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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매체인 TV와 가족, 특히 아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

다. 지금까지는 주로 TV의 시청이 가족 또는 가족의 구성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에

서는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 TV의 시청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TV의 시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TV 프로그램 선호에 민감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의 유형과 가족 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따

라서 아동의 TV 시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between TV and family. While almost research has focused on the TV 
influencing family, this study has tried to contemplate family type and family communication pattern influencing 
TV use. Especially, this research focused on adolescent TV use. The result and conclusion are as follow: There 
are different children's TV watching styles based on family communication pattern(conversation-orientation and 
conformity-orientation). The amount of TV watching is high in conformity-orientation family pattern, and the 
amount of TV watching is low in conversation-orientation family pattern. In addition, conformity-orientation 
family pattern more prefer entertainment program, while conversation-orientation family pattern prefer 
information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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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급속한 기술발달로 다양한 뉴미디어가 등장

하였지만, TV는 여전히 그 중요성과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1]의 방송매체

이용형태조사에서도 조사대상 가구원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매체는 TV로 조사되었고, 그 중 83.9%가

거의 매일 TV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의

일원 중 아동들은 일상생활의 많은 시간을 TV와 함

께 보내고 있다. 통계청 [2]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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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초등학교 재학 아동1)의 방과 후 놀이방법의 조사

결과 컴퓨터게임⋅인터넷(65.3%)보다 TV⋅비디오시

청(69.4%)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V는 다른 매

체에 비해 수용이 용이하고 일상화되어 있기에 아동

이 받아들이기 쉽고, 또 이는 아동의 행동발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3].
지금까지 TV와 아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

펴보면 TV, 즉 TV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4],[5]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간혹 어린

이의 TV시청형태에 따른 편성전략에 관한 연구 [6] 
또는 한국 어린이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7] 등이 있었다. 즉 주로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인 성⋅연령⋅학력⋅소득수준 등을 이용하여

아동의 TV시청 형태를 설명하거나 편성과 프로그램

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TV시청이 주로 가정 안에

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아동은 행동발달

과 생활패턴 등의 특성상 주로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가의 상당부분을 TV시청에 할애 하고 있

다. 따라서 아동의 TV시청은 가정 안에서 매우 중요

한 요소이다. 가정은 가족구성원을 기본단위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구성원들의 상황에 따라 가

정의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 즉, 가족구성원들의 커

뮤니케이션 방식이나 특성에 따라서 가족의 유형이

달라지고 또 가족의 유형에 따라서 아동의 TV시청형

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

구는 가족커뮤니케이션의 패턴이 아동의 TV 시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가족 커뮤니케이션 패턴과 가족유형

가족커뮤니케이션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어온 가족

커뮤니케이션구조의 유형화는 크게 두 가지로 유형

화된다. 첫째는 횡적인 결혼관계를 중심으로 나누는

것이고, 둘째는 종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강조하

는 것이다. 맥클라우드와 앳킨, 채피 [8]는 횡적 종적

관계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패턴(FCB: Family Communication Pattern)을 두 가지

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개념지향적(concept-oriented)
인 가족은 모든 가족구성원이 서로서로 보살펴주고, 
토론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며, 때론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기도 하면서 모든 가족구성원에게 가장 적합

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패턴이다. 사회지향적(so-
cio-oriented)인 가족은 모든 가족구성원이 논쟁을 피

하고 모두에게 합치되는 지향점을 추구하며 가족 안

에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추구한다 [9]. 한편 리치

[25]는 개념지향적, 사회지향적 가족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보완하여 대화지향(conversation- orientation)과
순응지향(conformity-orientation)의 수정된 가족커뮤니

케이션 패턴(The Revised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 RFCP)을 개발하였으며, 아울러 대화지향, 
순응지향의 가족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바탕으로 다

시 가족 유형을 협의형 가족, 다원형 가족, 권위형 가

족, 방임형 가족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그림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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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족 유형

Fig. 1. Family type

협의형 가족은 대화지향과 순응지향 모두 평균이

상인 가족으로 자녀는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공개적인토론과 자유로운 표현은 허용되지만 부모의

의견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또한 부모는 자신

들의 결정을 자녀들에게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

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원형 가족은 대화지향은 평

균이상이고 순응지향은 평균이하인 가족으로 부모와

1) UN의아동권리협약(1989)은 18세미만인자를아동으로규정하며, 아동복지법에서는아동이라함은 18세미만인자(제 2조제1호)로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만12세까지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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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어떠한 주제에 관해서도 공개적이고 자유롭

게 의견을 표현하며, 제한 없는 토론을 허용하는 것

이 특징이다. 권위형 가족은 대화지향은 평균이하이

지만 순응지향이 평균이상인 가족으로 자녀가 부모

에게 복종하는 것을 강조하며, 부모와 논쟁이 될 주

제는 거의접할 기회가없으며 자녀는 부모와 일치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방임형 가족은 대화

지향과 순응지향 모두 평균이하인 가족으로 부모와

자녀가 제한된 주제에 대해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

고 부모와 자녀간의접촉이없으며 자신의 생각과 의

견을 부모에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RFCP를 적용한 리치와 피츠패트릭 [26]의 연구결

과에서 주목할 점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시

발달적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구성원 간 의사

소통 유형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과 성별 이슈를 반영하여

아동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가족 의사소통환경의 영

향력을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 자녀를둔 부모를

대상으로 일터와 가정의 의사소통 유형 간 관련성을

분석한 리치의 또 다른 연구 [13]에서는 대화지향 부

모는 일터 의사소통시 개방성및자율성 정도와 정적

으로 관련되어 있고, 순응지향 부모는 부적으로 관련

되어 있다고 나타났다. 이밖에 RFCP를 활용한 연구

들로는 한ž미 대학생의 가족 커뮤니케이션 패턴과 부

모와의 만족도차이에 관한 연구 [14], 청소년의 외모

에 대한 인식과 인터넷 이용, 가족 커뮤니케이션 관

계에 대한 연구 [15], 가족 의사소통 패턴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노출, 내적 통제성 및 의사소통 능

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16], 가족형태 및가족의사

소통 유형에 따른 이동전화 조정경험차이 분석 등이

있다.

2-2. 가족 유형과 TV 시청

현대 사회 가족의 기능과 결속력은 전통 사회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으나, 가족은 여전

히 개인에게는 1차적 준거집단으로 기능하고 있고,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이며, 사회 각 분야에 막강

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 제도이다. 특히 한국의

가족은 서구와는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 강한 의미를

가져, 가족의 구성원리가 과거에 비해 약화된 측면이

있음에도 여전히 개인 일상뿐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

에 용해되어 막강한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다

[17],[18],[19],[20],[21]. 따라서 가족내 의사소통에 대

한 관심과 연구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차지하고 있

고,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써 TV나 전화 등도 여전히

주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럴 [22]에 의하면 가족구성원들의 TV프로그램공

동시청은 웃음, 눈물, 분노, 지적 자극 등을 공유하게

함으로써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해 주는역할을 한

다. 또 TV시청은 가족들이즐기는 여러 활동 중의 하

나이며, TV는 가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하며 가족구성원은 TV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만이

아닌 가족구성원과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TV를 본다는 것이다. 한편, 맥클라우드 [8]는 사회지

향 또는 순응지향에 속하는 가족의 부모와 아동들은

TV시청량이 많은 반면, 뉴스시청에 소비하는 시간은

적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지향에 속하

는 아동은 TV폭력물 시청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홍석운 [23]은 사회지향성(순응지향)과 개념지향

성(대화지향)의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을 도입하여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텔레비전의 사회적 이용양식과

시청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사회지향적

(순응지향)가족에 비해 개념지향적(대화지향)가족이

텔레비전 시청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순화 [9]
는 가족커뮤니케이션 유형이 가정 내 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고등학생 268명을 대

상으로 시청량과 정보적⋅오락적 프로그램 선호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순응지향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권위형이 시청량이 가장 높았고, 대화지향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다원형이 가장 낮은 시청

량을 나타내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확인할 수 있

었다.

Ⅲ. 연구문제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인 대화지향성과 순응지향

성을 사용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화지향적인 가족

에서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시청량이 적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순응지향적인 가족은 대화지향 가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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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시청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24]. 이를 바탕으로 최근 급변하고 있는 가족 환

경 안에서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따른 아동의 TV 
행태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연구문제 1과 2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따라 아동의

TV시청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1-1: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따라 아동

의 TV시청량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1-2: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따라 아동

의 TV프로그램 선호도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2: 가족 유형(협의, 다원, 권의, 방임)에 따

라 아동의 TV시청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2-1: 가족 유형(협의, 다원, 권의, 방임)에

따라 아동의 TV시청량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2-2: 가족 유형(협의, 다원, 권의, 방임)에

따라 아동의 TV프로그램 선호도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Ⅳ.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대구광역시 초등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대구광역시 총4개 교육청(남부 달성, 동
부, 서부)소재의 초등학교를 각 1개교씩 선정하였

다.2) 
그리고 피아제의 인지발달단계의 따라 형식적 조

작단계3)인 13살 6학년 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00부의 설문

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을 했다고 판단되

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총

191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문헌연구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도구

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자가 측정항목 구성의 오류를

점검하기 위해서 본 조사가 있기 한 달 전에 초등학

생 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설문지 결과 가족 커뮤니케이션상황을 묻는

질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 발견되어 본 조사

에서는 몇가지쉬운 용어로 바꾸어 수정하고 보완과

정을 거쳐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4점 척도를 사용

한 이유는 설문대상인 아동이 실제로 정적인 감정이

나 부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음에도불구하고 단지 쉽

게 “보통이다”에반응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 가지 반응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타당한 정보

를 얻을 수 있기 위함이었다.
회수된 설문지들은 SPSS15.0 통계프로그램을 통

하여 빈도분석, T-검증, 분산분석(One way ANOVA)
을 사용하였고, 모든 통계의 유의도는 p<.05 수준으

로 검증하였다.

Ⅴ. 조작적 정의

5-1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

리치 [25]가 1991년 발표한 수정된 가족커뮤니케이

션 패턴(The Revised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 
RFCP)을측정하는척도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척도는

총 26항목으로 15항목은 대화지향을측정하기 위한 것

이고, 11항목은 순응지향을 측정하기위한 것이다. 
대화지향은 부모에게 생각이나느낌을 공개적으로

교환하고 대화를 촉진하도록 하는 측면을 측정한다.
순응지향은 부모의 뜻에 순종하도록 부모의 권위

를 행사하는 측면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대화지

향 척도의 경우 Cronbach's ∂=0.93이고, 순응지향 척

도의 경우Cronbach's ∂=0.89로, 이 척도는 매우 신뢰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2 가족 유형

가족 유형을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의 대화지향

2) 대구광역시 남부H초등학교 50명, 달성H초등학교 50명, 동부D초등학교 50명, 서부S초등학교 50명 총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가장 완성된 인지적 조작을 할 수 있는 단계이다. 구체적이고실제적인 상활을넘어서마음속에만 있는 추상적 사상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사고가능하다. 형식적 조작기의 아동은 가능성과 이상적 상황에 대하여 사고 할 수 있으며, 과학자와 유사한 가설 연역적 사고를 할 수

있다(이옥형, 2002). 앗킨(Atkin, 1991)은 10-12세에 텔레비전의 시청량이 정점을 이룬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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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순응지향성의 평균4)을 기준으로 협의, 다원, 권
위, 방임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협의형 가족

은 대화지향성과 순응지향성 모두 평균이상인 가족

을 말하며, 다원적 가족은 대화지향성은 평균이상이

나 순응지향이 평균이하인 가족이고, 권위형 가족은

대화지향성이 평균이하이지만 순응지향성이 평균이

상인 가족이며, 방임형 가족은 대화지향성과 순응지

향성 모두 평균이하인 가족을 말한다. 

5-3 TV시청

5-3-1 시청량

2009년 방송매체이용형태조사의 기준으로 텔레비

전 시청량은 평일(월요일~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3개 항목의 응답을 합산한 후 평균을 계산하여 TV시
청량의 지수로 삼았다.

5-3-2 프로그램 선호도

2009년 방송매체이용형태조사의 TV시청형태조사

의 분류기준을 중심으로 시청 시 우리가족이 함께

TV를 볼 때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지 설문하였

다. 설문된 프로그램은 정보적 프로그램과 오락적 프

로그램으로 총 11개 항목에서 정보적 프로그램 6개
항목, 오락적 프로그램 5개 항목(표1 참고)을, 4점 척
도로 측정하였고, 각각의 항목을 합산한 후 평균을

계산하여 프로그램선호도를 지수로 삼았다. 본 연구

에서 정보적 프로그램의 경우 Cronbach's ∂=0.82이
고, 오락적 프로그램의 경우 Cronbach's ∂=0.75로, 이
척도는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TV프로그램 유형

Table. 1. TV program type

정보적 프로그램 오락적 프로그램

뉴스 및 보도 드라마

다큐멘터리 영화

대담/토론 스포츠

교양 및 생활정보 음악/쇼/토크쇼

문화예술 코미디/시트콤

학습/퀴즈

Ⅵ. 연구결과

6-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 연구의 응답자는 아동, 즉 초등학생 6학년집단

으로 전체응답자191명 중 남자99명(51.8%), 여자92명
(48.2%)로 표집 되었다. 가족 수는 2명에서부터 7명
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2명의 가족 1명
(0.5%), 3명의 가족 22명(11.5%), 4명의 가족 134명
(70.2%), 5명의 가족 29명(15.2%), 6명의 가족 4명
(2.1%), 7명의 가족 1명(0.5%)이었다.

또, TV 시청량은 평일 2시간44분, 토요일 3시간32
분, 일요일 3시간57분으로 아동의 평균 TV 시청량은

3시간11분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TV프로그램선호도

는 정보적 프로그램 2.49%, 오락적 프로그램 2.70%
로 나타났다.

6-2 연구결과 분석

연구문제1은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따른 아동

의 TV시청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화지향과 순응지향에 있어서 TV시청량과 TV프로

그램선호도에 어떠한 차이가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2.54이며 대화지향 평균은 2.89이고, 순응지

향 평균은 2.20이었다.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인 대

화지향과 순응지향 항목점수의 평균이 높은 패턴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아동의 TV평균시청 량은 3시간 11분이고, 아동의

TV프로그램선호도는 정보적 프로그램 2.49, 오락적

프로그램 2.70로 오락적 프로그램이 조금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문제1을 해결하기위한, 구체적 연구문제인 연

구문제1-1은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따른 아동의

TV시청 량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T-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대화

지향; M=2.32, 순응지향; M=5.33)에 따라 순응지향

가족은 TV시청량이 높고, 대화지향 가족은 TV시청

4) 본 연구에서 아동의 대화지향 평균은 2.89이었으며, 순응지향 평균은 2.2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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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

(T=-13.60, p<.001)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2.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따른 아동의 TV시청량 

Table 2. The amount of adolescent TV use based on 

family communication pattern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T값

대화지향 141 2.32 1.23
13.60***

순응지향 50 5.33 1.63

*P<.05, **P<.01, ***P<.001 이하 표에서 동일함

다음으로 연구문제1-2는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

에 따른 아동의 TV프로그램선호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가
족커뮤니케이션 패턴(대화지향; M=2.75, 순응지향; 
M=1.77)에 따라 정보적 프로그램은 대화지향가족이

순응지향가족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T=11.27, p<.001)가 있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또,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대화지향; 
M=2.46, 순응지향; M=3.39)에 따라 오락적 프로그램

은 순응지향가족이 대화지향가족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한 차이(T=-10.43, p<.001)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연구문제1-2는 가족

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따라 아동의 TV프로그램선호

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따른 아동의 TV 프로그램

선호도

Table 3. The program preference of adolescent TV 

use based on family communication pattern

가족커뮤니
케이션패턴

TV
프로그램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T값

대화지향 정보적
프로그램

141 2.75 0.55
11.27***

순응지향 50 1.77 0.44

대화지향 오락적
프로그램

141 2.46 0.59 -10.43**
*순응지향 50 3.39 0.35

연구문제2는 가족 유형에 따른 아동의 TV시청 차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

(대화지향, 순응지향)을 바탕으로 협의형, 다원형, 권
위형, 방임형의 4가지 가족 유형에 따라 TV시청량과

TV프로그램선호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

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가족 유형을 대화지향 2.89와 순응지향 2.20

의 각 평균값을 기준으로 협의형, 다원형, 권위형, 방
임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대화지향인 경

우 평균값 2.89를 기준으로 191명의 표본을 이분화

하였는데 그 결과 상위집단 101(52.9)명, 하위집단

90(47.1)명이었다. 순응지향인 경우 평균값인 2.20을
기준으로 표본을 이분화 한 결과 상위집단 87(45.5)
명, 하위집단104(54.5)명이었다.

대화지향과 순응지향이 모두 평균이상인 협의형

은 24(12.6)명, 대화지향은 평균이상이고 순응지향은

평균이하인 다원형은 77(40.3)명, 순응지향은 평균이

상이고 대화지향은 평균이하인 권위형은 63(33)명, 
대화지향과 순응지향 모두 평균이하인 방임형은

27(14.1)명으로 다원형, 권위형, 방임형, 협의형으로

분포하였다. (그림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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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족 유형 유형화 결과

Fig. 2. The result of family types

연구문제2를 해결하기위한, 연구문제2-1은 가족

유형에 따라 아동의 TV시청량에 어떠한차이가 보이

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One way ANOVA
를 실시하였는데, 가족 유형(협의형; M=3.68, 다원형; 
M=1.66, 권위형; M=4.69 방임형; M=3.04)에 따라 아

동의TV 시청량은 권위형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

로는 협의형, 그리고 방임형이었다. 가장 낮은 TV 시
청량을 보인 가족 유형은 다원형으로 나타났으며, 유
의미한 차이(F=58.46, p<.001)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

었다. (표4. 참고)



김애정, 남종훈 ;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이 아동의 TV 시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1169

표 4. 가족 유형에 따른 아동의 TV시청량

Table 4. The amount of adolescent TV use based on 

family types

가족 유형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F값

협의형 가족 24 3.68 2.08

58.46***
다원형 가족 77 1.66 0.56

권위형 가족 63 4.69 1.67

방임형 가족 27 3.04 1.40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느 가족유

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LSD(least 
significant difference)를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시도하

였다. 그 결과 협의형 가족은 다원형과 권위형 사이

에서, 다원형 가족은 협의형과 권위형 그리고 방임형

사이에서, 권위형 가족은 협의형과 다원형 그리고 방

임형 사이에서, 방임형가족은 다원형과 권위형 사이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고).

표 5. 사후검증

Table 5. LSD 

시청 량 협의형 다원형 권위형 방임형

협의형 *** **

다원형 *** *** ***

권위형 ** *** ***

방임형 *** ***

다음으로 연구문제2-2는 가족 유형에 따른 아동의

TV프로그램선호도에 어떠한 차이가 보이는지를 검

증하기위해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는데, 가족

유형(협의형; M=2.48, 다원형; M=3.05, 권위형; 
M=1.87 방임형; M=2.38)에 따라 정보적 프로그램은

다원형, 협의형, 방임형, 권위형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F=77.65, p<.001)
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 가족 유형(협의형; 
M=3.06, 다원형; M=2.18, 권위형; M=3.25 방임형; 
M=2.57)에 따라 오락적 프로그램은 권위형, 협의형, 
방임형, 다원형의 순서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유의미한 차이(F=58.46, p<.001)가 있는 것으로 검

증되었다(표 6. 참고).

표 6. 가족 유형에 따른 아동의 TV프로그램선호도

Table 6. The program preference of adolescent TV 

use based on family types

가족유형
TV

프로그램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F값

협의형

정보적
프로그램

24 2.48 0.47

77.65***
다원형 77 3.05 0.38

권위형 63 1.87 0.48

방임형 27 2.38 0.58

협의형

오락적
프로그램

24 3.06 0.44

61.51***
다원형 77 2.18 0.47

권위형 63 3.25 0.47

방임형 27 2.57 0.59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느 가족 유

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LSD(least 
significant difference)를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시도하

였는데, 그 결과 정보적 프로그램선호도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락적 프로

그램선호도에서는 협의형 가족은 다원형과 방임형

사이에서, 다원형 가족은 협의형과 권위형 그리고 방

임형 사이에서, 권위형 가족은 다원형과 방임형 사이

에서, 방임형가족은 협의형과 다원형 그리고 권위형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고).

표 7. 사후검증

Table 7. LSD

정보적
프로그램

협의형 다원형 권위형 방임형

협의형 *** *** ***

다원형 *** *** ***

권위형 *** *** ***

방임형 *** *** ***

오락적
프로그램

협의형 다원형 권위형 방임형

협의형 *** ***

다원형 *** *** ***

권위형 *** ***

방임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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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인간은 가족 안에서 태어나고, 가족 안에서 성장

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남편과 부인, 그리고 자녀

로 구성된 단위를 의미한다. 이 같은 정의는 가족이

혈연이나 결혼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전통적 신념을

반영하고 있다. 또 가족은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망으

로 이루어진 작은 사회체계이기도 하다. 커뮤니케이

션 또한 관계를 만들고, 지속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출발한 것을 감안한다면 가족은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되는 최초의 집단 또는 사회체계라고 할 수 있

다. 그런 점에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

션이 어떠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가는 가족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변해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유

형 또는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따라 아동의

TV시청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이
를 위해 기존이론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대구광

역시 총4개 교육청(남부 달성, 동부, 서부)소재의 초

등학교를 각 1개교씩 선정하였다. 설문대상은 6학년

19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학생이 99명(51.8%), 
여학생이 92명(48.2%) 이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진행된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은 가족커뮤니케이

션 패턴(대화지향, 순응지향)에 따라 아동의 TV시청

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위한 것이었

다. 순응지향적인 가족의 아동의 TV 시청량은 높았

고 대화지향적인 가족의 아동의 TV 시청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V프로그램 선호도에서는 순응지

향적인 가족은 오락적 프로그램을 선호하며 대화지

향적인 가족은 정보적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2는 가족 유형(협의형, 다원형, 권위형, 

방임형)에 따라 아동의 TV시청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동의 TV시청량과 TV프로그램선호도에 어

떠한 차이가 보이는지를 One way ANOVA을 통해 검

정한 결과 TV 시청량은 권위형, 협의형, 방임형, 다
원형의 순으로 나타났고, TV프로그램 선호도에서는

정보적 프로그램은 다원형, 협의형, 방임형, 귄위형

순으로, 오락적 프로그램은 권위형, 협의형, 방임형, 

다원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순응지향을 강

조하는 권위형 가족 유형의 아동은 TV의 시청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오락적 프로그램을 선호

하며, 반면에 대화지향을 강조하는 다원형 가족 유형

의 아동은 TV의 시청량은 낮았지만 정보적 프로그램

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흔히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TV가 가족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에서 탈피하여 가족의 환경, 
즉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과 가족 유형에 따라 TV의
시청의 행태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주목했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가족

커뮤니케이션과 TV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중･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4개의 교육청(남부, 달성, 동부, 
서부)중 1개교를 무작위표집을 사용하여 200명의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나, 이는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

여 본 연구의 결과를 좀 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연구문제와 관련

하여 TV시청과 관련하여 TV 시청량과 프로그램선호

도뿐 아니라 아동의 TV시청과 관련한 변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셋째, 측정과 관련하여 가족 커뮤니케이션 패턴

과 가족 유형을외국선행 연구에서 개발한척도를 인

용하여 그대로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가족커뮤니

케이션 연구들에서도 논의되어왔던 점으로서,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가족커뮤니케이션

유형화를 형성하여 보다 유용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에 대

한 면밀한 분석과 심층적접근을 통해서 보다 유용한

연구가 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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