 다양한 측면에

서 살펴보고 있으며 학교생활 적응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15].

이처럼 학교생활은 발달과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

로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주요 변인을 살펴보는 것은 중

요한 연구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 의존도에 따른 아동

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수행능력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

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기기 과의존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예방하여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Adaptation to School

초등학생들에게 학교는 집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

는 곳이다. 학교 내에서 학업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을 배

우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발달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심리적, 사회적 건강의 중요한 지표인 

학교생활 적응은 다양한 변인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

이 된다.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학교적응은 여러 가지 복합적

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6].

그중 스마트기기는 어릴 때부터 미디어에 노출된 초등학

생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이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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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기기를 통해 친구를 사귀고, 학업을 진행하기도 함에 

따라 의존성이 높아지면 심리적 불안감과 고립감 자기 통

제력 등을 상실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디어 기기 역할과 영

향력에 따른 초등학생의 성장과 발달, 학교적응, 학업수행

능력 등을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이

와 관련하여 각 통계에서는 초등학생의 스마트기기 보유 

비율과 사용 시간이 증가하고 있고, 스마트기기 이용 관련 

변인들이 학교생활이나 적응에 부적정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17]. 이처럼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의존도는 학교생활 적응에 밀접한 연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 의존 정

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2. Academic Performance

학업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등을 다양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중 스마트기기 의존에 관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학업수행능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이지만, 스마트기기에 대한 의존이 학업성취 및 

정신건강,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18-19]. 이는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적응 및 정신건강

에 매개하여 스마트기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살펴본 연구

에서는 청소년은 성장할수록 스마트기기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며 학업성취는 학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즉, 

스마트기기 의존에 대한 변화율이 학업성취 변화율과 유

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초등학생의 학업수행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할 필

요성이 있다.

III. Research Methods

1. Research Subjects

본 연구는 유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

(PSKC)의 자료를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PSKC는 2008년 4월부터 7월 중에 전국에서 표집된 의료

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추적조사

를 시행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아동패널에 표집

된 신생아는 2,150명이며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12차 년

도인 2019년에 설문에 응답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308

명이다.

2. Research Tools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한국아동패널(PSKC)에서 사용

한 설문이다. 이 설문에서 스마트기기 의존 척도를 독립변

인으로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척도를 종속변인으로 추출

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도구 자료는 

표 1과 같다.

2.1 Dependence on Smart Devices

본 연구에서의 스마트기기 의존 측정용 도구는 한국정

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iapc.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K-척도(인터넷중독 진단척도) 청소년 관찰자용을 한

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도구이다.

Variables
Sub-

Variables
Question No. Response

Cronbach

’s α 

Dependence 

on smart 

devices

Self-control 

failure

ECh19mid01

8,22,26,29,32
4 Point 

Likert 

Scale

Not true at 

all(1)~Very 

true(4)

.746

Salience
ECh19mid02

0,24,27*,30
.559

Serious 

Consequence

ECh19mid02

1,25,28
*
,31

.465

Adaptation 

to school

Learning 

Activities

JCh19adj001

~05
4 Point 

Likert 

Scale

Not true at 

all(1)~Very 

true(4)

.729

School Rules
JCh19adj006

~10
.754

Friendship
JCh19adj011

~15
.683

Relationship 

with teachers

JCh19adj016

~21
.885

Academic 

Performance

Korean
LCh19acs03

0~32

5 Point 

Llikert 

Scale

‘Within the 

bottom 

20% (1)’ ~ 

‘Within the 

top 20%(5)’

.928

English LCh19acs044 -

Math
LCh19acs03

4,35,37,45,46
.962

Social 

Science & 

Science

LCh19acs04

9,50
.919

Art, Music, 

Physical 

education

LCh19acs04

1~43
.711

Overall LCh19acs039 -
*
Reverse coding question

Table 1. Sub-variables and Reliability of Dependence 

on smart devices, Adaptation to School, and Academic 

Performance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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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존 요인을 살펴보면 현저성(Salience)은 개인의 삶

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

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이고, 조절실패

(Self-control failure)는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

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문

제적 결과(Serious Consequences)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

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기기 의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조절실패 .746, 현저성(폭력) .559, 문제적 결과 .465

로 나타났다.

2.2 Adaptation to School

본 연구에서의 학교적응 측정 도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에서 사용한 민병수(1991)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에서 개발

한 도구를 보완에 사용한 도구이다. 학교적응 척도는 한국

아동패널에서 12차 년도에 처음 조사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683 ～.885로 나타났다.

2.3 Academic Performance

학업수행능력 측정용 도구는 이은해 외 7명(2008)이 개

발한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아동의 학년 수준에 

맞게 수정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1문항으로 구성된 영어와 전반을 제외한 

학업수행능력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11∼.962

로 나타났다.

3. Data Analysis

본 연구는 Stata 14 I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측

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를 산출하고 스마트기기 의존,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스마트기기 의존도 전체뿐 아니라 각 요인의 의존도를 반

영해 학생을 일반군,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군집화

하기 위해 비계층적 군집화(K-means)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에 따른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의 차이를 분

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

증(Scheffé test)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성 범위는 (p<.05)

로 하였다.

IV. Results

1. Analysis on Dependence on Smart Devices

1.1 Correlation among Dependence of Smart 

Devices, Adaptation to School, and Academic 

Performance

스마트기기 의존의 하위변인인 조절실패, 현저성(폭력), 

문제적 결과와 학교적응의 하위변인인 학습활동, 학교규

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및 학업수행능력의 하위변인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몇 

개의 학업능력 수행의 하위변인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

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2는 스마트기기 의존의 하위변인과 학교적응 및 학

업수행능력의 하위변인 간의 상관을 나타낸 것이다.

스마트기기 의존 하위변인과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능력

의 하위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

력의 모든 하위변인이 음(-)의 상관계수를 보인다. 스마트기

기 의존의 하위변인인 조절실패와 학업수행능력의 하위변

인인 예체능과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 간에서 유의

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스마트기기 의존과 학교적

응, 학업수행능력은 부적인 상관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1.2 Differences on Dependence on Smart Devices 

among Groups

한국아동패널은 스마트기기 하위요인의 요인별 문항의 

합산 점수로 27점 이하를 일반 사용자, 28점 이상에서 29

점 이하를 잠재적 위험 사용자, 30점 이상을 고위험 사용

자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계층을 두지 않고 

스마트기기 의존도 전체와 요인별 의존도의 유사도에 따

라 세 그룹으로 나누기 위해 비계층적 군집 분석인 

K-means 군집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하위요인에서 요

인별 의존도가 가장 낮은 집단을 일반군, 평균 의존도의 

집단을 잠재적위험군,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집단을 고위험

군으로 명명하였다. 표 3에 따르면 연구대상 1,308명 전체

의 스마트기기 의존의 평균은 22.625로 나타났다. 집단별 

연구대상 구성비와 의존도를 살펴보면 일반군 339명

(25.92%)의 의존도 평균은 15.956, 잠재적 위험군 444명

(33.94%)의 의존도는 21.266, 고위험군 525명(40.14%)의 

의존도는 28.082로 나타났다.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에 

결과, 집단 간 스마트기기 의존도는 유의한 차이 

(F=2990.30,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변인

인 조절실패, 현저성(폭력), 문제적 결과에서 집단 간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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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Self-control 

failure
1.000

Salience .672
***

1.000

Serious 

Consequence
.687*** .583*** 1.000

Dependence 

on Smart 

devices

.912*** .855*** .855*** 1.000

Learning 

Activities
-.124

***
-.123

***
-.127

***
-.142

***
1.000

School 

Rules
-.144

***
-.125

***
-.145

***
-.158

***
.477

***
1.000

Friendship -.104*** -.092** -.092** -.110*** .467*** .463*** 1.000

Relationship 

with 

teachers

-.074** -.094** -.068** -.090** .423*** .461*** .409*** 1.000

Adaptation 

to school
-.137

***
-.138

***
-.132

***
-.155

***
.713

***
.768

***
.702

***
.843

***
1.000

Korean -.160
***

-.135
**

-.155
**

-.173
***

.197
***

.121
**

.130
**

.058 .145
**

1.000

English -.161*** -.121** -.152** -.168*** .204*** .119** .112** .034 .130** .809*** 1.000

Math -.155** -.106* -.138** -.155** .185*** .104* .095* .017 .108** .749*** .767*** 1.000

Social 

Science & 

Science

-.138
**

-.113
**

-.144
***

-.152
***

.202
***

.124
**

.111
**

.044 .135
**

.834
***

.779
***

.807
***

1.000

Art, Music,

Physical 

education

-.072
*

-.101
*

-.130
**

-.114
**

.204
***

.167
***

.189
***

.131
**

.211
***

.620
***

.562
***

.526
***

.583
***

1.000

Overall -.168*** -.148** -.149** -.179*** .247*** .157*** .148** .082* .184*** .851*** .797*** .837*** .868*** .620*** 1.000

Academic 

Performance
-.159** -.132** -.163*** -.175*** .227*** .145** .145** .065 .166*** .912*** .866*** .915*** .910*** .741*** .925*** 1.000

Table 2. Correlation between Sub-variables of Dependence on smart devices, Adaptation to School, and 

Academic Performance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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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No. of 

Students
Mean SD F(Scheffé)

Self-

control 

failure

General 339 6.074 1.005

1801.32***

High R> 

Potential R>

General

Potential 

Risk
444 7.288 1.279

High Risk 525 10.695 1.233

The Whole 1,308 8.341 2.316

Salience

General 339 5.177 1.111

1020.15***

High R> 

Potential R>

General

Potential 

Risk
444 7.473 1.099

High Risk 525 9.074 1.416

The Whole 1,308 7.521 1.982

Serious 

Conseq

uence

General 339 4.705 0.888

918.55***

High R> 

Potential R>

General

Potential 

Risk
444 6.505 1.169

High Risk 525 8.312 1.425

The Whole 1,308 6.764 1.889

Depende

nce on 

Smart 

devices

General 339 15.956 1.816

2990.30***

High R> 

Potential R>

General

Potential 

Risk
444 21.266 1.818

High Risk 525 28.082 2.865

The Whole 1,308 22.625 5.421
*
p<.05, 

**
p<.01, 

***
p<.001

Table 3. Differences in Dependence on Smart devices 

among Groups

2. Adaptation to School according to 

Dependence on Smart Devices

스마트폰 의존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One-way ANOVA와 사후검사로 Scheffé test를 실

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따르면, 스마트기기 

의존도에 따른 학교적응에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F=10.64, p<.001)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스마

트기기 의존 일반군의 학교적응(M=65.854, SD=6.978)이 

잠재적 위험군의 학교적응(M=64.378, SD=7.318), 고위험

군의 학교적응(M=63.540, SD=7.136)과 비교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학습활동과 

교사 관계는 일반군이 고위험군과 비교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규칙과 교우관계는 일반군이 잠재

적 위험군과 고위험군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스마트기기 의존도에 따라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에 차이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Variable Group
No. of 

Students
Mean SD F(Scheffé)

Learning 

Activities

General 339 15.033 1.654

7.35
***

General>

High Risk

Potential 

Risk
444 14.752 1.714

High Risk 525 14.575 1.726

The Whole 1,308 14.754 1.712

School 

Rules

General 339 16.568 2.249

13.00***

General>

Potential·

High Risk

Potential 

Risk
444 16.025 2.196

High Risk 525 15.771 2.270

The Whole 1,308 16.065 2.260

Friendship

General 339 14.801 1.762

5.57**

General>

Potential·

High Risk

Potential 

Risk
444 14.489 1.718

High Risk 525 14.404 1.729

The Whole 1,308 14.536 1.740

Relationship 

with 

teachers

General 339 19.452 3.517

3.45
*

General>

High Risk

Potential 

Risk
444 19.113 3.617

High Risk 525 18.790 3.680

The Whole 1,308 19.073 3.623

Adaptation 

to school

General 339 65.854 6.978

10.64***

General>

Potential·

High Risk

Potential 

Risk
444 64.378 7.318

High Risk 525 63.540 7.136

The Whole 1,308 64.428 7.212
*
p<.05, 

**
p<.01, 

***
p<.001

Table 4. Differences in Adaption to School among 

Groups

3. Academic Performance according to 

Dependence on Smart Devices

스마트폰 의존도에 따른 학업수행능력의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해 One-way ANOVA와 사후검사로 Scheffé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따르면, 스마트기기 의

존도에 따른 학업수행능력에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F=6.45, p<.01)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스마트기

기 의존 일반군의 학업수행능력(M=65.099, SD=10.657)과 

잠재적 위험군의 학업수행능력(M=64.422, SD=9.913), 고

위험군의 학업수행능력(M=61.286, SD=12.484)과 비교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예체

능의 경우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및 전반에서 일반군과 잠재적 

위험군이 고위험군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스마트기기 의존도에 따라 초등학생의 학업수행능력에 

차이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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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No. of 

Students
Mean SD F(Scheffé)

Korean

General 339 12.894 2.417

6.40**

General·

Potential R>

High Risk

Potential 

Risk
444 12.824 2.450

High Risk 525 12.045 2.876

The Whole 1,308 12.537 2.643

English

General 339 4.218 0.976

6.49**

General·

Potential R>

High Risk

Potential 

Risk
444 4.181 1.004

High Risk 525 3.864 1.186

The Whole 1,308 4.066 1.083

Math

General 339 22.683 3.757

5.96**

General·

Potential R>

High Risk

Potential 

Risk
444 22.583 3.450

High Risk 525 21.427 4.619

The Whole 1,308 22.155 4.056

Social 

Science & 

Science

General 339 8.634 1.652

4.62**

General·

Potential R>

High Risk

Potential 

Risk
444 8.573 1.600

High Risk 525 8.150 1.851

The Whole 1,308 8.422 1.726

Art, Music, 

Physical 

education

General 339 12.317 2.430

2.13

Potential 

Risk
444 12.015 2.284

High Risk 525 11.786 2.463

The Whole 1,308 12.002 2.398

Overall

General 339 4.352 0.885

6.73***

General·

Potential R>

High Risk

Potential 

Risk
444 4.266 0.855

High Risk 525 4.014 1.027

The Whole 1,308 4.189 0.943

Academic 

Performance 

General 339 65.099 10.657

6.45**

General·

Potential R>

High Risk

Potential 

Risk
444 64.442 9.913

High Risk 525 61.286 12.484

The Whole 1,308 63.371 11.276
*
p<.05, 

**
p<.01, 

***
p<.001

Table 5. Differences in Academic Performance 

among Groups

V. Discussion and Conclusions

스마트기기를 사용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앞당겨짐에 

따라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의 최초 발생 시기 역시 유아

와 초등학교 시점으로 빨라지고 있다. 박성은[21]의 연구

에 따르면 인터넷 과의존과 관련된 논문의 메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초등학생의 인터넷 과의존 문제가 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집단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학교적응에서는 스마트기기 의존도

가 높은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학생이 안전군의 학

생과 비교해 낮게 나타났으며 학업수행능력에도 의존도가 

높은 고위험군이 잠재적 위험군과 안전군의 학생과 비교

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기기 의존도가 높은 학생일

수록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학교생활과 학업이 중요시되는 

학령후기의 학생을 위해 스마트기기 의존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여 스마트기기 의존을 낮추

는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하다. 

김영미[22]는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학업성취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부모와의 대화 

수준에 따른 스마트폰 과다사용 정도를 분석한 결과, 스마

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스마트폰 과다사용 수준도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자기통제력, 학교적응, 사회적 

지지는 사용 시간이 짧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

급하였다.

조윤주[23]는 학령후기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의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학령후기 아동이 학습수

행을 잘할수록, 학교 규칙을 준수할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이 낮았던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 우울이 심화할수록 

컴퓨터나 게임기 이용이 많을수록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

을수록 그리고 애정적, 비일관적인 양육을 경험할수록 스

마트폰 의존의 초깃값이 높아진다고 하였다[9].

박창선[24]은 아동의 학교 환경요인인 친구, 교사의 지

지가 친밀하고 적극적일 때 스마트폰 중독을 낮췄으며 친

구, 교사의 지지가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일 때 스마트폰 중

독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생활 적응이 적극적이고 능동적

이면 스마트폰 중독을 낮췄고 엄격한 규칙으로 학교생활

이 소극적이고 거부적일 때 스마트폰 중독이 높게 나타났

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모든 아동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

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

게 적절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 조절력을 길러줄 수 있다면 

스마트기기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학령기 아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친밀도를 높인다[19]는 연구 결과와 같이 스마트기기를 잘 

활용하여 학교생활과 학업수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전제된다면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수행능력을 도울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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