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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영화시청, 부모 지도 및

고등학생의 폭력성과의 관계
*

이 한 아
*

이 윤 주
**

영남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의 폭력영화 시청이 고등학생의 폭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청소년의 폭력성을 공격성과 충동성, 모방 충동과 모방행동으로 알아보았으며 폭력영화

시청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부모의 지도감독과 의사소통이 조절작용을 하는지 알아보았

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 647명의 설문지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대부분의 고등학

생들은 한 달 평균 1〜2번의 빈도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재미를 위해 영화를

보며, 액션 쟝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영화 시청 후 대다수가 그것과 관련

하여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폭력영화시청은 충동성을 제외한 모

든 변인 즉, 공격성, 모방충동, 모방경험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등

학생의 충동성은 폭력영화시청후 ‘부모와의 토론’과, 모방충동은 ‘부모의 부재’와, 모방경험은

‘부모의 부재’, ‘부모의 폭력영화시청 감독’, ‘폭력영화 시청후 부모와의 토론’ 모두와 의미있

는 상관을 나타냈다. 넷째, 폭력영화 시청 후 부모와의 토론은 폭력영화 시청과 고등학생의

폭력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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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비

율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영화의 발전은

일천만 관객시대를 열었다. 2009년 기준으로

청소년들은 남자의 경우 한해 11편 이상의 영

화를 보았으며 여자의 경우 약 14편을 관람하

였다(통계청, 2009). 부산통계청(2008)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문화예술 및 스포

츠 관람률 중 영화 관람 경험이 91.3%로 나타

났다. 점점 증가하는 비율로 볼 때 청소년 문

화 활동 중 참여율이 가장 높은 문화 활동은

영화 관람으로 2008년 한 해 동안 81.8%이다

(서울시, 2008). 영화는 대중을 사로잡는 강력

한 흡입력을 가졌고, 현대 사회의 현실을 반

영하며, 현실에서 나타낼 수 없는 사람들의

욕망을 표현해준다(김훈순 역, 1994). 또 영화

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보급수단을 가지고 있

다.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수의 영화 관련 서

적과 동호회, 수많은 영화 관련 웹사이트들,

각종 영화제, 영화할인카드 등의 발급이 이루

어지고 있다(서정임, 2006). 그리고 영화를 관

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관람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비디오와 컴퓨터 보급의

일반화로 인해 영화 관람을 언제 어디서나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들에게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특별

히 크다. 청소년에게 있어 영화의 수용은 일

상적인 것이 되었고 영화의 파급적 효과가 청

소년들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유태웅,

2001). 요즈음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는 과거

의 문학이 차지했던 부분을 영화가 대신해가

는 경향이 있다. 또 청소년의 영화 관람은 영

화의 흥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성정현, 2006). 전체 학

생의 과반수가 넘는 64.5%가 영화를 접하고

있다. 그 중 46.9%가 극장이나, TV 또는 컴퓨

터를 이용하여 국내․국외영화를 포함한 월 3

편 이상의 영화를 보며 월 1편 47.1%, 2-3개월

마다 1편 58.3%, 반년에 1편이 27.2% 그리고

1년에 1편이 20.5%로 나타났다(유태웅, 2001).

이처럼 영화가 청소년에게 선호되는 이유는 영

화의 다양성으로 인해 짧은 순간에 다른 사람

의 눈을 통하여 세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

다(김준형, 2004). 또 청소년에게 그들의 놀이

행위 등에 새로운 아이디를 제공해준다(소영학,

1997). 그리고 이미지와 영상에 익숙한 청소년

에게 영화는 다가가기 쉬운 매체이다. 마지막

으로 상상력을 무한대로 자극할 수 있는 영화

는 청소년을 열광하게 한다(김정문, 1976).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영화는 강력한 흡입력을 가졌기

때문에 영화의 교육적 영향 역시 상당히 클

것이다. 영화는 연령,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을 동시에 전달하므로, 의도적이든, 무의

도적이든 교육적 성격을 내포하면서도 반드시

교육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조광연, 2004). 영화는 관객들이 한 편

의 영화를 시․공간적으로 같은 상황 하에서

수용하며, 동시성과 동공간성이라는 점에서

다른 매스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차별화되는 특

성이 있기 때문에, 집단 수용, 집단 동화작용

의 심리적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TV와의 차별화로 인해 폭력성의 묘사

가 점점 사실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되고 있

다(성정현, 2006).

우리 영화의 폭력적인 경향의 심각성은 극

에 달하고 있다. 조직 폭력배 친구와의 의리

를 주제로 한「친구」라는 영화가 흥행에 성

공하고 난 이후 한동안 조폭을 소재로 한 영

화가 끊이지 않고 제작, 상영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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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2). 「신라의

달밤」, 「조폭마누라1, 2, 3」, 「달마야 놀자」,

「두사부일체」, 「투사부일체」의 주인공 ‘두

식’이 글로벌 조직 건설을 꿈꾸며 대기업에

입사하면서 펼쳐질 3번째 작품인「상사부일

체」에 이르기까지 조직폭력배가 중요인물로

등장한다. 이들 영화들에서 조직폭력배는 못

할 것이 없을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또 의리

를 지키는 폭력배, 위계질서가 확실한 조직,

거칠 것 없는 카리스마와 파워, 때론 우수에

찬 모습 등으로 묘사됨으로써 폭력배가 기피

의 대상이 아니라 선망의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화 「그 놈 목소리」를 비롯

하여 미결사건을 다루는 많은 수의 영상물은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스테리에만 초점

을 맞출 뿐 가치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영화의 많은 주제들 가운데 폭력은 오랫동

안 신화, 드라마, 문학, 그리고 대중문화의 주

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대중들의 삶

에 있어서 그것이 차지하는 역할, 특히 어린

이, 범죄 및 사회적 통제 그리고 영화와 관련

지어 폭력의 역할을 살펴본 것은 오래되지 않

았다. 현대 사회에서 영상매체의 영향력은 정

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연령이나 계층, 성별을

초월하여 모든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

다. 특히 영상매체의 경우 출연자의 외면적

형태, 행동, 언어는 청소년들이 모방하고 학습

하여 수용할 수 있다(Bandura, 1973). 따라서

청소년들의 이러한 모방이나 학습의 결과가

학교 및 학원, 그리고 또래집단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은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일

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광양뉴스, 2008; 문화일

보, 2009).

청소년의 폭력행동은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

제로 야기될 수 있다.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 요인으로서 개인적․심리적 특성을

들 수 있다. 폭력에 대한 개인 특성적 접근은

청소년들의 폭력 행동을 나타내는 개인적․심

리적 특성이 학교 폭력을 유발한다고 보는 이

론으로서, 폭력 행동과 관련된 청소년의 개인

적 특성에는 공격성(이시형, 1997;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1996; rhaldud, 1998), 충동성(이미경,

1995) 등이 있고 심리환경적 특성으로는 부모

와의 접촉유무 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공

격성에 대해 먼저 살펴 보면, 공격성이 높은

경향의 남학생은 충동성 역시 높다(서애경,

2007)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또한 TV 폭력물에

대한 선호성은 공격성 뿐 아니라 범죄유발 확

률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선영, 2003).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직접효과

가 가장 높은 변수는 ‘폭력매체요인’ 이라고

하는 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폭력매체

라는 유해사회환경의 심각성이 우려됨을 밝히

기도 하였다(김헌수 & 김현실, 2000).

영화 속에서 비쳐지는 폭력행동들은 흥미와

영리를 위주로 하는 특성 때문에 실제보다는

과장되어 나타나기 쉽다. 자본주의라는 경쟁

사회 속에서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시청자들

을 끌어들이기 위한 제작자들의 노력은 보다

흥미진진하고 자극적인 폭력영화를 만들어왔

다. 이는 아직 허구적인 가상사회에 관해 시

비의 판단력을 갖추어지지 못한 청소년에게는

폭력행동을 따라 해도 괜찮은 행동으로 생각

하게 할 여지가 많다(Garofalo, 1981). 또한 최

근 여러 연구에서도 폭력매체와 청소년비행,

범죄행동 간의 관련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

다(곽진희, 2001; 김경근, 2000; 임선영, 2005).

이와 달리 대중매체의 폭력경험 요인들은

청소년의 폭력모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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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 2006)는 주장도 발견된다. 그러나 청

소년들에 의한 강력 범죄나 폭력 범죄는 그

증가폭이 일반 범죄보다 큰 것으로 집계되었

다(문화관광부, 2004). 이러한 경향을 살펴볼

때 폭력영화의 질적․양적 증가가 청소년의

폭력적인 성향 및 행동에 끼치는 영향과 무관

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청소년이

폭력행동을 저지르는 이유를 이 한가지로 단

언할 수는 없다. 청소년 개인이 처해있는 개

별적인 빈곤․부모의 감시부재 등의 가정환경,

폭력행동을 일삼는 비행청소년과의 교우, 전

체적인 사회분위기 등에 따라 폭력성에 영향

을 끼칠 수 있다.

현대의 생활은 감각적인 요소들로 가득 찬

영화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는 때때로

청소년에게 정보원이 되기도 하고 대화의 소

재가 되기도 하며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당사

자가 되기도 한다(오세인, 2004). 그러나 이러

한 청소년의 생활에의 적극적인 개입은 역으

로 폭력영화가 미칠 거대한 영향력에 관한 연

구의 필요성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폭력영화가 점점 많아지고 수위가 높아지는

요즘의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력

영화가 고등학생의 폭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의 성

별과 연령, 부모와의 접촉유무와 부모의 학력

에 따른 모방충동, 모방경험 및 일상생활에서

의 폭력수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

이다. 또 고등학생의 폭력영화시청과 공격성,

충동성의 연관성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그

리고 지나치게 표현되고 있는 폭력영화를 여

과시켜서 잘 받아들이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앞의 결과를 토대로 폭력영화시청과 고

등학생의 폭력성과의 유해한 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으로 어떠한 방안들이 있을지 제시

하고자 한다. 폭력영화시청과 고등학생의 폭

력성과의 관계를 파악해냄으로써 고등학생의

가치관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모방충동, 모방경험에 따른 일상

생활에서의 폭력 수용을 적절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미디어 교육․인성 교육 방

안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영화시청과 고등학생의

공격성, 충동성, 모방충동정도, 모방경험정도

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

제를 선정하였다.

1. 고등학생의 폭력영화 시청 실태는 어떠

한가?

2. 폭력영화시청은 충동성, 공격성, 모방성

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부모의 지도․감독과 공격성, 폭력성, 모

방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4. 부모의 지도․감독은 폭력영화 시청과

고등학생의 공격성, 충동성, 폭력장면 모방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지역과 K지역의 인문계․실업

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지는 총 790부를 배부하였으며, 질문

에 무응답․성의 없는 응답한 143부를 제외하

고 총 647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성별에 있어서 남자가 56.9%로 여자가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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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문항수

조사대상의

특성
․성별, 연령, 학년, 학력 6

영화 시청

실태 조사

․영화 시청 장소

․영화 시청 주요 장르

․영화 시청 환경

․부모 지도감독

10

폭력영화에

관한 의식

․폭력영화 접촉

․폭력영화 시청 느낌

․모방충동

10

폭력행동에의

영향

․모방경험

․폭력행동 유무
10

표 1. 영화 이용 실태 설문지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17세가 42.5%로 가장 많았고 18세, 19세, 16세

가 각각 36.6%, 18.1%, 2.9%의 순으로 나타났

으며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1학년이 40.3%, 2

학년이 37.7%, 3학년이 21.9%로 나타났다. 가

정의 월 평균 소득별로는 300만원 이상인 경

우가 35.7%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대에 해당

하는 경우가 3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의 학력은 먼저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

업인 경우가 47.0%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학력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6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재

거주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친부모와 거주하

고 있는 경우가 83.5%로 대다수가 친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친부모 누구와도

거주하지 않는다는 경우 보호자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고모, 누

나, 삼촌, 여자친구, 이모, 조부모, 외조부모

그리고 자신이라는 경우가 있었다.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영화 이용 실태

설문지, 공격성 검사, 충동성 척도 설문지이다.

영화 이용 실태 설문지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영화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문항으로서 임선영(2005)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

였다. 학생의 기본적인 사항과 영화 이용 실

태에 관한 설문지는 총 36개 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다. 설문지의 문항 내용은 표 1과 같다.

공격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Buss, Durkee & Baer(1956)가

공격성 및 적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을 한상준(1991)이 번안하고 김재근(1993)이

수정한 것을 박은조(2002)가 사용한 바 있는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Buss & Durkee

(1957)의 공격성 및 적의성 측정도구 가운데

주로 공격성에 관한 내용인 48개 문항을 폭행

(10), 간접 공격성(9), 흥분성(11), 부정적 공격

성(5), 언어적 공격성(13)의 5개 소척도로 한상

준(1991)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일반문항은

“예” 에 1점, 도치문항은 “아니오” 에 1점을

부여한다. 도치문항은 1, 7, 11, 18, 23, 26, 32,

34, 37, 42, 45, 47이다. 점수의 범위는 0〜48점

이다. 박은조(2002)의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ɑ=.75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역시 .75로 나타났다.

충동성 척도

충동성 정도 측정을 위해 Barratt(1985)가 제

작한 BIS-Ⅱ판(Barratt Impulsiveness Scale Ⅱ)을

이현수(1992)가 번역하고 김정임(2003)이 사용

한 바 있는 충동성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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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충동성이라는 성격특질 하나만을 검사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총 23개의 문항

으로 5점 척도이며 문항 1, 3, 4, 5, 6, 8, 9,

11, 16, 19, 23은 역점수로 처리한다. 김정임

(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지의 Cronbach ɑ 
값은 .74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4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D광역시 지역과 K도

지역의 인문계․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자

료의 수집은 연구자가 담임교사 및 과목담당

교사에게 설문의 취지와 응답요령을 설명하고

담임교사가 설문지를 배포한 후 수거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담임교사 및 과목담당교

사는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과 설문지 작성 요

령 및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익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수된 자료

790부 중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통

계처리에서 제외시킨 647부를 분석하였으며

여기서 사용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둘째,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

를 실시하여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셋째,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

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를 사용하였다. 넷

째, 폭력영화 시청과 폭력성의 관계에 부모의

지도와 감독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

여 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

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폭력영화 시청 실태

영화시청에 관한 특성

고등학생들의 영화시청에 관한 특성을 조사

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한 달 영화관람 횟수에 관해서 한

달 평균 1～2번 관람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떤 경로를 통

해 영화를 관람하는지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본다는 경우가 40.8%

로 나타났고 영화관에서 본다는 경우가 37.4%

로 나타났는데 영화관에서 시청하지 않은 경

우의 시청 장소는 자신의 집에서 보는 경우가

89.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대상자가 영화를 보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

지, 영화 관람의 목적에 대해서는 ‘재미있어서

본다’고 응답한 경우가 74.3%로, 대부분이 재

미를 위해 영화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

호하는 장르로는 액션이 3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영화 관람 시 누구와 함께

영화는 보는지에 대해서는 친구와 본다는 경

우가 48.2%, 혼자서 본다는 경우가 34.9%로

나타나 대체로 친구와 보거나 혼자 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화와 관련하여 폭력장면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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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퍼센트

영화

관람

횟수

10번 이상 45 7.0

5-9번 48 7.4

3-5번 130 20.1

1-2번 272 42.1

거의 보지 않음 152 23.5

영화

관람

수단

영화관 242 37.4

비디오 29 4.5

인터넷 영화 다운로드 264 40.8

케이블 97 15.0

모바일 폰 1 .2

기타 14 2.2

관람

장소

(N=379)

자신의 집 340 89.7

친구의 집 11 2.9

비디오방 9 2.4

PC방 1 0.3

기타 18 4.7

영화

관람

목적

유익한 정보를 얻기 위해 32 4.9

시간을 보내거나 습관적으로 92 14.2

재미있어서 481 74.3

친구들과의 화젯거리를 얻기 위해 13 2.0

기타 29 4.5

선호

장르

액션 255 39.6

공상과학 53 8.2

로맨스 125 19.3

공포 51 7.9

무협 5 .8

코미디 91 14.1

기타 66 10.2

영화

관람 시

동행

혼자서 226 34.9

친구 312 48.2

가족 중 형제자매 64 9.9

부모님 30 4.6

기타 15 2.3

표 2. 영화시청에 관한 특성

폭력

장면이

가장

많은

장르

액션 458 70.8

공상과학 9 1.4

로맨스 14 2.2

공포 116 17.9

무협 41 6.3

코미디 9 1.4

폭력

행동

무기없는 살인 30 4.6

무기없는 싸움 125 19.3

칼, 총을 사용한 싸움 164 25.9

유괴 및 인질 25 3.9

구타 53 8.2

폭탄을 이용하여 건물을 폭파

하거나 살해
23 3.6

패싸움 83 12.8

칼, 총을 사용한 살인 138 21.3

강도 2 .3

미성

년자

관람

불가

시청

경험

10회 이상 201 31.1

7-9회 24 3.7

5-7회 44 6.8

3-5회 102 15.8

1-2회 215 33.8

전혀 없다 61 9.4

미성

년자

관람

불가

시청시

죄책감

매우 죄책감이 들었다 19 3.2

처음에는 들었지만,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
95 16.2

전혀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 249 42.5

무응답 223 38.0

전체(N=586) 647 100.0

많다고 생각되는 장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살펴보면 액션이 70.8%로 나타나 대부분이

액션장르에 폭력장면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폭력장면으로는 총이

나 칼을 사용한 싸움이 25.9%, 총, 칼을 사용

한 살인이 21.3%, 무기없는 싸움이 19.3%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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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퍼센트

부모

부재

매일 집을 비운다 45 7.0

일주일에 5-6일 56 8.7

일주일에 3-4일 52 8.0

일주일에 1-2일 106 16.4

거의 집을 비우지

않는다
388 60.0

부모

감독

매우 그렇다 44 6.8

그렇다 109 16.8

보통이다 206 31.8

아니다 184 28.4

전혀 아니다 104 16.1

부모 토론

(시청후

부모님과

대화)

자주하는 편이다 24 3.7

조금한다 127 19.6

별로 하지 않는다 193 29.8

거의 하지 않는다 303 46.9

전체 647 100.0

표 3. 연구대상자의 영화시청 시 부모의 지도감독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관람불가 영화와 관

련하여서는 폭행을 묘사한 미성년자관람불가

영화 시청경험에 대해서 보면 1〜2회 시청경

험이 있다는 경우가 33.3%로 가장 많았고 10

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1.1%순으로 나

타났다. 미성년자관람불가영화 시청 경험이

있는 586명에게 시청 시 죄책감이 들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죄책감이 많이 들었거나 처

음에는 들었으나 점차 사라진 경우가 19.4%인

데 반해 42.5%가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고 응

답하여 무응답을 제외하면 대체로 미성년자관

람불가 영화 시청 시 죄책감 없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영화시청 시 부모의 지도감독

대상자가 영화를 시청할 때의 환경에 관하

여 대상자의 부모님 혹은 보호자가 방과 후나

주말에 집을 비우는 날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거의 집을 비우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60.0%로 나타나 대체로 부모님

이 집에 항상 계신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영

화를 시청할 때 부모님 혹은 다른 보호자가

감독하는지 등의 부모님 감독여부를 살펴보면

감독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약 45.0%로 나타났

고 보통이라는 경우가 31.8%로 대체로 대상자

의 폭력영화 시청 시 지도감독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폭력영화 시청 후

그것에 관하여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약 77.0%로

나타났다. 즉, 대다수가 영화의 폭력장면과 관

련하여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많은 부모가 자녀의 폭력영화 시

청시 집에 함께 있지만 지도감독하거나 시청

후 그 내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영화 시청시 모방충동경험

대상자가 폭력영화 시청 때 어떤 느낌을 갖

게 되는지에 대해서보면 대상자 가운데 아무

느낌도 들지 않는다는 경우가 50.7%로 과반수

가 넘게 나타났고 무섭고 불쾌하다는 경우가

24.3% 순으로 나타났다.

영화관람 시 영화 속 주인공처럼 폭력을 행

사하거나 그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

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경험은 없다라고 응답

한 경우가 81.6%로 나타나 대체로 폭력영화를

모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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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퍼센트

폭력영화

시청 후 느낌

따라서 해보고 싶다 35 5.4

자신도 모르게 흥분이 된다 92 14.2

쾌감을 느낀다 35 5.4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는다 32 50.7

무섭고 불쾌하다 157 24.3

모방충동
있다 119 18.4

없다 528 81.6

전체 647 100.0

표 4. 폭력영화 시청시 모방충동경험

구분 빈도 퍼센트

폭력영화 시청 후

문제를 일으킨 경험

많이 있다 5 .8

가끔 있다 7 1.1

한두 번 있었다 16 2.5

하고 싶었으나 참았다 35 5.4

전혀 없다 584 90.3

폭력영화를

모방하는 친구

가끔 있다 278 43.0

거의 없다 161 24.9

전혀 없다 208 32.1

전체 647 100.0

표 5. 폭력영화 시청 후 모방경험

폭력영화 시청 후 모방경험

대상자가 폭력영화를 접한 후 모방 충동이

나 경험이 있었는지 알아본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폭력영화를 실제로 모방하여

문제를 일으킨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90.3%로 대

부분이 폭력영화를 모방한 경험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고 4.4%가 폭력영화를 모방해본 경

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영화를

모방하는 친구를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는 없다라고 응답한 경향의 대상자가 약

57.0%로 나타나 폭력장면을 모방하는 친구를

본 경험이 있다는 대상자가 43.0%인데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폭력영화시청과 고등학생의 폭력성과의 관계

표 6은 폭력영화 시청과 고등학생의 충동



가족과 상담 제2권 제1호

- 86 -

폭력영화시청 충동성 공격성 모방충동

충동성 .077

공격성 .115** .101**

모방충동 .290** .077* .141**

모방경험 .166** .033 .074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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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폭력영화시청과 고등학생의 폭력성과의 관계

부모부재 부모감독 부모토론 충동성 공격성 모방충동

부모감독 -.007

부모토론 -.020 .259**

충동성 .051 -.066 -.127**

공격성 .039 -.029 -.037 .101**

모방충동 .105** -.032 -.006 .077* .141**

모방경험 .151** -.101** -.100** .033 .074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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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부모의 지도감독과 고등학생의 폭력성의 관계

성, 공격성, 모방충동, 모방경험의 상관을 알

아본 것이다.

표에 의하면 폭력영화시청은 충동성을 제외

한 모든 변인 즉, 공격성, 모방충동, 모방경험

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인들 중 모방충동은 폭력영화 시청과 가장 높

은 상관계수(.290)를 나타냈으며 충동성은 가

장 낮은 상관계수(.077)를 나타냈다.

부모의 지도감독과 고등학생의 폭력성의 관계

표 7은 ‘부모의 지도감독’과 고등학생의 ‘충

동성’, ‘공격성’, ‘모방충동’ 및 ‘모방경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충동성은 폭력영화시청후

‘부모와의 토론’을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낮으

며 고등학생의 공격성은 부모의 지도감독과

의미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방충동은 ‘부모의 부재’가 많은 학생일

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방경험은 ‘부

모의 부재’, ‘부모의 폭력영화시청 감독’, ‘폭

력영화 시청후 부모와의 토론’ 모두와 의미있

는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모방경험에 대한 결과는 폭력영화

시청 후 영화의 폭력장면을 모방하는 경험은

부모가 집을 자주 비울수록, 부모가 폭력영화

시청을 많이 감독할수록 낮으며 폭력영화를

시청한 경우라도 영화에 대해 부모와 토론을

많이 하는 고등학생일수록 낮다는 점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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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제 Ⅲ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8999.449(a) 71 126.753 1.266 .079

절편 334157.503 1 334157.503 3336.497 .000

폭력영화시청 740.919 5 148.184 1.480 .195

부모부재 512.757 4 128.189 1.280 .277

부모감독 16.686 4 4.171 .042 .997

부모토론 226.786 3 75.595 .755 .520

충동성 * 부모부재 1783.168 20 89.158 .890 .600

충동성 * 부모감독 2330.211 20 116.511 1.163 .281

충동성 * 부모토론 2307.361 15 153.824 1.536 .088

오차 57086.750 570 100.152

합계 2609902.000 642

수정 합계 66086.199 641

표 8. 부모의 지도․감독과 폭력영화 시청 시 고등학생의 충동성

부모의 지도감독이 폭력영화시청과 충동성, 공

격성, 모방성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지도․감독이 폭력영화 시청 시

고등학생의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폭력영화 시청과 고등학생의 충동성의 관계

에 미치는 부모의 지도감독의 영향을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폭력영화 시청과 부모부재, 부

모의 감독, 시청후 부모와의 토론은 모두 고

등학생의 충동성에 대해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영화 시청과 충

동성 간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것과도 일치

하는 결과이며 부모의 지도감독이 폭력영화

시청후 고등학생의 충동성 증가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다는 점을 의미한다(표 8).

부모의 지도․감독이 폭력영화 시청 시

고등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폭력영화 시청과 고등학생의 공격성의 관계

에 미치는 부모의 지도감독의 영향을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폭력영화 시청과 부모부재, 부

모의 감독, 시청후 부모와의 토론은 모두 고

등학생의 공격성에 대해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폭력영화 시

청과 공격성 간의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난 점

과 비교해 볼 때 폭력영화시청과 고등학생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지도감독이 다

소간 영향을 미친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나

타나지는 않았다(표 9).

부모의 지도․감독과 폭력영화 시청 시

고등학생의 모방충동 관계

폭력영화 시청과 고등학생의 모방충동의 관

계에 미치는 부모의 지도감독의 영향을 알아

본 결과에 의하면 폭력영화 시청의 고등학생

의 모방충동에 대한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지만 부모부재, 부모의 감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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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제 Ⅲ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2885.632(a) 71 40.643 1.207 .130

절편 366826.727 1 366826.727 10893.879 .000

폭력영화시청 359.868 5 71.974 2.137 .060

부모부재 68.204 4 17.051 .506 .731

부모감독 200.346 4 50.086 1.487 .204

부모토론 119.183 3 39.728 1.180 .317

공격성 * 부모부재 465.054 20 23.253 .691 .837

공격성 * 부모감독 970.579 20 48.529 1.441 .097

공격성 * 부모토론 828.610 15 55.241 1.641 .059

오차 19193.460 570 33.673

합계 2880081.000 642

수정 합계 22079.092 641

표 9. 부모의 지도․감독과 폭력영화 시청 시 고등학생의 공격성

소스 제 Ⅲ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2209.337(a) 71 31.117 1.760 .000

절편 11159.540 1 11159.540 631.129 .000

폭력영화시청 480.276 5 96.055 5.432 .000

부모부재 136.021 4 34.005 1.923 .105

부모감독 46.280 4 11.570 .654 .624

부모토론 12.875 3 4.292 .243 .867

모방충동*부모부재 263.610 20 13.180 .745 .779

모방충동*부모감독 330.081 20 16.504 .933 .544

모방충동*부모토론 213.372 15 14.225 .804 .673

오차 10060.975 569 17.682

합계 90294.000 641

수정 합계 12270.312 640

표 10. 부모의 지도․감독과 폭력영화 시청 시 고등학생의 모방충동

청후 부모와의 토론은 모두 고등학생의 모방

충동에 대해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

방충동과 부모의 지도감독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영화 시청과 모방충

동 간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것과는 일치하

는 결과이나 부모의 지도감독이 폭력영화 시

청 후 고등학생의 모방충동 감소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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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제 Ⅲ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50.993(a) 71 .718 2.370 .000

절편 1795.460 1 1795.460 5925.128 .000

폭력영화시청 8.574 5 1.715 5.659 .000

부모부재 .605 4 .151 .499 .736

부모감독 2.422 4 .606 1.999 .093

부모토론 4.808 3 1.603 5.289 .001

모방경험*부모부재 11.597 20 .580 1.914 .010

모방경험*부모감독 6.598 20 .330 1.089 .357

모방경험*부모토론 7.697 15 .513 1.693 .048

오차 172.118 568 .303

합계 15171.000 640

수정 합계 223.111 639

표 11. 부모의 지도․감독과 폭력영화 시청 시 고등학생의 모방경험

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표 10).

부모의 지도․감독과 폭력영화 시청 시

고등학생의 모방경험 관계

폭력영화 시청과 시청후 고등학생의 모방경

험의 관계에 미치는 부모의 지도감독의 영향

을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폭력영화 시청의 고

등학생의 모방경험에 대한 주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지도감독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시청후 부모와의 토론에서

나타났다.

부모와의 토론은 주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영화 시청과 모방경험

간, 부모와의 토론과 모방경험간의 유의한 상

관이 나타난 앞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폭력영화 시청후 부모와 영화에 대해 토론하

는 것이 폭력영화 시청후 고등학생이 이를 모

방하는 행동을 하는 데 조절작용을 한다는 점

을 의미한다(표 11).

논의 및 결론

폭력영화시청이 고등학생의 폭력성과 관련

이 있다는 사실은 본 연구를 통해서도 분명히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하여 영화

시청 실태를 파악하고 폭력영화 시청 실태가

어떠한지 연구하였다. 폭력영화시청과 발달

과정에 있는 고등학생의 폭력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검사를 실시했다. 통계

분석을 통해 폭력영화시청의 실태와 폭력영화

시청과 고등학생의 충동성, 공격성, 모방충동

및 모방경험의 관계, 부모의 지도감독과 모방

충동 및 모방경험의 관계를 알아보았으며 부

모의 지도감독이 폭력영화시청과 고등학생의

충동성, 공격성, 모방충동 및 모방경험의 관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첫째, 영화 시청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미를 위해 영화를 보는 것으로 나

타났고 한 달 평균 1〜2번 관람한다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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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본다는 경우가

40.8%로 나타났고 액션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체로 친구와 보거나 혼자 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부분이 액션

장르에 폭력장면이 많다고 응답하였고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폭력장면으로는 총이나 칼

을 사용한 싸움이 25.9%로 나타났다. 대상자

가 영화를 시청할 때 대체로 부모님이 집에

항상 계신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대상자의

영화 시청 시 폭력장면에 대해서 제지하는 등

의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폭력영화 시청 후 대다수가 그것

과 관련하여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유해매체 접

근에서 부모로 대표되는 가정환경의 영향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가정환경의 관계에

대한 박남권(2004)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

다.

둘째, 폭력영화시청은 충동성을 제외한 모

든 변인 즉, 공격성, 모방충동, 모방경험과 유

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

중 모방충동은 폭력영화 시청과 가장 높은 상

관을 보였으며 충동성은 가장 낮은 상관을 나

타냈다. 본 연구에서 공격성과 폭력영화시청,

모방충동은 상호간에 의미있는 상관을 보였는

데 이러한 결과는 폭력영화시청의 폭력성에의

영향을 설명하는 사회학습이론에 의거한 연구

결과들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신정

선, 2001; 양나영, 200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997; Bandura, 1973; Bandura & Walters, 1963).

셋째, 부모의 지도감독이 고등학생의 충동

성, 공격성, 모방 충동 및 경험과 보이는 상관

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의 충동성은 폭력영

화시청후 ‘부모와의 토론’과, 모방충동은 ‘부

모의 부재’와, 모방경험은 ‘부모의 부재’, ‘부

모의 폭력영화시청 감독’, ‘폭력영화 시청후

부모와의 토론’ 모두와 의미있는 상관을 나타

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모방경험이

고등학생의 폭력성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라는 점에서 폭력영화 시청이 폭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변인

이라는 점에서 고등학생이 폭력영화를 시청한

후 갖게 되는 모방경험에 부모가 가정에서 자

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폭력영화 시청

을 지도감독하며 폭력영화를 시청하더라도 이

후 자녀와의 토론을 통해 폭력영화 시청의 폭

력적 영향을 순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여러 문제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한다(공수자․이은희․이정숙, 2004; 김준

호, 1995; 민하영, 1992; 박소춘, 2000; 서찬란,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넷째, 부모의 지도감독이 폭력영화 시청과

고등학생의 공격성, 충동성, 폭력장면 모방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지

도감독 중 폭력영화 시청 후 부모와의 토론은

폭력영화 시청과 고등학생의 폭력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토론은 폭력영화 시청 후 모방행

동을 하는 데 조절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부모와의 토론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

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러 연구들에

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 왔다

(공수자․이은희․이정숙, 2004; 김준호, 1995;

민하영, 1992; 박소춘, 2000;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1995).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

를 고등학생의 폭력영화 시청이 폭력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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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해 공격성이나 충동성의 부분에서는

통계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으나, 모방행동

경험에서 조절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

모와의 의사소통이 갖는 영향을 폭력장면 모

방경험과의 관계에서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경우 이미 부

모의 영향 보다는 또래 등 가정 외의 관계와

의사소통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 발

달단계상 특성으로 인해 공격성이나 충동성,

모방 충동 등을 부모와의 대화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모방 경험에 있어서는 조절작용을 할 수 있음

을 밝힌 의미를 지닌다. 폭력영화시청이 청소

년의 폭력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첫째, 고등학생은

대부분 시청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단지 오

락적 흥미를 느끼기 위하여 영화의 구별이나

시청의 기준에 상관없이 영화를 접하고 있으

며 둘째, 이러한 위험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

는 문제에 대해 부모님의 관심어린 대화와 점

검을 통해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검증을 통해 얻

은 결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방법상의

여러 가지 한계점과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한계점에 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점을

연구대상 측정도구 자료 수집 및 분석으로 나

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적

인 분포를 고려하지 않아 ‘지역’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연구에 고려해 넣지 못

했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D지역과 K지역의

인문계․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이들로서 고

등학생의 전집을 대표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따른다. 결과적으로 연구대상 선정이 지방의

남녀 공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편중되어있어

다양한 특성을 지닌 전체 고등학생들에게 일

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양한 지역

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리커트 척도의 특성상 무성의한 응답

이 있을 수 있으며 편향된 응답을 얻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자기보고식 조사

를 중점으로 본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영향력이나 생활과 다르게 표현되었을 우려가

크므로 객관성에 있어 미약하며 따라서 다각

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어려웠다. 넷째, 폭

력영화시청과 관계된 부모와의 접촉유무․부

모의 학력․성별에 있어 그 영향력을 갖는다

는 사실을 알긴 했지만 그 영향력이 위계적인

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었다. 또한 폭력영화

시청에 따른 모방충동수준․모방경험수준의

관계를 발견하긴 했지만 사회학습이론과 사회

인지이론이 주장하는 ‘학습’의 과정을 통해 폭

력이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과연 폭력영화시

청과의 관계가 단기적 인지의 여부에 관해 의

문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 학습의 과정

을 증명해낼 수 있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의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폭력영화시청과의 관계가 단기간의 효과라기

보다는 아동기부터 이어져 온 장기적인 ‘누적

효과’의 면에서도 측정될 수 있도록 종단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깊이 측정해야 할 것이

다.

이상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한 연구 결

과를 토대로 간략한 결론과 앞으로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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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폭력적 영화 시청은 고등학생의

폭력성, 특히 공격성, 모방충동과 모방경험과

상관이 있다. 폭력영화 시청이 고등학생의 폭

력성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좀더 정교한 연구설계가 필

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설계를 개선하

여 이러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

다.

둘째, 고등학생들의 폭력영화 시청과 이후

모방경험과 부모와의 토론은 부적인 상관이

나타나 폭력영화 시청후 부모와 영화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경우 고등학생의 폭력영화 장면

모방경험을 낮출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폭력적 영화라 하더라도 시청 후의 소

감을 공모하거나 토론하며 작품성에 대한 편

견 없는 토론 문화를 심어주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사회교육전문요원, 청소

년상담사, 기타 청소년 전문가 등에 의해 필

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거나 고등학

생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연

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 프로그

램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설문지에 의해서만 공격성

과 충동성을 측정했기 때문에 평가 결과의 객

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고등학생들이

솔직하게 답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

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폭력영

화를 직접 제공하고 이후의 고등학생들의 반

응을 영화 종료 직후와 이후 시간을 경과한

다음에 고등학생들의 폭력성이 어떠한지를 알

아보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다섯째, 폭력영화가 청소년의 폭력성과의

관계에 관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한정된 조사지

역과 조사도구를 사용했으므로 객관적인 연구

결과로는 미흡하며 다양한 영상매체의 포괄적

이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더 발

전된 연구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폭력성과 관련하여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으나. 최근 점점 저연령화, 조

직화, 흉악화, 폭력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등을 대

상으로 폭력영화시청과 폭력성의 관계를 알아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서는 폭력영화시청과 폭력성만으로 관계를 살

펴봤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특성인 교우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의 변인

과의 관계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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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 Between Watching Violent Movies and

High School Student’s Violence

Han A Yi Yoon Joo Lee

Ye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actual of high school student’s watching violent movies, and

underst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level of violence and the degree of watching violent movie among

high schoolers.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647 students who enrolled in high schools in Korea. of

watching movie, aggression scales, and impulse scales were utilized to measure the conditions of high

school students surrounding watching violent movies. Frequency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with SPSSWIN 12.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70.8% of 647 students

recognized that there were a lot of violent scenes in an action movie. Second, watching violent movie

ha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ird, the experience of imitating violent scenes after watching a violent

movie was higher when students’ parents left house empty frequently than otherwise and also when

students were restrained from watching violent movie lower than. The experience was lower when

students had more discussions about the movie with parents even if they watched violent movie.

Key words : violent movie, aggression, impulsiveness, imitating, high school student,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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