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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1)자기통제력과 (2)자기주도학습능력에 어떠한 향을 주는가,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이 (3)자기통제력의 매개를 통하여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어떠한 향을 주는가를 분석하 다. 이를 

하여 2015년도에 시행된 서울교육종단연구 6차년도 조사 결과 에서 학교 3학년 패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다집단 비교 분석을 수행하 다. 이때, 스마트폰 사용은 구체 으로 ‘여가용’과 ‘학습용’으로 

구분하여 자기통제력과 자기주도학습능력과의 계를 분석하 고, 연구 상은 스마트폰 최  사용 시 을 기

으로  ‘ 등 최  스마트폰 사용집단’과 ‘ 등 최  스마트폰 사용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 다. 연구결과, 

스마트폰 사용시 에 계없이, ‘여가용 스마트폰 사용’은 학습자의 자기통제력과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부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용 스마트폰 사용’은 정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가용 스마트폰 

사용’은 자기통제력의 매개를 통하여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부  향을 주었고, ‘학습용 스마트폰 사용’은 정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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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analyse how smartphone affects (1)self-control and (2)self-directed learning abil-

ity of middle-school students, and also affect (3)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by mediation of self-control. For 

these aims, this study used Seoul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panel data which was conducted in 2015, and 

conducted multi-group comparison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In analysis of smartphon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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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 of smartphone of students was divided into ‘for entertainment’ and ‘for learning’, and also their first time 

of smartphone use was considered(elementary vs. middle school). Results indicated that while ‘smarphone use for 

entertainment’ was related negatively with self-control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students, ‘smarphone 

use for learning’ was related positively, regardless of when smartphone was first used. Also, while ‘smarphone 

use for entertainment’ was related negatively with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by mediation of self-control, 

‘smarphone use for learning’ was related positively.

Keywords : Smartphone use for entertainment or learning, Self-control,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he first 

time of smartphone use

1. 연구의 배경

2009년 말 아이폰의 국내 보 과 더불어 2012년 이래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자가 속히 늘어나고 있다. 2014

년도에 출 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  청소년의 휴 폰  스마트폰의 보유율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로 각각 19.2%, 59.0%, 

82.9%, 89.8%를 차지하고 있고, 등학교 4~6학년의 경

우 10명  6명꼴로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등학생의 경우 보유율은 90%를 상회한다[20].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있어서도 2013년 조사에서는 주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2~3시간 이던 것이[23], 

2016년 조사에서는 주  하루 평균 3~4시간, 주말 4~5시

간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31]. 청

소년들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은 이제 선택  물건이 아

니라, 일상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인 하나

의 요한 소지품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화됨에 따

라,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게임 독, 

주의력결핍 장애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15], 이 같은 

스마트폰 독 증세는 학교생활 부 응과 성 하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8]. 한 청소년

의 우울, 공격성, 사회  계 같은 심리   사회  

측면에도 심각하게 향을 끼쳐 청소년의 분노조  장

애, 학교폭력 증가, 집단따돌림 등의 청소년 문제의 원

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12].

이와 같은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Self-control), 자기조 (Self-regulation), 혹은 자기주

도학습능력(Self-directed learning ability)과 련이 있

다고 여겨지며[1][2][14],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스

마트폰 사용과 이들 변인들과의 련성을 악함으로써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 악과 

그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 스마트폰 사용 시 이  빨라지는 것도 문제

로 지 되고 있다. 유모차에서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

릿 PC를 사용하는 유아들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에서는 

아동의 경우 오락용 스크린 사용시간은 하루 1-2시간 

이하로 제한해야 하고, 특히 두 살 이하의 아이는 아  

스크린 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부모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아동발달 기 스마트폰 사용의 교육  

효과 혹은 부작용에 해서는 아직 연구자들 간의 합의

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나 스마트폰을 포함한 자 기기

의 과다 노출은 아동의 발달지체, 과다 비만, 수면 부족, 

공격성 증가, 자 기기 독, 자기 조  능력 하 등

과 직간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따라

서 스마트폰을 조기 사용한 그룹, 즉 스마트폰 사용기간

이 긴 그룹과 다소 늦게 사용하기 시작한 그룹, 즉 사용

기간이 상 으로 짧은 그룹 간에 스마트폰 사용이 학

습에 미치는 향력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으로

써 스마트폰 최  노출 시 의 향에 한 시사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 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여가용, 학습용)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향은 등학교 때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한 학생과 학교 때 처음 사용한 학생에게서 

다르게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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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목 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여가용, 학습용)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향은 등학교 때 스마트

폰을 처음 사용한 학생과 학교 때 처음 사용한 학생

에게서 다르게 나타나는가?  

셋째, 목 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여가용, 학습용)이 

자기통제력의 매개를 통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향은 등학교 때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한 학생과 

학교 때 처음 사용한 학생에게서 다르게 나타나는가? 

2. 선행연구

2.1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청소년 스마트폰 보 률이 격히 증가함에 따라 청

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혹은 ‘스마트폰 독’ 이 사

회 으로 큰 이슈가 되어오고 있다. 김은 ·임신일(2014)

은 청소년과 스마트폰의 계를 (1) 인 계측면, (2)학

업  측면, (3)심리·정서  측면, (4)신체  일상생활 측

면으로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공통 으로 모든 분석 

측면은 스마트폰 과다사용  독과 련되어 있었다. 

즉,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업스트 스를 해소하고 래들

과 어울리기 해서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래의 따돌림, 비방 혹은 부모와의 

계 악화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한 

래들과의 사회  의사소통을 한 스마트폰 과다사용

은 주의력감퇴, 성 하, 학교부 응, 교사와의 갈등 등

을 야기하기도 하며[7][18][27],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넘

어 독에 이르게 되면 우울·불안, 사고력 하, 비행, 폭

력 등의 심리, 인지,  사회성 발달에 문제 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7][12][15].

요약하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주요 목

은 흥미, 오락, 사회  상호작용 등이며[7], 이와 같은 여

가용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은 청소년의 인  발달은 물

론 가정생활  학교 응에도 부정 인 향을 주었다. 

2.2 스마트폰 사용과 자기통제력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 ‘충동조 장애’, ‘폭력성  

공격성 증가’ 등 청소년의 심리·사회성 발달과 련 있

는 변인들이 사회 으로 큰 문젯거리로 두되고 있는

데, 이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한 자기통

제력의 실패에서 비롯된다[30]. 스마트폰 사용과 자기통

제력의 계를 살핀 연구는 재까지 그리 많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를 체하여 인터넷  

미디어 과다사용과 자기통제력의 계를 분석한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았는데, 선행연구 분석결과, 반 으로 

인터넷  미디어 과다사용과 자기통제력은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 학생을 상으로 수

행된 이계원(2001)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게임 

독 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 수가 낮았으며, 김종

원(2002)의 연구 역시 인터넷  컴퓨터 독 수는 자

기통제력과 부  상 이 있음을 보고했다. 조해연(2001) 

역시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기통제력

이 낮다고 보고했다[8][10][17].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인터넷을 통한 게임 

등 여가활동을 한 인터넷 사용에 국한하여 인터넷 과

다사용과 자기통제력의 계를 분석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의 연구설계를 좀 더 구체화하

여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활용을 ‘여가용’과 

‘학습용’으로 구분하여 자기통제력과의 계를 분석하고

자 한다.

2.3 자기통제력과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이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스스

로의 정서와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어진 

상황에 하여 한 행동을 하거나 장기 으로 더 나

은 결과를 하여 즉각 이고 충동 인 행동을 자제하

고 인내하는 능력이며[22][30],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

자가 교사나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습에 한 주

도권을 가지고, ‘학습목표설정’, ‘학습자원 확보’, ‘학습

략 선택’, ‘학습결과 평가’ 등 학습과 련된 일련의 활

동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24]. 이 두 변인

의 계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  정종철(2014)

은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충동성, 자기 심성, 

험추구성 등의 자기통제력 하 요인의 값이 높을수록, 

즉 자기통제력이 낮은 학생일수록, 학습계획·학습실행·

학습평가 등 일련의 자기주도  학습활동에서 낮은 

수를 획득하 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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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성화·김옥진(2011)도 ·고등학생을 상으로 

자기통제력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계를 분석하 는

데, 연구결과, 학습자의 장기 인 만족을 한 태도  

행동은 자율성, 창의성, 문제해결력, 자기평가 등 자기주

도  학습능력의 하 요인과 유의미한 정  상 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29].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 로 청소년의 스마

트폰 사용이 자기통제력의 매개를 통하여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 다. 구체

으로, ‘스마트폰 사용’은 서울교육종단연구 패  데이터

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과 련된 문항을 ‘여가용’

과 ‘학습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최  사용시 이 고려되어, 등 최  스마트

폰 사용집단과 등 최  스마트폰 사용집단으로 구분

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 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교육종단연구(Seoul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이하 SELS)의 데이터를 활용하

다. SELS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9년간의 종단 

데이터 구축  분석을 해서 설계되었는데,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연구 상은 2010년도에 구성된 등학교 4학

년 표본 패 로 2015년도에는 학교 3학년이 된 학생

들이다. 구체 으로 2015년에 SELS 설문에 응답한 

학교 3학년 학생 3,732명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응

답하고, 자기통제력과 자기주도학습능력에 한 질문에 

성실히 응답한 3,242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총 3,242명 

에 스마트폰을 등학교 때 처음 사용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2,250(69%)명, 학교 때 처음 사용했다고 응답

한 학생은 992(31%)명이었다.

3.2 연구도구 

3.2.1 여가용 스마트폰 사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가용 스마트폰 사용’의 세부 

문항은 ‘문자, 카카오톡 등의 스마트폰 메신  사용’, ‘페

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의 소셜네트워크 사용’, ‘음악 

 동 상 감상’, ‘뉴스 등의 일반정보 검색’, ‘모바일 게

임하기’의 총 5개 역에서 주 과 주말동안 하루 스마

트폰 사용의 정도를 묻는 10개 문항이다. ‘(여가용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인가?’ 란 

질문에 응답자는 최소 0에서 최고 8까지(‘  사용하지

않음’=0 , ‘1시간미만’=1 , ‘1시간이상-2시간미만’=2  

··· ‘6시간이상-7시간미만’=7 , ‘7시간이상’=8 )로 응답

하도록 되어있고 수가 높을수록 여가용 스마트폰 사

용 시간이 많다고 해석하 다.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65 이었다.

3.2.2 학습용 스마트폰 사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용 스마트폰 사용’의 세부 문

항은 ‘인터넷강의 시청’, ‘학습 련 문제해결’의 총 2개 

역에서 주 과 주말동안 하루 스마트폰 사용의 정도를 

묻는 4개 문항이다. ‘(학습용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인가?’ 란 질문에 응답자는 최소 

0에서 최고 8까지(‘   사용하지않음’=0 , ‘1시간미

만’=1 , ‘1시간이상-2시간미만’=2  ··· ‘6시간이상-7시

간미만’=7 , ‘7시간이상’=8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수

가 높을수록 학습용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다고 해석

하 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54 로 나타났다. 

3.2.3 자기통제력

SELS에서 사용된 자기통제력 검사 도구는 Gottfredson

과 Hirschi(1990)와 남 미·옥선화(2001)가 사용한 측정도

구 문항에서 총 3문항을 채택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3문항을 모두 사용하 다[9][13]. 세부문항을 살펴보자면, 

‘ 가 지켜보지 않아도 정해진 규칙이나 지시를 잘 따른다’, 

‘주어진 과제가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일을 하

기 에 항상 생각을 먼 하고 행동한다’ 의 3개 문항으로, 

문항들은 5  Likert 척도(‘  그 지 않다’=1 , ‘매우 

그 다’=5 )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 다. 본 연구에서 신뢰

도 계수는 .84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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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자기주도학습능력

SELS에서 사용한 자기주도학습능력 검사 도구는 미

국의 교육종단연구  Pintrich 외.(1993)가 개발한 ‘학

습동기화 략(MSLQ)’을 참조하여 3개의 하 역(학습

방법, 학습노력, 학습태도)에서 총 9문항을 측정하고 있

다[25]. 본 연구에서는 이 9문항을 모두 채택하여 활용

하 다. 세부 문항을 살펴보자면, 학습방법 역에서 ‘새

롭게 배운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연결시

킬지 생각해 본다’ 외 2문항, 학습노력 역에서 ‘학교에

서 배우는 내용을 완 히 익히기 해 최선을 다한다’ 

외 2문항, 학습태도 역에서 ‘아무리 어려운 내용을 배

워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 2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5  Likert 척도(‘  그 지않다’=1 , ‘매우 

그 다’=5 )로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다고 해석하 다. 본 연구에서 

학습방법의 신뢰도 계수는 .845, 학습노력의 신뢰도 계

수는 .845, 학습태도의 신뢰도 계수는 .798로 나타났다 

3.3 자료분석 

본 연구는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여가용, 학습용)이 

최  사용시 ( 등학교 vs. 학교)에 따라 자기통제력

의 매개를 통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어떻게 향을 미치

는가를 규명하기 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다집단 비교 

분석(Multiple Group Comparison)을 실시하 다. SPSS 

22.0과 AMOS 22.0 로그램을 활용한 구조방정식을 이

용한 다집단 비교 분석은 다음의 네 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먼 ,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기본 요

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하여 최 값, 최소값,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등의 기술통계치  상 값을 구하

여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어서 구

조방정식분석 모형의 합성을 확인하고 변인들 간의 

계성을 검증하 는데, 모형의 합성 검증에 TLI, CFI, 

RMSEA 등의 값을 사용하 다. 즉, 두 집단 간 ‘측정동

일성 제약 모형’ 검증  ‘집단 간 등가제약 모형’ 검증이 

수행되었고, 이어서 구조방정식 모형이 분석되었다. 마지

막으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하

여 붓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수행하 다[11]. 

4. 연구결과 

4.1 기초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여가용 스마트폰 사용, 학습용 스

마트폰 사용, 자기통제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기술통계

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살펴볼 수 있듯

이, 여가용 스마트폰 사용에 한 문항은 9  척도(최소0

- 최 8 )로 측정되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

한 경우에 0 , 7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8

이었다. 총 5개 문항을 주 과 주말로 나 어 스마트

폰 사용시간을 응답하게 하 으며, 따라서 사실상 10개 

역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한 주 동안(주

과 주말 모두 포함) 여가용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

지 않았을 경우에는 0 , 10개 역에서 각각 최고 인 8

을 획득하 으면 80 으로, 최소값은 0 , 최 값은 80

이 된다. 반면 학습용 스마트폰 사용에 한 문항의 경

우는 여가용 스마트폰 사용 문항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

하 으며 총 2개 문항을 주 과 주말로 나 어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응답하게 하 으며, 따라서 사실상 4개 역

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한 주 동안(주 과 

주말 모두 포함) 학습용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0 , 4개 역에서 각각 최고 인 8

을 획득하 으면 32 으로, 최소값은 0 , 최 값은 32

이 된다. 각각의 평균값은, 사용시 에 계없이, 여가용 

스마트폰 사용일 경우 략 21 , 학습용 스마트폰 사용

의 경우 략 2.7 으로, 부분의 학생들이 학습용 보다

는 여가용으로 스마트폰을 월등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의 경우, 최소값 3 , 최 값 15 , 

평균 10 ,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경우, 최소값 9 , 최

값 45 , 평균 30 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

는 각각 값 3.0, 10.0이하로 나타날 때 정규성을 확인

할 수 있는데[3], 이에 본 자료는 왜도와 첨도를 통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용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반 으

로 충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Table 2>는 여가용 스마트폰 사용, 학습용 스

마트폰 사용, 자기통제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상 계수

를 보여주고 있다. 등학교 때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사

용한 학생들의 경우, 모든 변수들은 p<.01 수 에서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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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IN MAX M SD SK KU

SMPH use

for ENT

ES 2,250 0 80 22.08 11.54 1.31 2.29

MS 992 2 80 20.50 11.33 1.86 5.63

SMPH use

for LRN

ES 2,250 0 32 2.68 3.43 2.28 9.12

MS 992 0 32 2.83 3.97 3.17 15.74

Self-

control

ES 2,250 3 15 10.77 2.23 -.02 .17

MS 992 3 15 10.81 2.25 .09 -.13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ES 2,250 9 45 30.01 6.78 -.12 .60

MS 992 9 45 30.28 6.82 -.01 .15

Note. SK = Skewness; KU= Kurtosis;

SMPH use for ENT = Smartphone use for entertainment;

SMPH use for LRN = Smartphone use for learning;

ES : First use of smartphone in elementary school;

MS : First use of smartphone in middle school.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1 2 3 4

1. SMPH use for ENT. - .196** -.080* -.079*

2. SMPH use for LRN. .104** - .231** .335**

3. Self-control -.133** .223** - .638**

4.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149** .330** .645** -

Note. SMPH use for ENT = Smartphone use for entertainment;

SMPH use for LRN = Smartphone use for learning;

While the triangle above stands for the correlation values of the 

group, ‘first use of smartphone in middle school’, the triangle below 

stands for the correlation values of the group, ‘first use of smartphone 

in elementary school’. 

 **P<.01; *P<.05 

<Table 2> Correlations of analyzed variables

구체 으로 살펴보면, 여가용 스마트폰 사용은 자기통

제력과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  

상 계가 있었으며, 학습용 스마트폰 사용과는 정  상

계가 있었다. 학교 때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한 학

생들도 마찬가지로 p<.01, 혹은 p<.05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가

용 스마트폰 사용  학습용 스마트폰 사용의 자기통제

력과 자기주도학습능력과의 계는 등학교 때 처음 스

마트폰을 사용한 학생들과 같은 경향을 보여 주었다. 

4.2 다집단 비교 분석

4.2.1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 

등학교 때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학생

들과 학교 때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학생들의 여가용 

스마트폰 사용, 학습용 스마트폰 사용, 자기통제력, 자기

주도학습능력의 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하여 

다집단 비교 분석을 실시하 다. 다집단 비교 분석을 실

시하기 해서는 먼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어야 하고 

‘구조 동일성’을 검증하여야 한다[19]. 각각의 잠재변인

에 하여 각 요인의 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

형의 합도를 살펴본 결과, 즉 측정동일성을 살펴본 결

과, 만족스런 합도를 보 다. 이어서 두 집단에 한 

경로계수가 서로 같다는 제약을 가하는 구조 동일성 검

증을 하 는데, 검증 결과 역시 만족할만한 합도를 나

타냈다(<Table 3>참조).

χ2(df) TLI CFI RMSEA

 Metric invariance 
constraints 

484.710(38) .944 .962 .060

Cross-group 
equality constraints

484.710(38) .944 .962 .060

<Table 3> Model fits of equivalence testings

4.2.2 연구모형 검증 

스마트폰을 등학교 때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학생

들과 학교 때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학생들의 자기통

제력과 자기주도학습능력에 한 경로계수는 <Table 

4>와 (Fig. 1)과 같다.

ES MS

B S.E β B S.E β

SMPH use for ENT 

→Self-control
-.009*** .001 -.163 -.009*** .002 -.149

SMPH use for LRN.

→Self-control
.046*** .004 .241 .049*** .006 .293

SMPH use for EN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017*** .003 -.091 -.016** .124 -.078

SMPH use for LR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099*** .011 .156 .101*** .005 .174

Self-control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2.371*** .082 .710 2.431*** .015 .700

Note. ES = First use of smartphone in elementary school;

MS = First use of smartphone in middle school;

SMPH use for ENT = Smartphone use for entertainment;

SMPH use for LRN = Smartphone use for learning.

***P<.001; **P<.01.

<Table 4> Structur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스마트폰 사용이 자기통제력의 매개를 통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253

(Fig. 1)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of research model 
Note. SMPH use for ENT = Smartphone use for entertainment;

SMPH use for LRN = Smartphone use for learning;

While the left path coefficients stand for the group,‘first use 

of smartphone in elementary school’, the right path coefficients 

stand for the group, ‘first use of smartphone in middle school’. 

 ***P<.001; **P<.01

<Table 4>와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마트

폰을 등학교 때 처음 사용했거나 학교 때 처음 사

용한 학생들 모두의 경우에 있어서, 여가용 스마트폰 사

용과 학습용 스마트폰 사용은 자기통제력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을 여가용

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때에 자기통제력이 낮아지

고, 학습용으로 사용할 때에 자기통제력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스마트폰 사용(여가용 학습용 모두 

포함)은 최  사용 시 에 계없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도 향을 미쳤는데, 여가용으로 스마트폰을 

사용 할 때에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낮았고, 학습용으로 

사용할 때에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자기통제력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정 인 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력이 높으면 자기

주도학습능력 역시 높았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최  사용시 에 따라 등학교 

때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한 집단과 학교 때 처음 사

용한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 존재하는 5개경로의 ‘표 화계

수’를 집단 간 비교하 다((Fig. 1)참조). 표 화계수를 

비교한 결과, 5개의 경로계수 모두 집단별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스마트폰 최  사

용시 ’ 변수는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자기통제력 

 자기주도학습능력에 향을 다는 본 연구의 가설

은 기각되어, ‘스마트폰 최  사용시 ’은 자기통제력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

님을 확인하 다.

4.2.3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하여, 

표본 1,000개로 한 붓스트래핑 검증을 수행하 다. 95% 

신뢰구간에서 경로별 하한값  상한값은 <Table 5>와 

같다. 검증결과, 스마트폰을 등학교 때 처음 사용했거

나 학교 때 처음 사용한 학생들 모두의 경우에 있어

서, 학생의 여가용 스마트폰 사용과 학습용 스마트폰 

사용은 자기통제력을 매개하여 자기주도학습능력에 

향을 미치는 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자기통제력은 여가용 스마트폰 사용과는 부  매

개효과, 학습용 스마트폰 사용과는 정  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참조). 

β P LB UB

SMPH use for ENT

→ Self-control →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S -.116** 0.002 -.029 -.015

MS -.104** 0.002 -.033 -.011

SMPH use for LRN.

→ Self-control →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S .171** 0.002 .083 .135

MS .205** 0.003 .082 .154

Note. SMPH use for ENT = Smartphone use for entertainment;

SMPH use for LRN = Smartphone use for learning;

ES = First use of smartphone in elementary school;

MS = First use of smartphone in middle school;

95% Bias-corrected Bootstrap, LB=Lower Bound, UB=Upper Bound.

**P<.01

<Table 5> Results of significance analysis of mediation 

effect testing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 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1)자기

통제력과 (2)자기주도학습능력에 어떠한 향을 주는가

에 하여, 한 (3)자기통제력의 매개를 통하여 자기주

도학습능력에 어떠한 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때 스마트폰 사용은 구체 으로 ‘여가용’과 ‘학습용’으

로 구분하여 자기통제력과 자기주도학습능력과의 계를 

분석하 다. 연구 상은 SELS 6차년도 종단자료  스마

트폰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교 3학년 3,242명 이었는

데, 스마트폰 최  사용시 이 고려되어 연구 상 집단은 

등 최  스마트폰 사용집단과 등 최  스마트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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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 다. 분석 방법으로는 구

조방정식을 활용한 다집단 비교 분석을 활용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최  

사용시 에 계없이 학교 3학년의 스마트폰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에서, 자기통제력에 직 으

로 부  혹은 정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

든 학생들이 공통 으로 ‘학습용’보다는 ‘여가용’으로 스

마트폰을 월등히 많이 사용하 지만, 여가용으로 스마트

폰을 사용할 경우와 학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자기통

제력에 주는 향은 히 달랐다. 즉, 여가용으로 스

마트폰을 사용할수록 자기통제력은 감소하지만, 학습용

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 로 자기통제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터넷  미디어를 

게임 등의 오락용으로 과다사용 할 경우에 자기통제력

에 부정  향을 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종원, 

2002; 이계원, 2001; 조해연, 2001)와 일맥상통하는 부분

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연구설계를 보

다 구체화하여 스마트폰 사용을 ‘여가용’과 ‘학습용’ 사

용으로 구분하여 그 향을 분석하 고, 분석결과, 스마

트폰을 여가용이 아닌 학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자

기통제력에 정  향을 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자기통제력 하 련 연구  자기통제력 하를 

기 로 하는 수많은 청소년 문제들을 보고한 기존의 연

구에 큰 시사 을 제공한다. 즉, 본 연구는 스마트폰 과

다사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사

용목   내용에 따라 그 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스마트

폰 사용에 한 교육  시사 을 다.  

둘째, 스마트폰 사용은 - 스마트폰 최  사용시 에 

계없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에서, 직 으로 부  혹은 정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용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에 자기

주도학습능력은 감소하지만, 학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는 반 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마트폰(혹은, 휴 폰)을 게임, 

오락, 음악듣기, 동 상보기와 같은 여가목 으로 사용

할 경우 자기조 학습능력에 부정 인 향을 다고 

보고한 성은모·진성희(2012)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동수업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요한 하  변인인 ‘학습태도’에 유의미한 

정  향을 다고 보고한 김 희·박 (2016)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를 비롯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활용한 극 인 교육활동은 청소년의 자기

주도학습능력에 정 인 향을 주지만, 단순 오락용 

사용은 오히려 부정 인 향을 다고 일 되게 보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활

동이 지식 달 주의 교사의 강의수업에서는 습득하기 

어려운 ‘ 동  탐구 학습방법’, ‘학습과제 달성을 해 

기울이는 노력’, ‘과제에 임하는 태도’ 등, 즉 청소년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즉, 학습방법, 학습노력, 학습태도)

을 보다 효과 으로 익히는데 효과 임을 보여 다

[4][6]. 더불어 이와 같은 결론은 학습자의 주도  학습

수행을 돕는 다양한 스마트폰 학습콘텐츠  어 리테

이션의 개발, 어 리 이션을 활용한 교수방법 개발에 

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스마트폰 사용은 - 역시 스마트폰 최  사용시

에 계없이-, 자기통제력의 매개를 통하여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에서, 자기주도학

습능력에 부  혹은 정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용으로 스마트폰을 사용 할 때에, 자기통제력의 

매개를 통한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하되지만, 학습용으

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 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

이 자기통제력의 매개를 통하여 자신의 정서  행동

리와 같은 자기주도(self-directed) 혹은 자기조

(self-regulated)  성향이 기반이 되는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 미·김두범, 2016; 

주석진, 2015)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즉, 

본 연구  선행연구는 모두 공통 으로 여가용 스마트

폰 과다사용  독 증세는 자기통제력의 매개를 통하

여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주도  성향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생활 응’에 부정 인 향을 다고 일 되

게 보고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기통제력은 스마트폰 과

다사용과 청소년의 자기주도  성향 간에 조 효과를 

자기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28]. 이와 같은 결과는 청

소년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에 한 자기통찰이 자기통

제력 강화, 궁극 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 강화  주도

인 학교생활에 매우 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

서 청소년의 자기통찰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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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 인 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용도에 따라 ‘여가

용’과 ‘학습용’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 을 경우에 청소

년의 자기통제력과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고, 분석결과, 학습용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

을 경우에는 자기통제력과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정

인 향을 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

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청소년 문제의 심은 아

니며, 사용목 과 용도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은 청소년

에게 정 인 향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 다

는 에 있어서 본 연구는 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후속연구를 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스마트폰 최  사용

시 에 따른 -즉 스마트폰을 등학교 때 처음 사용하

기 시작했거나, 학교 때 처음 사용한 집단 간의- 차이

는 없었다. 즉, 연구모형에 있는 모든 경로의 표 화 계

수를 집단 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은 동질집단으

로 보아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

마트폰 보 률  화 연도  본 연구에서 살펴본 두 

집단을 구성하는 청소년 수를 비교해 보면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다. 즉 정보통신연구원(이하 KISDI)(2014)에 

따르면, 청소년의 휴 폰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1년 

19.2%, 2012년 59.0%, 2013년 82.9%, 2014년 89.8%로, 

2012년을 기 으로 격히 증가했다. 한편, 본 연구의 

상이 설문에 답한 시기는 2015년도인데 -KISDI 2016 한

국 미디어패  조사에 따르면- 이때는 거의 95%의 청소

년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1]. 정리하자면, 스마트폰이 격히 보 되기 시작한 

2012년에 본 연구의 상은 학교 1학년이었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연구 상의 70% 가량의 학생들이 학교 

때 처음, 30% 가량의 학생이 등학교 때 처음 스마트

폰을 했다고 응답했으며, 한 스마트폰 네트워크 여

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스마트폰을 등학교 때 처음 

했다고 할지라도, 본격 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모두 2012년 이후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구분한 두 집단은 설문 응답에 계없이, 상황분석 

결과, 동질집단인 것으로 추청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기

인하여, 본 연구에서 시도한 스마트폰 최  사용시 에 

따른 일련의 향들에 한 결과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스마트폰 조기 사용에 한 교육  효과  부작용에 

하여 아직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재, 스마

트폰 ‘최  노출 시 ’  ‘사용 기간’이 학습에 미치는 

향력에 차이가 있는지에 한 연구는 매우 요하며, 

따라서 이를 검증하기 하여 패 데이터 분석  실험

을 통한 다각 인 련 연구가 후속연구로 수행되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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