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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개인의 일, 여가, 교육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TV,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미디어 매체의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용 대

상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미디어 매체 이용이 빠르게 하향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취학 전 유아의 

교육과 놀이에도 미디어 매체가 적용되고 있다(Lee, Do, & Oh, 2013). 다양한 미디어 매체 중에서

도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와 같은 스마트 기기의 활용이 일상생활에 확대되는 이유는 스마트 기기

의 휴대가능성, 사용자 친화적 환경, 반응의 즉각성, 소셜 네트워크와 메신저 등을 통한 광범위한 커

뮤니케이션 기능(Jang et al., 2016) 등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스마트 기기는 누구

라도 접근가능하며, 손만 대면 기기가 작동하는 터치스크린 형식으로 유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부모들도 스마트 기기의 휴대가능성, 다양한 콘텐츠의 활용,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특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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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s of infants’ age for the first use of smart devices and the amount of time to use 

them on the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as well as investigated whether maternal managing behavior (setting 

rules on accessing smart devices and monitoring their child’s use of smart devices) had moderating effects. The 

study participants consisted of 521 three to six year old infants (235 boys and 286 girls).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a hierarchical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age at first 

use of smart devices and maternal managing behavior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of infants. The earlier the infants first used smart devices, the higher the level of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was also found to be higher when the mothers showed no managing behavior. 

Second, maternal managing behavior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the age at first use of smart devices and the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of infants. The effects of the age at first use of smart devices on the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of infants were greater when the mothers did not set rules regarding the use of smart devices 

and did not supervise children when using smart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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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영유아 자녀에게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유아의 스

마트 기기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0세∼5세 영유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Lee et al., 2013), 우리나라 유아들은 평균 

2.27세에 스마트 기기를 처음 이용하며, 최초 이용시기가 빠를수

록 스마트 기기 이용시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

자 중 23.6%는 1세에 스마트 기기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나 최초 이용시기가 매우 빠름을 보여주었고, 매일 1시간 이상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영유아도 전체의 9.5%인 것으로 보고되

어 다수의 유아가 이른 시기부터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스마트 기기

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스마트 기기는 유아의 

삶에 있어서 새롭게 중요한 맥락으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스마트 

기기의 이용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 기기의 이용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 연

구자들은 스마트 기기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언급

하였다. 스마트 기기 활용을 통해 유아의 흥미에 따른 다양한 수

업자료를 구성함으로써 학습동기를 부여하며, 유아의 과학적 태

도와 사고능력, 단어 습득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등 스마트 기

기 이용의 긍정적 영향들이 보고되었지만(Couse & Chen, 2010; 

Smeets & Bus, 2012; Yoo, 2012), 스마트 기기 이용으로 인한 부

정적인 발달적 결과나 위험 가능성이 더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스

마트 기기를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들은 신체적, 사

회적, 정서·행동 문제 측면에서 보고되었다. 우선, 신체적 측면

에서 스마트 기기 이용으로 인한 신체활동의 감소에 따른 비만 위

험과 근골격계 문제가 증가하였으며(Bremer, 2005), 신경학적 측

면에서는 스마트 기기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감정조절과 집중

력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 실행기능의 일부가 저하되고(Kuss & 

Griffiths, 2012), 뇌의 도파민 보상 매커니즘에 변형을 일으켜 일

상생활에서 주어지는 자극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과도한 

자극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Weinstein & Lejoyeux, 

2015). 사회적 측면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함으로써 가족과의 

의사소통 시간이 감소되고,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기술의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Jackson et al., 2011). 

또한 스마트 기기의 과도한 이용은 다양한 정서·행동 문제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우울, 불안과 위축, 

수면문제 등 내재화 문제뿐만 아니라 과잉행동, 충동성, 공격성과 

주의력 결핍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다(Chun, 

2015; Garrison, Liekweg, & Christakis, 2011; Kim & Chung, 

2016; Sigman, 2012; Zimmerman & Christakis, 2007).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 대한 스마트 기기의 부정적 영향 중

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격성과 주의력 결핍과 같은 외

현화 문제행동이라 할 수 있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협동적인 관

계형성이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인 유아기에 협동적 관계의 형

성과 유지에 필요한 기술들의 학습기회를 제한시킴으로써 누적

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적인 발달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

다(Bulotsky-Shearer et al., 2012). 실제로 높은 수준의 외현

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은 또래와의 협동적인 관계를 형성

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후 부모, 형제, 또래, 교사

와의 관계 등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lson, Choe, & Sameroff, 2017). 

지금까지 유아의 스마트 기기 이용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주의집중력이 발달

하는 과정에 있는 유아들이 단시간에 자극적이고 흥미를 유발하

는 요소들이 제공되고 손만 대면 즉각 반응이 오는 스마트 기기

를 이용할 경우, 빠르게 변하는 대상에만 반응하게 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주의를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Christakis, Ramirez, & Ramirez, 2012). 또한, 유아 의도와 상

관없이 스마트 기기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자극들, 특히 

폭력적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기대

와 생각을 발전시킴으로써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Browne & Hamilton-Giachritsis, 2005; 

Nikkelen et al., 2014).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의 이용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에 미치는 영향이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와 이용시간과 관련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자기조절력이 발달하는 과

정에 있으며, 공격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이를 해석하는 능력이 부

족하고,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는 유아들이 이른 시기에 오랜 

시간 동안 스마트 기기에서 제시되는 즉각적이며 부정적인 시청각

적 자극을 받게 되면 공격성과 주의집중 문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

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

는 시간이 많을수록 높은 수준의 공격성과 주의집중 문제가 나타나

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Kim & Chung, 2016; Lee et al., 2015),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가 빠를수록 유아의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 Chung, 2016).

한편,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와 이용시간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그 결

과는 다소 비일관적이어서 일부 연구들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

치는 영향력이 약하거나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Cho & Ko, 2013; Lee & Ha, 2017). 이는 스마트 기기 최초 이

용시기와 이용시간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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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요인에 의해 조절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스마트 기기의 이용시간이나 최초 이용시기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인 유

아 대다수가 부모나 성인 감독 없이 혼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

고 있었으며, 부모 양육행동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여 스마트 기기 이용시간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다(Kim & Chung, 2016; Lee et al, 2015). 반면, 

그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던 연구들의 경우 유아들의 대다수가 부

모나 친척 등 성인들과 함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Ha, 2017). 이는 스마트 기기의 이용시간과 최

초 이용시기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개입

행동이 조절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TV, 비디오, 전

자게임 등의 영향을 다룬 고전적인 미디어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

디어 이용 시 시청금지 프로그램을 사전에 정하고 시청 프로그램

을 추천하거나 미디어 내용에 대해 대화하는 것과 같은 부모의 개

입행동이 미디어 시청으로 인한 공격성에 대한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Barcus, 1976; Greenberg, 1983; 

Lin & Atkin, 1989), 이러한 가정을 유아의 스마트 기기 이용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스마트 기기의 경우 고전적인 미디어와는 달리 높은 접

근성과 휴대가능성으로 인해 유아가 스마트 기기에 무분별하게 

접근하여 이용 장소와 시간대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은 스마트 기기의 다양한 콘텐츠의 활용과 주의

를 집중시킬 수 있는 특성 등으로 인해 유아에게 먼저 스마트 기

기를 쉽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유아가 어머니의 허락 없이 스마트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편의를 위해 어머니가 유아에게 먼

저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지 않도록 스마트 기기 접근 관련 규칙

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아들은 스마트 기기에서 특

별한 검증과 규제 없이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접하게 될 가

능성이 높으므로 어머니는 유아 옆에서 유아가 내용들을 올바르

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더욱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유아의 스마트 기기 

접근 관련 규칙을 설정하는 것과 유아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할 때 

자녀 옆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대화하거나 설명해 주는 지도감독

을 하는 것을 스마트 기기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어머니의 개입행

동으로 간주하고, 이 두 가지 행동이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

와 이용시간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키는 역

할을 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 기기 최초 이

용시기와 이용시간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 외현화 문제행동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유아의 스마트 기기 이용시기와 이용시간, 그

리고 어머니의 개입행동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정 내에서 유아의 

스마트 기기 이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머니의 개입행동은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와 이용시

간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할 뿐만 아니라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어머니의 개입행동 중 접근 관

련 규칙 설정을 살펴보면, 휴대가 가능하며, 접근성이 높은 스마

트 기기에 대한 접근 규칙이 없이 유아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스

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절제하지 않고 스마트 기기를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임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환경은 자기 조절력을 배

워야하는 시기에 이를 배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부모가 스마

트 기기 접근 관련 규칙을 설정하지 않고 유아가 매번 아무런 제지 

없이 자신이 원할 때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면 유아가 순간적인 

충동적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며,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제대

로 발달시키지 못함으로써 주의력 결핍이나 공격성(Nigg, 2006; O’

Toole, Monks, & Tsermentseli, 2017; Willoughby et al., 2011; 

Zimmerman & Christakis, 2007)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 개입행동의 또 다른 차원인 지도감독이 유아

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가 자녀와 함께 내용에 대해 토론하거나 제시되는 내용이 암시적

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때 유아의 공격성 수준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ho & Ko, 2013; Linder & Werner, 

2012; Nathanson, 1999; Valkenburg et al., 2013). 아직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유아가 스마트 기기에서 검증과 

규제 없이 나오는 공격적인 내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러한 

행동에 대한 기대, 인식, 생각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Wu et 

al., 2014). 어머니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전달되는 폭력적인 내

용에 대해 유아에게 설명하거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유아가 올바로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기 때문

에 지도감독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Strasburger, Wilson, & Jordan,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와 이

용시간, 그리고 어머니의 개입행동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와 이용시간과 외

현화 문제행동 관계에 있어서 어머니의 개입행동이 이를 조절하

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때, 유아의 성(Cho, Chung, &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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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im & Chang, 2017)과 연령(Kang & Oh, 2011; Kong 

& Lim, 2013)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

과들에 근거하여 유아의 성과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분

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스마트 기기의 최초 이용시기와 이

용시간과 어머니의 개입행동을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롭고 중요한 맥락인 스마트 기기의 이

용을 고려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계획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

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유아의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 및 이용시간과 어

머니의 개입행동(접근 관련 규칙설정, 지도감독)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어머니의 개입행동(접근 관련 규칙설정, 지도감독)은 

유아의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 및 이용시간이 외현화 문

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경남, 그리고 전북에 소재한 16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21)

Variable N %

Gender Boy 235 54.9

Girl 286 45.1

Age (yr) 3 100 19.2

4 183 35.1

5 163 31.3

6  75 14.4

Birth order First 308 59.1

Second 168 32.3

Third  29  5.6

Fourth  9  1.7

No response  7  1.3

Monthly income (10,000 KRW) Less than 150  6  1.2

150 - less than 250  24  4.6

250 - less than 350  94 18.0

350 - less than 450 109 20.9

450 - less than 550 115 22.1

More than 550 169 32.4

No response  4  0.8

Father’s education level Below high school graduate  49  9.4

Graduate from 2 or 3-year university 138 26.5

Graduate from 4-year university 241 46.3

Post graduate  81 15.5

No response  12  2.3

Mother’s education level Below high school graduate  69 13.2

Graduate from 2 or 3-year university 153 29.4

Graduate from 4-year university 233 44.7

Post graduate  64 12.3

No response  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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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6세 유아 521명으로, 남아 235명

과 여아 286명과 그 어머니들이었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

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대상의 성과 연령에 따

른 비율은 남아가 54.9%로 여아보다 다소 많았고, 연령은 만 4세

가 35.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만 5세(31.3%), 만 3세

(19.2%), 만 6세(14.4%)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의 

경우, 350만 원 이상이 75% 이상으로 소득 수준은 다소 높은 편

이었다. 학력의 경우,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졸업이 아버지와 어머

니 모두 86%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하여 교육 수준이 대체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 및 이용시간 

유아가 이용하는 스마트 기기란 스마트폰과 갤럭시탭·아이패

드 등의 스마트패드를 포함한다.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 및 

이용시간을 조사하기 위해 Lee 등 (2013)의 「영유아의 미디어 매

체 이용 실태 조사」설문지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였으며, 조사에 사용된 질문지의 각 문항은 모두 어머니가 응답하

도록 되어 있다. 

유아의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는 유아가 스마트 기기를 처

음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자녀가 언

제 최초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였습니까?” 문항에 만 나이로 응

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유아의 스마트 기기 이용시간 측정을 

위해 최근 1개월 동안 자녀의 주중 일일 평균 스마트 기기 이용시

간과 주말 일일 평균 스마트 기기 이용시간에 응답한 자료들을 합

산 후 평균을 산출하였다.

2) 어머니의 개입행동 

어머니의 개입행동은 스마트 기기 접근 관련 규칙설정과 지도

감독 행동을 포함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Lee 등(2013)의 「영유

아의 미디어 매체 이용 실태 조사」설문지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어머니가 응답하게 하였다. 

스마트 기기 접근 관련 규칙설정을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스마

트 기기 접근방법은 어떠합니까?” 문항에 대해 ‘자녀가 원하는 대

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자녀가 가족에게 허용여부를 묻고 사

용 가능하다’, ‘가족이 먼저 자녀에게 사용하게 해준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기 접근방법에 대한 

규칙설정 유무를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와 

‘가족이 먼저 자녀에게 사용하게 해준다’에 응답한 경우에는 0, ‘자

녀가 가족에게 허용 여부를 묻고 사용가능하다’로 응답한 경우는 1

로 코딩하여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다음으로, 스마트 기기 이용 시 

어머니의 지도감독은 ‘상호작용 하지 않고 단순히 옆에 앉아 있거

나 자녀와 스마트 기기를 함께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경우 

0, ‘자녀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할 때 상호작용 하면서 내용에 대한 

대화나 설명을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로 처리하였다.

3)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Oh와 Kim (2008)이 

표준화한 Achenbach & Rescorla (2000)가 개발한 유아 행동문

제 평가척도 CBCL 1.5-5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1.5-5) 중 외현화 문제행동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유아의 외

현화 문제행동은 어머니 보고의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스마트 기

기 이용은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

내면서 유아의 행동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사람이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외현화 문제행동 문항은 총 24개 문항으로, 주의집중 5개 문

항과 공격행동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예로는 ‘집중

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가족이나 다

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지난 2개월 내에 

유아가 그 행동을 보였는지를 판단하여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

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의 3점 리커트 척도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가능한 총점 범위는 0∼4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내적 합치도 

Cronbach’s a는 .88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연

구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와 이용시

간, 그리고 어머니의 개입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인으로 유아의 성과 연령을 투입

한 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개입행

동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Baron & Kenny (1986)가 제시한 조

절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단계에서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와 이용시간, 어머니의 개입

행동(접근 관련 규칙설정, 지도감독)의 상호작용항 네 개를 추가 

투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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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키기 위해 평균중심화 절차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1. 측정 변인들의 기초 통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스마트 기기 최

초 이용시기와 이용시간, 그리고 어머니 개입행동의 평균과 표준

편차 등 기술 통계치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유아의 외현

화 문제행동 총점 평균은 6.52(SD=5.55)로 나타났으며,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세)는 1.40(SD=1.21), 스마트 기기 주당 하

루 평균 이용시간(분)은 44.27(SD=41.45)이었다. 통제변인으로 

유아 연령(세)의 평균은 4.41(SD=.96)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

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속변인(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 스

마트 기기 이용시간,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 그리고 더미변인(어머니의 개입행동)

과 연속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양류상관계수를 산출하였

다.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 및 이용시간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 개입행동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1, 2에서 제시된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와 이용

시간 그리고 어머니의 개입행동이 유아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와 이용시간이 외

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 개입행동의 조절효

과 검증을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통계분석 결과, 회귀분석 모형

(F=7.63, p＜.001)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1단계에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유아의 성(b=.16, p

＜.001)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정적 영향을, 유아의 연령(b=-.11, 

p＜.05)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N=521)

Variable Score range M SD

Dependent variable

Infant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0-48 6.52 5.55

Independent variable

The age at first use of smart devices 0-5 1.40 1.21

The amount of time to use smart devices - 44.27 41.45

Setting rules on accessing smart devices1) - .89 .31

Monitoring infant’s use of smart devices1) - .70 .46

Control variable  

Infants’ gender2) -    .55   .50

Infants’ age 3-6   4.41   .96

1) Dummy variable: no=0, yes=1. 2) girl=0, boy=1.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521)

1 2 3 4 5

1.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

2. The age at first use of smart devices  -.17** -

3. The amount of time to use smart devices  .03  .00 -

4. Setting rules on accessing smart devices1) -.17**  .07 -.20 -

5. Monitoring infant’s use of smart devices1) -.15** -.00 -.10  .16*** -

1) Categorical variables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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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여주

었다. 2단계에 투입된 변인 중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b=-

.52, p＜.001)와 어머니의 지도감독 여부(b=-.14, p＜.01)는 성

과 연령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다. 또한, 최종 회귀모형에서는 스마트 기기 접근 관련 

규칙설정 유무가 경계선 수준에서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b=-.08, p＜.10). 구체적으로 유아가 스마트 기기

를 처음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가 빠를수록, 스마트 기기 이용 

시 어머니가 자녀 옆에서 지도하거나 감독하지 않을 때 유아가 외

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았으며, 스마트 기기 접근 규칙을 설정하

지 않고 유아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거나 어머니가 

먼저 유아에게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유아의 외현화 문제

행동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에서 네 개의 상호작

용항을 추가 투입한 결과, 독립변인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추가

로 종속변인 변량의 약 3%를 설명하며, 유아 외현화 문제행동 변

량의 총 13%를 설명하였다. 투입된 상호작용항 중 두 개의 항, 즉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와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접근 관련 규칙설정(b=.26, p＜.05)과 지도감독(b=.17, 

p＜.05)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접근 관련 규칙설

정 유무와 지도감독 여부에 따라 유아의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

기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유아의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가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접근 관련 규칙설정 유무와 지도감독 여부

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인의 평균값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하 두 집단으로 구분한 뒤,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Figure 1, Figure 2와 같이 상호작용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또한, Aiken & West (1991)가 제안한 바와 같이, 조절변인

인 어머니의 스마트 기기 접근 관련 규칙설정 유무와 지도감독 유

Figure 1. Moderating effects of setting rules on accessing smart devic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e at first use of smart devices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Figure 2. Moderating effects of monitoring infant’s use of smart devic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e at first use of smart devices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Effects of the Age at First Use of 
Smart Devices and the Amount of Time to Use Smart Devices o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and the Moderating Roles of Maternal Managing Behavior 
(N=521)

Step 1 Step 2 Step 3

b b b
Infants’ gender .16*** .16*** .16***

Infants’ age -.12** -.09* -.11*

The age at first use of smart devices (A) -.14** -.52***

The amount of time to use smart devices (B) -.01 .16

Setting rules on accessing smart devices (C) -.13** -.08†

Monitoring infant’s use of smart devices (D) -.15** -.14**

A × C .26*

A × D .17*

B × C -.15

B × D -.05

R 2 .04*** .10*** .13**

DR 2 .06*** .03**

F 10.56*** 9.83*** 7.63***

†p<.1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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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구분한 후 각 집단 별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회귀계수

를 산출하여 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5, Table 6에 제시하였다.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가 접근 관련 규칙설정을 하

지 않은 집단(b=-.39, p＜.01)이 규칙설정을 한 집단(b=-.13, p

＜.01)과 비교하여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가 외현화 문제행

동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 기기

를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가 빠를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일 가

능성이 높았는데, 이러한 영향은 접근 관련 규칙설정을 한 집단보

다 하지 않은 집단에서 더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어머니가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의 회귀계

수는 -.28, 지도감독을 실시한 집단의 회귀계수는 -.12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지도감독을 실시한 집단에 비

해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

기 시작한 시기가 빠를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

았는데, 이러한 영향은 지도감독을 실시한 집단보다 실시하지 않

은 집단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만 3∼만 6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아의 스마

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와 이용시간과 어머니의 개입행동이 외현

화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어머니의 개입

행동이 유아의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와 이용시간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와 이용시간, 그리고 어머니

의 개입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가 스마트 기기를 처음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가 빠

를수록, 스마트 기기 접근 관련 규칙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그리

고 스마트 기기 이용 시 어머니가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외

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의 경우 스마트 기기를 처음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가 빠를수록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기 시작한 연령이 낮을수록 유아의 

공격성 수준이 높게 나타난 기존 연구결과(Kim & Chung, 2016)

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공격적 자극을 받을 

때 이를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 조절력이 덜 발달되었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 이용으로 인한 공격성과 주의력 결핍 문제에 

취약할 수 있으며(Christakis et al, 201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되고 악화됨으로써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예

방을 위해 스마트 기기 이용에 대한 교육이 예비 부모나 매우 어

린 자녀를 둔 부모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유아가 지나치게 어린 

시기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지 않게끔 어머니가 관심을 갖고 지

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어머니는 영유아에게 

양육이나 교육의 대안으로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유아들이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거나 스마트 기기 이용에 익숙해

지지 않도록 어머니가 유아 앞에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시간

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의 스마트 기기 이용과 관련된 어머니의 개입행

동을 검증한 결과, 스마트 기기 접근 관련 규칙을 설정하지 않고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먼저 스마트 기기에 접근하는 규칙을 설정하는 것

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스마트 기

기를 유아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어머니가 유아에

게 먼저 이용하게 하는 경우, 스마트 기기 접근 관련 규칙을 설정

해서 스마트 기기에 접근하게 하는 경우에 비해 유아의 외현화 문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the Age at First Use of Smart Devices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by Setting Rules on Accessing Smart Devices 
(N=521)

Age at first use of smart devices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b p

Group that do not set rules on accessing 
smart devices

-.39 .003**

Group that set rules on accessing smart 
devices

-.13 .005**

**p<.01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the Age at First Use of Smart Devices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by Monitoring Infant’s Use of Smart Devices 
(N=521)

Age at first use of smart 
devices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b p

Group that do not monitoring infant’s use of 
smart devices 

-.28  .000***

Group monitoring infant’s use of smart 
devices 

-.12 .023*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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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행동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어머니들은 떼쓰는 자녀를 진

정시키거나 공공장소에서 통제의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유아에

게 먼저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Kim, 2016; Lee, 2012; Ryu, 

2014), 이는 유아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욕구 조절을 연습하기보

다 외부자극을 주어 유아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문제해결

방식이므로 유아가 자기조절력을 연습할 기회가 줄어들어 결과적

으로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을 높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유아가 자

신이 원할 때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게 되면 자신의 순간적인 

충동적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며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이 발달되

지 못함으로써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yduk et 

al., 2000). 따라서 어머니들이 자녀를 달래거나 통제하기 위한 목

적 등으로 자녀에게 먼저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거나 자녀가 마음

대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어머니의 

편의를 충족시켜 주며 떼쓰는 자녀와의 갈등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녀가 스마트 기기에 접근하는 데 있어 일관적

이고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필요함을 주지해

야 한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스마트 기기에서 제시된 내용에 근

거한 대화나 설명을 하는 등 지도감독을 실시한 경우 외현화 문

제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 기기 이용 

시 부모의 지도감독이 있을 경우 유아 공격성 수준이 낮은 것

으로 보고한 선행연구(Linder & Werner, 2012; Rasmussen, 

2014; Valkenburg et al., 2013)와 일치한다. 유아가 스마트 기

기를 이용할 때, 특히 부정적인 내용을 시청할 때 어머니가 옆에

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예방에 도움

이 될 수 있다. 이는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볼 수 있

는데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하기 어렵고, 공격적인 자극을 올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폭력적 내용

을 반복적으로 접하면 유아가 이를 모델링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Ray & Jat, 2010). 그러나 어머니가 유아 옆에서 스마트 기기에

서 제시되는 폭력적인 내용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폭

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신념과 태도를 갖도

록 돕고, 이러한 행동을 현실에서 모방하지 않도록 안내할 수 있

으며(Anderson & Bushman, 2001; Bushman & Huesmann, 

2006), 결과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로 스마트 기기 시청 중 어머니가 자녀에게 내용에 근거

해서 행동을 지도하는 경우 이후 유아들이 스마트 기기에서 폭력

적인 내용을 선택하는 양이 줄었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들(Anderson & Bushman, 2001; 

Collier et al., 2016; Padilla-Walker et al., 2015)이 이를 뒷받

침한다. 유아들은 매우 흥미롭고 자극적인 요소에 충동을 억제하

지 못하고 본능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 옆에서 내

용을 안내해주고 필요 시 통제하는 행동을 통해 유아가 내용을 올

바르게 받아들이고 적절한 행동방식을 익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어머니는 유아가 스마트 기기에

서 즐겨보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유아가 스마트 기기 

영상을 시청할 때 단순히 옆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영

상 속 인물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대화를 나눔으

로써 자녀가 폭력적이거나 모호한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 

반면, 스마트 기기의 이용시간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 기기 이

용시간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다수의 연

구결과(Bushman & Huesmann, 2006; Kim, 2016; Kim & 

Chung, 2016; Kim, Shin, & Lee, 2016; Lee & Ha, 2017)와

는 다른 결과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폭력적인 내용의 시청

이나 과다한 게임 등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을 나누어 살펴보았으

나 본 연구에서는 이용목적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스마트 기기에서 제시되는 공격적 내용과 

메시지에 노출되는 경우 모델링의 효과로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

으나, 본 연구에서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연구대

상 유아들의 스마트 기기 서비스 이용항목이 만화(48.2%), 교육

용 컨텐츠(15.2%), 카메라 및 사진첩(10.7%) 순으로 나타나 연구 

대상 유아들의 대다수가 스마트 기기를 통해 폭력적이거나 유해

한 내용을 접하고 있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체 어머니들의 80%∼90%가 이미 스마트 기기 접근 규칙을 설정

하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자녀들이 어린 연령이므로 규칙설정 과

정에서 이미 폭력적인 내용들이 필터링 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기 이용시간이 외현화 문제행

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을 수 있다. 

둘째, 유아의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와 이용시간이 외현

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 개입행동의 조절효과

를 검증한 결과,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가 외현화 문제행동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접근 관련 규칙 설정과 지도감독의 조

절효과가 유의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아가 스마트 기기

를 처음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가 빠를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

제행동 수준이 높았는데, 이러한 영향은 어머니가 접근 관련 규칙

을 설정하지 않은 집단과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서 상

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유아의 외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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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스마트 기기를 이른 시기부터 이

용하고, 어머니가 스마트 기기 접근 관련 규칙을 설정하지 않거

나 스마트 기기에서 제시되는 내용에 대해 지도감독을 행하지 않

는 등 개입행동을 실시하지 않는 대상들을 선별함으로써 우선적

인 개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유아가 스마트 기

기를 최초로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가 빠를지라도 어머니가 접근 

관련 규칙을 설정하거나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이미 스마트 기기를 어린 연령에 접한 경우 최초 이용시기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어머니가 자녀의 스마트 기기 접

근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고 스마트 기기에서 제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행동을 지도하는 것을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의 

예방과 감소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 유아들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점수의 분포가 정적 편

포를 이루었다. 이는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지 않은 대상도 

분석에 다수 포함되었음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결과를 과대해석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

기 이용 시간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자녀의 스마트 기기 이용시간을 어머니가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회고식 응답의 어려움으로 인

해 실제 자녀의 스마트 기기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스마트 기기 이용의 확대로 인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

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기의 

이용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대안적 도

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 기기의 이용과 외현화 

문제행동 측정치가 모두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립

성을 가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목

적이 가정 내 어머니 개입행동의 영향을 보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 이용에 관련된 정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어

머니이고, 또한 가정 내에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의 평가도 어머니

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동일한 평정자에 의해 평정하

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한점을 반영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가정 

내에서의 문제행동을 관찰자의 관찰에 의해 측정하는 방법을 사

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기 이

용과 관련된 어머니의 개입행동을 스마트 기기 접근 관련 규칙설

정과 지도감독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 때, 두 차원의 어머

니 개입행동 모두 연속적인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평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로, 접근 

관련 규칙설정에 관하여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하거나 가족이 먼저 자녀에게 사용하게 해준다’, ‘자녀가 가족에게 

허용 여부를 묻고 사용가능하다‘는 연속적 수치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각 문항을 보기로 제시하고 해당하는 곳에 어머

니가 표시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후 더미변수로 코딩하여 분석을 

하였으므로 제공하는 정보가 다소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추후 연

구에서는 어머니가 접근 관련 규칙을 어떻게 설정하며 이를 얼마

나 일관적으로 적용하는지, 그리고 유아 연령에 적합한 지도감독

을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등을 

탐색해 본다면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접

근 관련 규칙의 설정과 지도감독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

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서 비교적 일관성 있게 유의한 예측 요인으로 보고되어 온 성과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두 변인 이외에도 유

아의 기질(Han & Lee, 2016) 등 유아의 개인 특성 변인들을 추가

로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분석한다면 유아의 스마트 기기의 이

용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어 보다 더 

명확한 정보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

행동 간 관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어머니 개입행

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고안하는 데 있어 스

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와 스마트 기기 이용과 관련된 어머니의 

개입행동 중 어느 한 측면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기기를 최초로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가 빠르며, 접근 관련 규칙 

설정이나 지도감독과 같은 어머니의 개입행동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유아들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우선적으로 개입을 실

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유아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할 때 유아 옆에

서 내용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것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거

나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1970년대 후

반부터 연구자들은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미디어 이용시간보다

는 부모와 유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점에 관심을 가졌으나

(Barcus, 1976; Greenberg, 1983; Lin & Atkin, 1989), 그럼에

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

행되지는 못하였다. 최근 들어 과거에 비해 스마트 기기 이용자수

가 더 많아지고 접근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스마트 기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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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이전보다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스마트 기기 이용과 관련해서 여전히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 

측면보다는 이용시간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스마트 기기 이용에 있어 어머니와 유아 간 상호작

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으며, 부모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정보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또한, 사회적 변

화의 흐름 속에서 매우 어린 나이부터 스마트 기기를 접하며 성장

하고 있는 유아들의 스마트 기기 이용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올바른 스마트 기기 이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어머니의 

개입행동에 초점을 맞춘 부모 교육이 실시되는 것의 필요성을 시

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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