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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성년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유아의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타 연령대 대비 스마

트폰 과의존 고위험군의 비율이 더 높다[1]. 스마트폰

이용시간의 증가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 건강 등 다양

한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 이용 빈도가

높은 경우 우울, 불안, 수면 장애와 같은 증상이 증가

할 뿐만 아니라[2-3],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증가할수록

두통과 같은 통증이 증가하며 건강상태가 악화됐다[4].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초등학생들의 경우,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기도 했다[5].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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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용시간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

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미성년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이

용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 중 가족, 특

히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가족은 일

차적 사회적 기관으로 미성년 자녀의 일상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6-7] 가족 구성원들은 생활양식 및 가치

등을 공유한다[8]. 특히 부모는 자녀의 중요한 역할모델

이다. 즉, 부모의 행동은 자녀의 관찰, 모방, 학습의 대

상이라고 할 수 있다[9]. 이와 같은 맥락에서, 스마트폰

이용 역시 일상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녀

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는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와

유사할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과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먼저 부

모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이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가족 내 미디어 이용

가족체계이론(family system theory)에 따르면 가족

은 하나의 체계(system)로서 고유의 가치와 규범을 형

성한다. 가족구성원들은 가족체계에서 정해진 가치와

규범에 근거하여 미디어를 이용한다[8]. 가족체계는 가

족구성원들에게 미디어를 언제, 어떻게 이용해야할지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대한 태도 형성에

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족구성원들은 유사한 미디

어 이용 경험과 미디어 이용 습관을 공유할 가능성이

증가한다[8]. 예를 들어, 부모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길면 자녀의 역시 오랜 시간동안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10], 부모가 폭력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경우 자녀도 폭력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좋아한다

[11]. 인터넷 이용에서도 부모의 인터넷 이용 시간이 길

면 자녀의 인터넷 이용 시간 역시 길게 나타났다[12].

이와 같이 가족 구성원 간 미디어 이용 행태의 관련

성을 살펴 본 선행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가족 내 공동

소유 및 공동 이용을 하는 미디어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은 가족이 공유하는 기기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에서 공동시청을 하

는 경우가 많다[13].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텔레비전 시청 경험과 습관을 형성하며 서로의 시

청 행태에 영향을 미치기 쉽다.

반면 스마트폰의 경우, 가족 구성원 개인 별로 소유

하고 독립적으로 이용한다. 가정 내 고정된 장소에서 함

께 이용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공간 개별적으로 이용하

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구성원 개인 단위로 가정 안팎

의 다양한 장소에서 이용하는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동

일 체계 구성원으로서의 유사성이 발생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은 기존 다른 미디

어들과 다른 특성과 이용 방식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

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2. 부모와 자녀의 미디어 이용

가족 구성원 중 특히 부모와 자녀는 상호 영향을 미치

며 이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에 유사성이 나타날 가능성

이 높다. 세대 간 이전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은

부모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대 간 이전이란 “부

모 세대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성향, 특성, 특질 등과

객관적인 지위, 상태 등이 자식 세대로 이전”(p.75) 되는

것을 의미한다[14]. 이를 바탕으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 대한 가치와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부모의

미디어 이용 습관과 가정 내 미디어 환경이 자녀의 미

디어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반대로 자녀의 미디어 이용이 부모의 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미디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자녀들이 부모보다 기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

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새로운 미디어와 콘텐츠를 소

개하며 미디어 이용 방식을 전달하기도 한다[15].

영유아 및 아동의 모바일 미디어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부모와

자녀의 모바일 미디어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은 유의

미하게 연결되어 있다. 부모가 모바일 미디어를 자주 또

는 오래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모바일 미디어 이용 빈

도가 높고 이용 시간이 긴 경향을 보였다[16]. 텔레비전,

컴퓨터, 비디오, 게임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스크린 미디어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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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여러 미디어를 포함한

전체 미디어 이용 시간을 살펴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관

계를 예측하기엔 제약이 있다[16-19].

한편 부모와 자녀의 미디어 이용 간의 관계를 설명

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 중 한 명, 특히 어머니만을 대상

으로 한 경우가 많다[17][20]. 하지만 자녀의 미디어 이

용에 미치는 부모 요인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미디어 이용 양

식 및 미디어에 대한 태도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간

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의 성별과 상호작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21]. 따라서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이

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이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에 집

중해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유사

한 양상을 보이며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모의 스마트폰 전체 이용 시간과 자

녀의 스마트폰 전체 이용 시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자 한다. 더불어, 부모의 스마트폰 게임 이용 시간과 자

녀의 스마트폰 게임 이용 시간의 상관관계도 함께 살펴

보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이 증가하고[22],

실제로 게임은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23], 자녀

의 스마트폰 게임 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게

임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표적인 여가 활동 중 하나라

는 점에서 부모와 자녀의 유사성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다. 자녀의 여가 활동 취향은 양육 과정에서 형성

되는 경향이 있고[24] 특히 어린 자녀의 여가 시간 및

여가 시간 활용 방식은 부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25].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분석 자료

이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한국미디어패널조

사 11차년도(2020년) 자료를 사용했다. 한국미디어패널

조사는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가구 및 가구

내 개인을 대상으로 대인면접설문을 통해 미디어 보유

및 이용 행태를 조사한다. 개인용 설문조사는 미디어 다

이어리를 포함한다. 미디어 다이어리는 조사대상자가

직접 3일 동안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15분 단위로 기록

한다. 이상의 자료들은 가구 단위 별 미디어 환경뿐만

아니라 가구 내 구성원들의 미디어 이용 시간, 이용 목

적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부모와 자녀의 스

마트폰 이용 시간을 살펴보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는 미성년 자녀(만 8세-18세)와 아버지, 어머

니가 함께 거주하는 2세대로 구성된 338 가구를 대상으

로 했다. 미성년 자녀 458명과 그들의 부모 각각 338명

의 자료를 분석했다. 한 가구 내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부모와 가구 자료는 중복해 사용했다.

2. 변인 구성 및 측정

1) 스마트폰 이용 시간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가구 내 개인 구성원들이 작

성한 미디어 다이어리를 통해 측정했다. 미디어 다이어

리는 하루 24시간 동안 어떤 미디어 기기로(매체코드),

무엇을 했는지 또는 어떤 콘텐츠를 이용했는지(행위코

드) 등을 15분 단위로 기록한다. 미디어 기기 중 스마트

폰에 해당하는 매체코드와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행위코드 조합의 발생 빈도에 15를 곱하여

하루 동안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분 단위로 측정했다.

게임 이용의 경우, 매체 코드에 스마트폰과 행위코드에

게임을 선택한 빈도를 이용했다. 미디어 다이어리는 3

일 동안 작성하는데, 일 단위로 계산된 3일치의 스마트

폰 이용 시간의 일평균을 이용했다.

2) 통제변인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

진 변인들을 통제함으로써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과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검증하고자 했다. 먼저, 자녀의 연령과 성별을 통제변인

으로 설정했다.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살펴 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아

보다는 여아인 경우, 스마트폰을 더 오래 이용하는 경향

을 보였다. 게임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남아가 여아보

다 게임을 더 오래 할 뿐만 아니라 전체 스마트폰 이용

중 게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26]. 자녀의 연령

은 응답자들이 보고한 만 나이를 사용했다. 성별은 남성

을 1, 여성을 2로 더미화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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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부모의 교육 수준과 가구 소득을 통제했

다. 부모의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은 자녀의 미디어 이

용 환경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

져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의 미디어 이용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17][27]

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26].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

등학교 이하,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대학원 이상으

로 구분하여 측정했다. 가구 소득수준은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을 100만원 단위로 100만원 미만부터 500만원 이상

으로 구분하여 측정했다.

마지막으로 부모 중재(parental mediation), 보다 구

체적으로 가정 내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제한

여부를 통제 변인으로 투입했다. 가정 내 미디어 이용

규칙 또는 이용 제한이 있는 경우 자녀들이 미디어 이

용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이는데[28] 이는

스마트폰 이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20][29]. 부모

중재 여부는 자녀의 가정 내 스마트 기기(스마트폰/태

블릿 PC)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각각 1과 0 으로 구분했다.

3. 분석방법

분석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 진행했다. 먼저 부

모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부모와 자녀의 스마

트폰 이용 시간의 특성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다음으

로,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관계를 확인했다. 우선 부모와 자녀의 스마트폰

전체 이용 시간 및 게임 이용 시간들 간의 단순상관관

계를 확인했다. 이후,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독

립변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종속변인으로,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교육 수준, 가구 소득, 부모

중재를 통제변인으로 하는 토빗분석을 실시했다. 이 연

구에서 분석을 위해 사용된 미디어 다이어리는 15분 미

만의 이용 시간의 경우 기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

고 자료 분석 결과 스마트폰 이용 시간 0으로 측정된

응답자 비율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빗분석을 실시했

다. 토빗 분석은 스마트폰 전체 이용 시간과 게임 이용

시간 각각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녀의 평균연령은 8세부터 18세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10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M = 13.91, SD =

2.77). 남성 249명(54.37%), 여성 209명(45.63%) 으로 남

성이 조금 더 많다.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6.27세(SD =

4.55),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44.02세(SD = 4.10) 이다.

가구 소득의 경우,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다

(47.16%). 자녀와 부모 및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에 제시했다.

n %

Children

Age
10 or less 34 7.42
above 10 424 92.58

Gender
Male 249 54.37
Female 209 45.63

Total 458 100

Fathers

Age range

in their 30s 23 5.02
in their 40s 337 73.58
in their 50s 94 20.52
in their 60s 4 0.87

Education
level1

Low 128 27.95
Middle 314 68.56
High 16 3.49
Total 458 100

Mothers
Age range

in their 30s 59 12.88
in their 40s 360 78.60
in their 50s 39 8.52

Education
level

Low 195 42.58
Middle 250 54.59
High 13 2.84
Total 458 100

Household

Monthly
household
income
(KRW)

2 to 2.99 mill 30 6.55
3 to 3.99 mill 104 22.71
4 to 4.99 mill 108 23.58
more than 5 mill 216 47.16

Total 458 100
1. Low: High school graduate or under, Middle: College graduate, High: Graduate school

and higher

표 1. 표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Table 1. Sampl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2. 부모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부모와 자녀의 전체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게임 이

용 시간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평균, 표준편

차, 최솟값, 최댓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

다. 자녀가 스마트폰을 가장 오래 사용하고, 그 다음으

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오래 사용했다. 스마

트폰 게임 이용 역시, 자녀, 아버지, 어머니 순서로 이용

시간이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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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Minute) Mean SD Min. Max.
Child

Total time of use 108.72 96.22 0 730
Game 31.89 42.12 0 340

Father
Total time of use 71.63 70.77 0 640
Game 13.02 30.84 0 320

Mother
Total time of use 68.73 64.87 0 520
Game 5.36 15.25 0 150

표 2. 부모와 자녀의 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Table 2. Parents’ and Children’s Average Smartphone Usage
Time per Day

3.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스마트폰 전체 이용 시간과 게임 이

용 시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부모

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 제시

한 바와 같이, 자녀의 스마트폰 전체 이용 시간은 아버

지의 스마트폰 전체 이용 시간(r = .27, p < .001)과 어

머니의 스마트폰 전체 이용 시간(r = 28, p <.001) 모두

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마트폰 게임 시간에

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게임 시간과 자녀의 스마트폰 게임 시간 역시 정적 관

계를 보였다(아버지: r = 20, p < . 001, 어머니: r = 16,

p < . 001).

Children Fathers Mothers
Total Game Total Game Total Game

Children
Total 1
Game .80*** 1

Fathers
Total .27*** .23*** 1
Game .17*** .20*** .75*** 1

Mothers
Total .28*** .21*** .24*** .05 1
Game .08 .16*** .07 .13* .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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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부모의스마트폰이용시간과자녀의스마트폰이용시간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Result

부모의 스마트폰 전체 이용 시간과 자녀의 스마트폰

전체 이용 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토빗 분석

을실시한결과, 부모의스마트폰전체이용시간과자녀의

스마트폰 전체 이용 시간은 정적인 관계에 있다(표 4

참조). 아버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길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도 길게 나타났다(B = 0.28, p

<.001).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오래 이용하는 경우 자녀

역시 스마트폰을 장시간 이용했다(B = 0.37, p <.001).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아버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보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좀 더 밀접

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 SE
Constant 163.28*** 41.48
Children’s age -1.92 1.57
Children’s gender (M:1 F:2) -17.51* 8.49
Parental mediation (Yes:1 No:0) 1.92 9.10
Fathers’ education level -18.08 9.40
Mothers’ education level 4.69 8.87
Household income 1 -2.30 4.51
Fathers’ total usage time of smartphone 0.28*** 0.06
Mothers’ total usage time of smartphone 0.37*** 0.07
LR X2 = 74.18***

* p <.05, ** p <.01, *** p <.001.
1, Monthly household income

표 4.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의 관계-전체이용 시간
Table 4. Tobit Analysis Result on the Children’s Total Usage
time of Smartphone

부모의 스마트폰 게임 이용 시간과 자녀의 스마트폰

게임 이용 시간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아버지가 스마트폰 게임을 오래할수록 자녀 역시

스마트폰 게임을 오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와 자

녀의 스마트폰 게임 이용 시간이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B = 0.26, p <.01). 어머니와 자녀의

B SE
Constant 140.47*** 25.82
Children’s age -4.47*** 0.96
Children’s gender (M:1 F:2) -28.00*** 5.25
Parental mediation (Yes:1 No:0) 5.51 5.52
Fathers’ education level -7.91 5.57
Mothers’ education level 0.13 5.46
Household income 1 -0.72 2.68
Father's game usage time of smartphone 0.26** 0.08
Mother's game usage time of smartphone 0.33* 0.17
LR X2 = 75.01***

* p <.05, ** p <.01, *** p <.001.
1. Monthly household income

표 5.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의 관계-게임 이용 시간
Table 5. Tobit Analysis Result on the Children’s Game Usage
Time of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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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게임 이용 시간 역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게임 이용 시간이 길수록 자녀의 스

마트폰 게임 이용 시간 역시 길었다(B = 0.33, p <.05).

스마트폰 전체 이용 시간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자녀의

스마트폰 게임 이용 시간은 아버지 보다 어머니의 스마

트폰 게임 이용 시간과 더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자녀의 스

마트폰 이용 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

구 결과, 부모가 스마트폰을 오래 이용하는 경우 자녀

역시 스마트폰을 오래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

트폰 게임의 경우에도 부모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

간은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스마트폰은 개인 단위로 이용하는 개별적이고 독립

적인 미디어로서 부모와 자녀의 절대적인 스마트폰 이

용 시간은 다르지만 이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서로

유의미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부모

와 자녀는 각각의 하위 체계로서 절대적인 스마트폰 이

용 행태는 다르지만 동시에 가족이라는 단일 체계 내

구성원으로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부모 중재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부모와 자

녀의 스마트 이용 시간이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자녀의 미디어 이용과 그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다룬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부모 중재를 주요

변인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29-30] 이 연구는 부모 중

재 외 부모의 미디어 이용 행동과 같은 가정 내 미디어

환경 역시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은 직접적인 이용 통제 및

지도라기보다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이라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31-32].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자녀에게 미디어 이용 방법을 가르치고 교정하는 것뿐

만 아니라 부모가 직접 모범을 보이고 적절한 미디어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의 미디어 교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가 가정 내 미디어 교육 관점을

다양화하며 새로운 미디어 교육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길 기대한다.

한편,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아버지 보다 어

머니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부모 효과가 아버지와 어

머니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21] 향후 가족 내 미디어 연구에서 부, 모를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아

버지와 어머니 차이가 왜, 어떤 기제에 근거하여 발생하

는지까지 논의될 수 있길 기대한다.

이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 연구에서 밝힌 상관관계는 스

마트폰 이용 시간, 즉 양적인 차원에서의 유사성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와

콘텐츠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이용 행태가 다양하게 나

타난다. 즉, 비슷한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의 구체적인 스마트폰 이용 방식

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비록 이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

의 스마트폰 게임 이용 시간을 살펴보고 스마트폰 전체

이용 시간과 게임 이용 시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했지만

전체적인 스마트폰 이용 행태, 특히 질적인 차원에서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연구

들은 스마트폰 이용 행태의 다양한 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유의미한 상관관

계에 있음을 밝혔지만 이러한 관계가 구체적으로 무엇

에 기인한 것인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지는 충분히 설

명하기 어렵다. 후속 연구들은 이와 같은 상관관계가 어

떤 기제로 발생하는지, 부모 혹은 자녀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

다. 덧붙여, 향후 연구에서는 미디어 다이어리 외 스마트

폰 이용 시간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고려되길 기대한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부모와 자

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를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 행

태 및 미디어 이용 환경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기초자

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이 연구는

개인의 미디어 이용을 가족 단위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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