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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영상미디어가 일상화되고 이용 연령대가 하향화되면서 유아

기의 과도한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0세~6세 영유아의 69.2%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를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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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creen media time of young childre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reasons for allowing young children to use screen media and their children’s 

ability to regulate screen media.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614 children aged 5-6 (312 boys and 302 girls), 

and all the survey questions were answered by their mothers.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bootstrapping analysis were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using SPSS 25.0 

and Mplus 8.6.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 educational and ritualized reasons for allowing 

young children to use screen media and children’s screen media time directly affected young children’s 

ability to regulate screen media. Second, children’s screen media tim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educational and ritualized reasons for allowing their children to use screen media and children’s 

ability to regulate screen media. When mothers permitted their children to use screen media for educational 

purposes, their children were likely to spend less time on screen media usage which, in turn, increased their 

ability to regulate screen media. Conversely, the more mothers allowed their children to use screen media 

for ceremonial purposes, the more time their children spent on screen media and the less ability they had to 

regulate screen media usage. These outcomes suggest that, to improve children’s screen media regulation 

ability, mothers must not routinely allow their children to use screen media and should manage their 

children’s screen media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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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media time

Human
Ecology
Research



170 | Vol.61, No.2, May 2023: 169-182 www.her.re.kr

김호정·이동미·김빛나·서승희·박주희

Human Ecology Research

월 미만에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세 이하 자

녀가 있는 가정의 대부분이 스마트폰과 TV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공지능 스피커와 게임콘솔, 교육용 단말기를 보유한 비

율도 각각 46.9%, 35.3%, 28.7% 등으로 나타나, 유아들이 비교

적 어린 시기부터 다양한 영상미디어 기기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

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유아의 일상에서 영상미디어가 차지하

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 자녀를 둔 보호자의 72.3%가 자

녀의 영상미디어 이용을 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Korea Press Foundation, 2020). 그러나 이러한 부

모들의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만 5세~6세 아동의 

하루 평균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은 미국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의 

권고 수준인 주중 1시간, 주말 3시간을 훨씬 넘어선 4시간 24분

으로 나타나, 어린 시기 과도한 영상미디어 노출에 대비할 수 있

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Korea Press Foundation, 2020). 하지만 생애 초기부터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스마트 미디어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환경에서 성장한 알파 세대(McCrindle, 2021)에 속하는 유아들

의 경우, 영상미디어에 대한 노출과 이용 자체를 제한하거나 규제

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오히려 다양한 영상미디

어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영상미디

어를 이용하여 과도한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을 함양시켜 주는 것이 보다 장

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이란 자기 주도적으로 영상미디어 이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Ahn et al., 2013). 유아기는 자

기조절능력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서(Yang, 2011) 유아기에 

발달된 자기조절능력은 유아로 하여금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자신

의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이후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과 적응의 토대

가 된다(Kim et al., 2008; Moffitt et al., 2011; Morawska et 

al., 2019). 마찬가지로 영상미디어를 처음 이용하는 시기에 형

성된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은 향후 유아가 성장하면서 접하게 되

는 다양한 영상미디어 환경에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도와 목적

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영상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

력의 근간이 된다(Heo, 200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아기에 적

절한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은 향후 과도한 영상

미디어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기조절 발달이론(Kopp, 1982)에 따르면, 유아는 부모나 교

사와 같은 주요한 성인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행동을 조

절하다가 점차 외부의 규칙 없이도 내적으로 행동을 조절하는 능

력을 발달시키게 된다(Grolnick & Farkas, 2002; Lee, 2009). 

즉, 부모가 유아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기대와 규칙을 알려 

주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유아 스스로 

언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합리

적인 방식으로 유아에게 규칙을 이해시키고 적절한 한계를 설정

해 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촉진한다는 

선행연구자들(Kim, 2005; Yang & Lee, 2003)의 주장을 영상미

디어 조절능력에 적용해 보면, 어머니가 유아에게 영상미디어를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일관되게 

알려 주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울 때, 유아는 영상미디어 이용 

시 지켜야 할 행동 규칙들을 이해하고 이를 내면화하게 되어 영

상미디어 조절능력 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Kim & Kim, 2022). 

지금까지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위와 같

은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부모가 유아의 영상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일관성 있

게 지도할 경우,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다는 선행연구(Coyne 

et al., 2017; Jago et al., 2016; Kang & Shim, 2011; Nikken 

& Schold, 2015; Tang et al., 2018)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즉, 주양육자가 자녀에게 어떻게 영상미디어를 제시하고 지도하

는지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주양

육자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영상미디어를 제시하

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자녀의 영상

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는 목적에 따라 영상미디어 이용을 지도하

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용과 충족이론(Uses and Gratifications Theory)에 

따르면, 영상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과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영상미디어를 능동적으

로 선택하여 이용한다. 이때, 영상미디어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동

기에 따라 정보를 얻거나 교육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영상

미디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도구적(instrumental) 

이용’과 특별한 목적 없이 영상미디어를 단순히 하나의 매체로

서 소비하는 ‘의례적(ritualized) 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Rubin, 1984). 그런데 취학 전 유아들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영

상미디어를 처음 이용하기 시작하며, 스스로 목적과 동기를 가지

고 영상미디어를 주도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양육자가 가지고 있

는 양육 목적이나 동기에 의해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나 내용 등

의 범위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자녀의 영상

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는 목적이 어떠한지가 유아의 영상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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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능력 발달에 대한 중요한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Brown & 

Hayes, 2001; Nabi & Krcmar, 2016). 특히 유아의 경우 주양

육자가 도구적 목적으로 자녀의 영상미디어 이용을 허용할 때 주

로 자녀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하거나 온라인 학습을 하기 위

한 교육적 목적으로 영상미디어를 제공한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Kim & Shin, 2019;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1)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유아에게 영상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는 도구적 목적 중 구체적으로 교육적 목적에 초점

을 두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어머니가 자녀

의 영상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는 교육적 목적과 의례적 목적이 유

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의 영상미디어 이용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들이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달래거나 가정 내에서 집안일이나 직장일을 

하기 위해,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혼자만의 시간이 필

요할 때와 같이 의례적인 목적으로 자녀에게 영상미디어를 주로 

허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14; Koh, 2014; Oh & 

Park, 2019). 이와 같은 의례적인 목적으로 유아에게 영상미디어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 유아는 주로 혼자 영상미디어를 이용하게 

된다(Kim & Lee, 2019). 즉, 어머니가 유아에게 영상미디어 이용

과 관련한 규칙을 제공하기보다 유아 혼자 영상미디어를 이용하는 

상황에 놓이므로 유아는 영상미디어 관련 규칙을 내면화하기 힘들

고, 결과적으로 스스로 영상미디어 이용을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

시키기 어렵다. 반대로 어머니가 특정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한 교

육적 목적으로 영상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어머니는 유아

와 상호작용을 통해 어머니가 해당 영상미디어의 내용, 시청시간 

등과 관련한 적절한 기대와 규칙을 유아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선행연구들(Kang, 2021; Kang & Shim, 2011)에 따르면, 적절한 

감독이나 지도 없이 유아 혼자 영상미디어를 이용하도록 방치하

는 대신 부모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자녀의 영상미디어 

이용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때, 그리고 부모가 영상미디어의 목적

과 내용을 평가하고 자녀의 영상미디어 이용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때,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이 증진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머니

가 의례적 목적이 아닌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녀의 영상

미디어 이용을 허용하고 지도할 경우, 유아는 영상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규칙과 기대를 내면화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높은 수

준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어머니가 유아의 영상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는 목적과 더불어 

영상미디어 조절능력과 관련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은 유

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다. 자기조절능력 발달이 시작되는 

유아기에 영상미디어를 과도하게 시청하는 경우, 부모 자녀 간 상

호작용, 상상놀이, 신체활동과 같이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경험이나 활동을 해야 할 시간이 영상미디어 시청으

로 대체되어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Diamond 

& Lee, 2011).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유아가 영상미디어를 많

이 시청할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반면(Choe et al., 2022; 

Lawrence et al., 2020; McNeill et al., 2019; Nathanson et 

al., 2014),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적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liff et al., 2018). Hetherington 등

(2020)의 연구에서도 3세 때 하루에 1시간 이상 영상미디어를 시

청한 경우, 5세 때 측정한 자기조절능력이 낮았으며, Inoue 등

(2016)도 3세 때 5시간 이상 영상미디어를 시청한 남아들의 경우 

하루에 1~2시간 영상미디어를 시청한 남아들에 비하여 5세에 자

기조절능력과 관련된 문제를 보고할 가능성이 더 컸다고 보고하

였다. 나아가 자기조절능력 발달의 기저를 이루는 핵심적인 기질

적 특성인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와 영상미디어 시청시간

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Fitzpatrick 등(2022)에 따르면, 3.5세 때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길수록 4.5세에 측정한 의도적 통제 수준

이 낮았으나, 3.5세 때 측정한 의도적 통제 수준은 4.5세에 측정

한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유아기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자기조절 능력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국내에서도 유아의 영

상미디어 시청시간이 늘어날수록 자기조절능력이 감소하고, 부

모가 평가한 영상미디어 시청수준이 적절할수록 자기조절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n & Kang, 2021; Cho et al., 

2018; Hwang & Son, 2014; Kim & Hwang, 2017; Kim & 

Yoo, 2013). 

실제로 영상미디어의 과도한 이용이 신경인지기능과 이와 연

관된 뇌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최근 뇌과학 분야의 연구결과들

이 위와 같은 결과를 뒷받침한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자기조절

은 주의통제, 작업기억, 감정과 충동조절을 포함한 기능을 다루

는 뇌의 전두엽, 특히 이마 바로 뒤 전전두 피질 영역의 기능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ang et al., 2012).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과

도하게 시청하는 청소년의 경우 자기통제력과 충동조절에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측 하전두회(inferior frontal gyrus, 

IFG)와 변연계 간 연결성이 정상이용군에 비해 감소된 것이 확

인되었다. 또한 인터넷 게임을 과도하게 시청하는 청소년의 경

우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유연한 통제 처리과정(flexible control 

process)을 담당하는 전두-두정 네트워크(fronto-parietal 

network)의 기능적 연결성이 저하되고, 인지 활동의 기본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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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출성 회로(salience network)에서 뇌기능 연결성이 저하된 것

으로 보고되었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9). 비록 앞

서 언급된 연구들이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아니지만, 영

유아기가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자기조절

능력과 관련된 뇌의 전두엽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Yang et al., 

2012)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증가

할수록 유아의 신경 인지기능 및 자기조절능력에 관여하는 뇌의 

구조 및 연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기조절능력의 일부인 영

상미디어 조절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유아기에 영상미디어 시청권고 기준을 따르지 않고 과도하

게 영상미디어를 시청하는 경우, 자기조절과 관련된 뇌 영역인 전

두-후두 근막(frontal-occipital casciculus)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Hutton 등(2020)의 연구결과에 의해 뒷받침되

고 있다.

한편 어머니가 영상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는 목적은 유아의 영

상미디어 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을 매개로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Rubin (1984)은 의례적으로 영상미디어

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정보를 습득하거나 교육적인 목적으

로 선택적으로 영상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영상미디

어 내용에 쉽게 끌리게 되며 습관적으로 더 자주 영상미디어를 이

용하게 될 수 있음을 주장하여 영상미디어 이용의 목적이 영상미

디어 시청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

로 선행연구들(Barr et al., 2010; Beyens & Eggermont, 2014; 

Nathanson, 2001; Vandewater et al., 2005)에 따르면, 부모

가 의례적 목적으로 영상미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영상미

디어 시청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이 있다. 국내에서도 식당

이나 병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의례적으로 유아에게 영상미디어

를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긴 경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Shin, 2019). 교육적 목적과 같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영상미디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닌 의례

적 목적으로 영상미디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유아의 영

상미디어 이용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거나 지도감독을 하

기 어려우며, 유아 혼자 영상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Kim & Lee, 2019; Rideout et 

al., 2003; Samaha & Hawi, 2017). 즉,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

청시간은 이들의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한 문지기(gatekeeper) 역

할을 하고 있는 부모의 허용 목적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의 증가는 앞

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의 신경 인지기능 및 자기조절능력에 관

여하는 뇌의 구조 및 연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궁극적으로 이

들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Lillard & 

Peterson, 2011; Nathanson & Beyens, 2018; Radesky et al., 

2015), 어머니가 영상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는 목적과 유아의 영

상미디어 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의 매개효과

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가 유아의 

영상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는 목적과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

간,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 등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는 예

측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부모가 유아의 영상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는 교육적 목적과 의례적 목적이 실제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경로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모가 자녀의 영상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는 목적이 유아의 영상

미디어 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검증하는 것은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모가 영상미디어에 대

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정 내 영상미디어 이용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양육자인 어머

니가 자녀의 영상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는 교육적 목적과 의례적 

목적이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을 매개로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때, 영상미디어 이

용을 허용하는 목적이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에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가정하는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

로,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

칠 것임을 가정하는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두 

모형을 비교한 후, 보다 적합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자기조절능력이 낮고

(Matthews et al., 2009)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

아진다(Chung, 2005)는 선행연구 결과들에 근거하여 유아의 성

별과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유아의 어머니가 자녀의 영상미디어 이용

을 허용하는 교육적, 의례적 목적이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영상미디어 시청시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유아기 

영상미디어 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유아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영상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영상미디어를 조절하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입방안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

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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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1. 자녀의 영상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는 어머니의 교육

적, 의례적 목적과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은 유아의 영

상미디어 조절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자녀의 영상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는 어머니의 교육

적, 의례적 목적이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유의하게 매개하는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하여, 2022년 4월 26

일부터 5월 9일까지 전국에서 표집된 만 5세~6세 유아 614명

이었으며, 유아에 대한 자료는 어머니의 응답을 통해 수집되었

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만 5세가 315명(51.3%), 만 6세가 299

명(48.7%)이었고 성별은 남아가 312명(40.5%), 여아가 302명

(49.2%)이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중이라고 응답한 유

아가 526명(85.7%)이었고, 기관에 재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유

아는 88명(14.3%)이었다. 영상미디어를 처음 이용한 시기를 살

펴보면 연구대상의 약 82%에 해당하는 505명의 유아가 만 1세에

서 3세 사이에 영상미디어를 처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만 0세(생후 12개월 미만)에 처음 영상미디어를 이용한 

유아가 41명(6.7%), 만 1세와 만 2세, 만 3세에 이용하기 시작한 

유아가 각각 174명(28.3%), 180명(29.3%), 151명(24.6%)이었

으며, 만 4세는 42명(6.8%), 만 5세 이후는 26명(4.3%)이 해당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연령대는 20대가 9명

(1.5%), 30대가 374명(60.9%), 40대 이후가 231명(37.5%)인 것

으로 보고되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2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대상이 17명(2.8%), 250만원~450만원 미만이 178명(29.0%), 

450만원~650만원 미만이 235명(38.3%), 650만원 이상이 184명

(30.0%)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목적 

유아의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목적을 측정하기 위

해 양육 수단이나 업무/휴식을 위해 영상미디어를 허용하는 정도

를 측정한 Beyens와 Eggeromont (2014), Elias와 Sulkin (2017)

의 척도 문항(각 4개 문항, 5개 문항)과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측정한 Nikken과 Jansz (2014)의 척도 문항 중 자

녀 교육을 위한 목적을 측정한 5개 문항을 합하여 총 14개의 문항

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유아의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한 어머니

의 목적이 어떤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베리맥

스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에는 5개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문항의 예시로는 ‘새로운 것

을 배우기 위해’, ‘다른 나라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

접 경험을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가 있다. 요인 2에는 총 9개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나 그중 요인부하량이 0.4 미만인 문항들(예: 

‘적절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이미 정한 이용규칙을 따르기 위

해’ 등)을 제외하여 4개의 문항이 최종적으로 포함되었다. 요인 2

에 속하는 문항의 예시로는 ‘식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취침 전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이가 다른 활동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가 

있다. 이용과 충족이론에 비추어볼 때, 요인 1은 정보를 얻거나 

교육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영상미디어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도구적 이용이며 그중에서도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영상미디어를 

이용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해당 요인을 ‘교육적 목적’으로 명명

하였다. 요인 2는 특별한 목적 없이 영상미디어를 소비하는 이용

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의례적 목적’으로 명명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

하게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교육

적 목적 .89, 의례적 목적 .76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영유아의 디지털

미디어 매체 노출실태 및 대책 연구(Lee et al., 2013)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

간이 주중과 주말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Kim & Shin, 2019)

의 보고를 고려하여 유아의 어머니로 하여금 유아가 주중과 주말

에 각각 일일 평균 영상미디어를 얼마나 시청하는지 분 단위까지 

응답하게 하였다. 이후, 주중 평균 시청시간과 주말 평균 시청시간

을 합산 후 7로 나누어 하루 평균 시청시간 값을 산출하였다. 

3)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Heo (2003)가 

텔레비전 시청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유아의 

영상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문항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4개 문항이며, 문항 예시로는 ‘영상미

디어 이용이 아이가 해야 할 일을 마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영상미디어가 보고 싶어도 참을 수 있다’, ‘보기로 한 영상만 이용

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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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중 4개 문항

은 역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5.0 (IBM Corp., Armonk, NY, USA)

과 Mplus 8.6 (Muthén & Muthén, 2021)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

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

째, 유아의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적 목적과 의

례적 목적이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을 매개로 영상미디

어 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최대 우도법 추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s)을 적용한 구조방

정식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과 경쟁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후 최종모형을 채택하였다. 이

후 최종모형의 변인 간 경로계수와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유아의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적 목적과 의례적 목적이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영상미

디어 시청시간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

해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원

자료에서 무작위 표본추출된 5,000개의 표본으로부터 간접효과

를 추정하였으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

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Shrout & Bolger, 

2002).

연구결과

1. 연구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만 5세~6세 유아의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

한 어머니의 교육적 목적과 의례적 목적, 유아의 하루 평균 영상

미디어 시청시간과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의 가능한 점수 범위와 

평균, 표준편차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유아의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적 목적의 평

균은 14.57, 의례적 목적의 평균은 9.22이다. 이를 문항 평균값

으로 환산하면 각각 2.91과 2.31로 5점 척도 중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의 중간 점수에 해당하는 값으로서 본 연구대상 어머니

들이 유아의 영상미디어에 대해 갖는 교육적 목적과 의례적 목적

은 다소 낮은 편이며, 의례적 목적에 비해 교육적 목적에 다소 높

게 응답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대상 유아들은 평균

적으로 하루 111.37분 영상미디어를 시청하며 영상미디어 조절

능력의 평균은 44.19(문항 평균, 2.60)로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다.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적 목적과 의

례적 목적은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적 

목적은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의례적 목적은 유아의 하루 평균 영상미디어 시청시간과 정적인 

상관인 동시에 영상미디어 조절능력과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유아의 하루 평균 영상미디어 시청시간과 영상미디

어 조절능력은 부적인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N=614)

Variable Possible score range M (SD)

Mothers’ educational reasons for allowing children to use screen media 5-25 14.57 ( 4.38)

Mothers’ ritualized reasons for allowing children to use screen media 4-20 9.22 ( 3.49)

Children’s screen media time per day (minutes) 5-540 111.37 (67.34)

Children’s screen media regulation ability 17-70 44.19 ( 7.21)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Variables (N=614)

Variables 1 2 3 4

1. Mothers’ educational reasons for allowing children to use screen media -

2. Mothers’ ritualized reasons for allowing children to use screen media .28*** -

3. Children’s screen media time per day -.02 .28*** -

4. Children’s screen media regulation ability .21*** -.19*** -.36*** -

***p<.001 



Vol.61, No.2, May 2023: 169-182 | 175www.her.re.kr

자녀의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적, 의례적 목적이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의 매개효과

Human Ecology Research

2.  유아의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적 목적과 의

례적 목적이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서 유아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의 매개효과

유아의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적 목적과 의

례적 목적이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영상

미디어 시청시간이 부분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한 연구모형의 적

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어머니의 교육적 목적과 의례적 목적에서 

유아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으로의 직접 경로를 제거한 완전매개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상정하여 비교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

형의 적합도 지수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연구모

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χ2(2)=.10(p=.95), χ2/df=.05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TLI, CFI가 모두 1.00이었으며 RMSEA와 

SRMR 모두 .00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경쟁모형의 경우, χ2(4)=50.62(p=.00), χ2/df=12.66

으로 나타났다. TLI=.44, CFI=.75였으며, RMSEA와 SRMR은 

각각 .14, .06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모형 비교 결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자유도의 변

화량이 2인데 χ2 차이 값이 50.52로 나타나 두 모형 간 χ2값의 차

이가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모형 

간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고 연구모형이 최종모형으로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최종모형의 측정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경

로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4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유아

의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적 목적은 유아의 영상

미디어 조절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β=.24, p＜.001), 유아

의 하루 평균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09, p＜.05).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한 어머니

의 의례적 목적은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β=-.19, p＜.001),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에는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1, p＜.001). 즉, 어머

니가 유아의 영상미디어를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허용하는 수

준이 높을수록 유아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영상미디어를 시청하

는 시간은 줄어들고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이 높아지는 경

향이 있는 반면, 어머니가 의례적인 이유로 영상미디어를 허용

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하루 평균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은 

증가하며 영상미디어에 대한 조절능력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을 의미한다. 또한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은 유아의 영상미

디어 조절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30,  

p＜.001),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길수록 유아가 스스로 영상미

디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어서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의 매개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제

시한 바와 같다. 어머니의 교육적 목적과 의례적 목적 모두 유아

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영향이 각각 β=.03 

Table 3. Model Fit Indices of Research Model and Competing Model

χχ2 df p χχ2/df TLI CFI RMSEA SRMR

Research model .10 2 .95 .05 1.00 1.00 .00 .00

Competing model 50.62 4 .00 12.66 .44 .75 .14 .06

Notes.  df=degrees of freedom;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Table 4. Coefficients of Final Model (N=614)

Path β SE t
95%

LLCI ULCI

 Mothers’ educational reasons for allowing children to use screen media → Children’s screen media regulation ability  .24 .04  5.67*** .26  .53

 Mothers’ educational reasons for allowing children to use screen media → Children’s screen media time per day -.09 .04 -2.33* -2.58 -.21

 Mothers’ ritualized reasons for allowing children to use screen media → Children’s screen media regulation ability -.19 .04 -4.91*** -.54 -.22

 Mothers’ ritualized reasons for allowing children to use screen media → Children’s screen media time per day   .31 .04  8.06*** 4.36 7.64

Children’s screen media time per day → Children’s screen media regulation ability -.30 .04 -8.68*** -.04 -.02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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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CI.{.01, .09}), β=-.09, (95%CI.{-.26, -.14})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논의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자녀의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

한 어머니의 교육적, 의례적 목적과 유아의 하루 평균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 자녀의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적, 의례적 목

적이 유아의 하루 평균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을 매개로 영상미디

어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

난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적, 의례적 목적 

수준은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영상미디어 이용

을 허용했을 경우에는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에 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 반대로 어머니가 특정한 목적이나 동기에 대한 구분 

없이 가사와 육아활동에 있어 편리함을 추구하는 의례적 목적으

로 영상미디어 이용을 허용했을 경우에는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

절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비롯

한 어머니 관련 변인들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

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Chae & 

Yu, 2015; Kim et al., 2008; Lee, 2010). 또한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이 집행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영상미디어

를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식사 중 TV를 이용하거나 만화를 감상

하는 것이 교육적 목적으로 영상미디어를 이용하는 것보다 인지

적인 집행기능 발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Corkin et al., 202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자기조절능력은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한 기대와 규칙을 제

공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여 자녀가 언제, 어떤 행동을 해

야 하는지 예측이 가능할 때, 그리고 유아가 이러한 외부 규칙

을 따르는 과정을 반복하고 점차 규칙이 내면화되면서 발달된다

Figure 1. Coefficients of final model.

Table 5. Bootstrapping Outcome of Indirect Effect (N=614)

β SE
95%

LLCI ULCI

 Mothers’ educational reasons for allowing children to use screen media → 
Children’s media time per day → Children’s screen media regulation ability

 .03 .01  .01  .09

 Mothers’ ritualized reasons for allowing children to use screen media → 
Children’s screen media time per day → Children’s screen media regulation ability

-.09 .01 -.2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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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telnik et al., 2017).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조절능력의 일

환인 영상미디어 조절능력 역시 자녀가 어머니의 가사와 육아 여

건에 따라 일관성 없이 영상미디어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에 지속

적으로 노출되면, 영상미디어 시청시간, 이유, 상황 등을 예측하

기 어렵고 규칙이 내면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영상미디어 조절능

력 발달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자

녀의 영상미디어 이용을 허용할 때 자녀에게 영상미디어 이용이 

어떤 상황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기대와 규칙을 제공하

여 자녀가 영상미디어를 이용하는 환경을 스스로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때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이 발달할 가능성이 더 높

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녀에게 의례적, 습관적으로 영상미디어 이

용을 허용하기보다 정보습득이나 교육적 목적과 같이 특정 목적

을 지니고 영상미디어를 이용하도록 하고, 시청시간과 장소 등 이

용환경을 일정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일관성 있게 자녀에게 영상

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상담 현장과 학교

에서는 부모교육을 통해 어머니가 자녀의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

한 허용 목적에 따라 자녀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하며,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영상미디

어 이용을 허용할 때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

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의례적으로 영상미디어 이용을 허용하지 않거나 그 정

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구

체적으로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16)는 빠른 속도

로 전개되고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폭력

적인 내용의 영상미디어 콘텐츠는 피하고 양질의 프로그램만 하

루 1시간 이내로 시청하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며 미디어 이용이 

자녀를 진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

다. 캐나다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단체 MediaSmart

에서도 영상미디어 이용 시, 분명한 규칙을 정하여 이용이 허용

되는 때와 아닌 때를 자녀에게 설명해 주어야 하며 부모와 자녀가 

영상미디어를 함께 이용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눌 것을 장려하였

다(McAleese, 2022).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역시 유

아기에 적합한 영상미디어 영상 이용 관련 기준을 제안하고, 부모

교육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유아의 하루 평균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은 유아의 영상미

디어 조절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

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증가할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감소된

다는 선행연구(Jensen et al., 1997; Kim et al., 2020; Kuss & 

Griffiths, 2012; Littel et al., 2012; Radesky et al., 201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이 자기조절능력을 구성

하고 있는 자기통제, 자기규제, 인지·행동적 자기관리 방법 등

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도출된 것이라는 선행연구(Heo, 2003)

의 주장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유

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

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의 증가와 두뇌 및 전두엽 발달과의 

관계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두뇌와 전두엽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의 행동과 생각, 주변 환경 등을 제

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인 유아가 과도한 영상미

디어 자극에 지속적인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두뇌 기능과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에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ABCD프로젝트(Adolescent 

Brain Cogntive Development Project)는 인터넷 시청시간에 비

례하여 유아의 대뇌피질 두께가 유의하게 얇아져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Shim, 2020). 이는 대뇌의 신경세포들이 정보를 주고

받는 시냅스가 감소함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하여 자기조절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 배외측 전전두피질, 전측대상피질의 발달과 신

경전달물질의 활발한 생성과 활동의 감소가 유아의 조절능력 발

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Yang et al., 2017). 이러한 점

에서 유아기에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이 잘 발달되도록 하기 위해

서는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을 제한함과 동시에 유아가 충분한 수

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미디어 이용 이외에 유아가 오감

을 활용하여 다양한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놀잇감을 제공하거

나 또래 유아들과 충분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내외적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Breitenstein et al., 

2021).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은 

유아의 두뇌발달과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나, 유아의 영상미디어 이용을 완전히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정한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16)에서는 학령 전 유아의 

경우 하루 평균 1시간 이내 영상미디어 이용을 제한할 것을 제안

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 유아들의 하루 평균 엉상미디어 

시청시간은 111.37분으로 보고되어,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

간이 권고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과 함께 스

마트폰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IT강국이며 자국 내 스마트폰 보급

률이 전 세계 1위,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이용할 정도로 스마

트 기기의 보급률과 이용률이 높아 유아들이 쉽게 영상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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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이와 같이 영상미디어에 대한 노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영상미디어 시청시간도 늘어나면서 미디어의 이용을 스스로 조절

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결과

에 의하면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은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부모가 과도한 영상미디

어 시청시간이 유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고 자녀

가 적정한 시간동안 영상미디어를 이용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

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영상미디어 이용습관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 과다하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가정에서 영상

미디어가 허용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자녀 스스로 영상미디

어 이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상미디어를 지나치게 이

용할 경우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자녀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9).

셋째, 자녀의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적, 의례

적 목적은 자녀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용자의 영상미디어 이용목적이 

영상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준다는 이용과 충족 이론의 핵심 가정

을 반영하는 것이다(Heo, 2005; Palmgreen et al., 1985). 또한 

이용자의 이용동기가 의례적일 경우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

는 경우보다 습관적으로 영상미디어에 자주 접촉하여 영상미디어 

노출 시간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Ferguson & Perse, 1993; Rubin, 1984). 

마지막으로, 유아의 하루 평균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은 어머니

의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한 교육적, 의례적 목적의 수준에 따라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어머니의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한 교육적, 의례적 목적과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어머니의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한 교육적, 의례적 목적이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에 영향

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의례적으로 자녀의 

영상미디어 이용을 허용할수록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증

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렇게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많은 유아

는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 반대로 어머니

가 교육적으로 자녀의 영상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면 유아의 영상

미디어 시청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유아의 영상미

디어 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어머니가 개인

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녀의 영상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유아의 흥미를 유도하고 주의를 끌 수 있는 자극적인 영상

미디어 이용을 허용하게 될 수 있다. 유아는 자극적인 영상미디어

에 더 흥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제재가 있기 전까지 영

상미디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되어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늘

어나게 될 수 있다(Samaha & Hawi, 2017). 이는 결과적으로 영

상미디어 자극의 과다 노출로 이어져 뇌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영상미디어 이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반대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지식이나 정보습득의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영상미디어 이용을 허용한 경우, 이용하게 될 교육 

콘텐츠와 영상미디어 시청시간 등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어

머니의 통제 아래서 자녀가 교육적 목적에 필요한 영상미디어만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는 어머니로부터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고 시청시간과 콘텐츠 등을 조절

하면서 유아의 영상미디어를 이용하는 데 있어 과몰입되지 않고 

조절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밝히며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의 영상미디어 이용이 매체에 

따라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컴퓨터는 터치가 가능한 스마트 기기에 비해서 키보드나 마우스 

조작 자체가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태블릿, 스마트폰도 조작 수

단, 휴대 가능성, 참여 수준 등이 매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추후 연

구에서는 이러한 각 매체별 특성이 유아의 영상미디어 이용에 미

치는 영향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유아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

해 사용한 척도는 본래 유아가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

이며, 유아의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의례적, 교육적 

목적 역시 여러 척도들에서 문항을 추출하여 구성된 것이라는 점

에서 척도의 제한점이 존재한다. 유아기 영상미디어 이용이 증가

하고 이들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추

후 연구에서는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영상미디어 이용과 조절

능력에 관한 척도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의 영상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미

치는 어머니의 영향만 조사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녀 양육의 주체

가 다양해짐에 따라 어머니뿐 아니라 자녀의 영상미디어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아버지, 조부모, 돌봄 교사 등 다양한 양육자들의 

영상미디어 이용 허용 목적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과 의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의 영상미디어 이용을 허

용하는 교육적, 의례적 목적이 자녀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 및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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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미디어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

다. 또한 유아기 자녀의 영상미디어 이용 지도 시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과 더불어 어머니가 유념해야 할 부분을 밝혔다는 데 의의

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는 자녀의 영상미디어 조절능력 향상

을 위하여 의례적인 영상미디어 이용을 허용하기보다 교육적 목

적을 지니고 영상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일정한 규칙을 제공함으

로써, 자녀가 영상미디어 이용상황을 예측하고 스스로 영상미디

어 이용을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어머니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 확보를 위하여 자녀에게 영상미디

어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를 지양하고, 영상미디어 이용 외에 그림

책 읽어주기,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신체활동, 산책 등 자녀와 직

접적인 상호작용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취학 전 유아들의 경우 스스로 목적과 동기를 

지니고 영상미디어를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이용하기보다 양육자

가 조성하는 영상미디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점에 근

거하여,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영상미디어의 이용과 

충족이론을 유아기까지 확장하여 적용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영상미디어 이용 연령대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현시

대 상황에서 유아의 영상미디어 이용에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의 경로를 이용과 충족이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밝혔다

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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