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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tends examine the relevance of factors with negative influences on anti-social sexual 

awareness formation in adolescents as per the concern of the parents of families with adolescents, as 

internet pornography exposure in adolescents lead to excessive indulgence in pornographic 

photographs, cartoons, videos, or fictions, or in video chatting with exposure of one's own body 

parts. For this, the factors of internet pornography exposure in the study subjects of adolescents 

were constructed into a multilateral model,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analyzed. As the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 were drawn. First, the most powerful factor influencing 

the anti-social sexual awareness in adolescents was, contrary to the concern of many, not the 

exposure to pornography through internet media, but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sensation-seeking tendency and socio-environmental characteristic of differential association. Second, 

it is worth noting that the most major factor influencing intentional internet pornography exposure by 

adolescents is another form of pornography exposure. Third, whether intentional or unintentional, the 

internet-related variable influencing the internet pornography exposure was found to be the amount 

of internet usage. Fourth, the unintended internet pornography exposure was found to have no direct 

influence on the sexual awareness of adolescents, but it did have an indirect influence on sexual 

awareness mediated by intentional internet pornography exposure and existing-media pornography 

exposure.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the conclusion was drawn regarding the influence of internet 

pornography on sexual awareness in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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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정보화 사회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은 개인의 의사소통 방식

뿐만 아니라 생활패턴, 공부방식, 놀이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

쳐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에

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컴퓨터 보급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한 인터넷 확

산과 더불어 정보화 사회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실제로 AFP

통신이 미국의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SA)의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광대역 인터넷 가구 보급률이 95%로 세계 1위인 것으로 전해

졌다[17].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0년 이후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

나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개인적 측면에

서 조망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관점은 결국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을 부여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인터넷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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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더욱 몰입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 청소년

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관점은 청소년 개인뿐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인터넷 자체의 특성 및 인터넷 정책으로 인

한 사회적 영향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라는 관점을 유지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관점유지는 인터넷중독에 대한 효율적인 개입

뿐 아니라 인터넷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인터넷 사용

을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면서, 인터넷 음란

물 노출을 중심으로 그 원인과 효과로 분리되었던 기존의 연구

들을 통합하고 확장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인터넷 

음란물 노출 요인 및 영향력에 관한 다차원적 통합모형을 구축

함으로써,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이 인터넷 음란물 노

출을 거쳐 반사회적 성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경로를 파악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검

토하고자 한다.

Ⅱ. Advanced research review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반까지 음란물을 제공하는 매체로 

만화, 잡지, 비디오 등의 대중매체가 일반적이었으며 청소년들

의 음란매체 접촉실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정서발달에 미치

는 영향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를 조사연구들은 

대부분 음란매체가 청소년의 정서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

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지금까지 온라인상의 음란물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에서 청

소년기의 음란물 접촉이 여성 및 성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형

성하고 성폭력 성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매체에 

대한 연구 결론에 비추어 볼 때 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온

라인상 음란물 접촉실태를 살펴보고, 컴퓨터통신 상의 음란물

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가운데 최근 증가추세에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성비행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

다. 

1.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Internet neun

of Internet porn

1) 개인심리적 특성

개인적 요인에 인터넷중독의 원인을 두는 관점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인터넷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인터넷에 중독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성격 특성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Environment characteristics

(1) 인터넷 정책요인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기술수용 및 기술 확산으로 인한 사

회적 영향이 확대되고 가속화된 이유는 정부차원에 의해 열린 

‘제1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 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사용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유아부터 노

령인구를 대상으로 2002년까지 약 2천 5백만 명의 국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제시하면서 부터이

다[17].

(2) 가정요인

영(Young),[25].은 가족 내에서 인터넷중독증 환자로 진단

되는 것은 인터넷과 강박적인 청소년이 관련되지만, 진짜 문제

는 바로 가족 내에 있다고 하였다.

(3) 학교요인

사회화 초기에는 부모가 가장 중요한 타자이지만, 성장하면

서 가족보다 더 넓은 사회집단과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중요

한 타자의 범주도 또래집단, 학교교사, 이성친구 등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이 같은 주요 타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 대

한 만족도는 청소년기의 사회 • 심리적 발달과 자아발달에 많

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A Study on the Effects of Internet

pornography on Teenagers ' Consciousness

음란물 노출의 영향력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에 대한 태도나 가치 형성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10]. 실제로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성이나 여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나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

증한 연구들은 많이 축적되어 왔다 [18].예를 들어, 성폭력 영

화를 본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가정에서 남편에게 

성폭행 당한 부인에 대해 덜 공감하고, 그녀의 피해를 덜 심각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3.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Social

Characteristics on the Social Society

청소년 음란물 노출 및 영향력에 관한 통합적 시각을 제시하

고자하는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미디어 음란물 

노출 요인을 포함하지 않는 청소년의 성사회화 영향 요인에 관

한 선행 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반사회

적 성의식 형성에 있어 음란물 노출이 갖는 의미를 깊이 있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음란물 노출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과의 영

향력을 비교 검증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가족환경 요인으로 부모와 자녀 간 긍정적 

의사소통이나 부모의지지 등과 같은 부모애착 그리고 부모감독

과 가족 구조 등을 청소년 성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

으로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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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Research and research methods

1. Research and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요인들이 인터넷 음란물 노출을 거쳐 

반사회적 성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청소년의 성의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

악하고, 검증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란물 노출 변인을 의도적 인터넷 음란

물 노출,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 그리고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

증하고.,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1-1. 음란물 노출 유형에 따라 그 영향 요인은 어

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1-2.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상대적 

영향력은 음란물 노출 유형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청소년들이 반사회적 성의식을 형성

하는데 있어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두드

러진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가’라는 핵심적인 문제를 규명하고

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

정하였다.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반사회적 성의

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1.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2.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선행 요인들과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상호관련성이 있는지, 음란물 노출을 포함

한 선행 요인들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의식과 어떻게 관련되

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

정하였다.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 요인과 영향력에 관한 

경로모형에서 각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상의 연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요인 및 영향력을 예측하는 다차원적인 

통합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된 이론모

형은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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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Theoretical Model for the Effects of Sex 

Exposure Factors and Influential Factors on Youth

이론모형에서 변인 간의 인과관계 설정은 본 연구의 연구 목

적에 맞게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 변인을 중심으로 구성하

였으며, 따라서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이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음을 밝혀둔다.

2. Research methods

1) Sampling and sampling method

본 연구의 설문은 2015년 2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2015년 3월 입학을 기준으로 전국의 중∙고등학교 1, 2, 3학년

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전문 리서치기관1)에 의뢰

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이후 답변에 오

류가 있는 응답지를 제거한 뒤, 중학생 200명과 고등학생 568

명, 총 768명의 응답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1) 엔아이(NI) 리서치

2) The oper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method of a major variable

인터넷 음란물 노출 및 그 효과에 관한 구조모형에 있어 외

생변수로는 자아존중감, 감각추구성, 자기통제성, 부모애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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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감독, 학교환경, 친구관계, 차별접촉, 인터넷 접근성, 인터넷 

이용량을 설정하였다.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의 한 하위 차원이다. 즉, 자아에 대

한 평가적 측면의 하나로 ‘개인이 자신을 가치 있어 하고 존경

을 받을 만하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2) 감각추구성

감각추구성은 ‘신기하고 강력한 경험을 추구하려는 성향’으

로, 쥬커만(Zuckerman, [26].의 감각추구척도(Sensation 

Seeking Scale) 내용 중 권태민감성, 경험추구, 탈억제 항목 

10가지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 록 감각추구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기통제성

자기통제성(Self-Control)은 ‘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

해 일시적인 충동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을 자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4) 부모애착

부모애착은 ‘부모로부터 인지된 심리적∙정서적 관심과 사랑

에 의해 축적된 긍정적 유대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본 연구

에서는 보 등(Vaux et al.)[24].이 개발하고 한미현이 번역한 

‘사회적지지 평가(The social Support Appraisal)’ 척도들 중 

가족의 지지변인 문항(8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5) 부모의 감독

번인한 뒤, 본 연구 목적에 맞게부모의 감독은 허쉬

(Hirschi)[11]와 지베르딩 등(Sieverding et al.)[23].의 연구

에서 사용된 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6) 학교환경

본 연구에서는 학교환경을 학교에 대한 태도 변인과 교사의

지지 변인을 통합하여 측정하였다. 

(7) 친구관계

친구관계는 청소년들이 또래들과 맺고 있는 심리적∙정서적 

유대감으로, ‘친구로부터 인지된 사랑, 관심, 위로, 도움 등에 

의해 형성되는 긍정적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보 등

(Vaux et al.)[24]이 개발하고 한미현[7]이 번역한 ‘사회적지

지 평가(SS-A: The Social Support Appraisal)’ 척도 가운데 

‘친구의 지지’를 나타내는 8문항을 사용하였다.

(8) 차별접촉

본 연구에서는 비행친구 차별접촉의 개념을 ‘음란물 접촉이

나 성관계 등과 같은 청소년 지위비행을 경험한 친구들과의 접

촉 정도’로 한정하였으며, 피터와 볼켄버그(Peter & 

Valkenberg,)[16]의 연구에서 사용된 성관계 경험 친구의 지

각 측정항목과 제서 등(Jessor, Van Den Bos, Vanderryn, 

Costa & Turbin,)[12]이 사용한 친구모델 척도를 번안∙재구성

하여 측정하였다. 

(9) 인터넷 접근성

인터넷 접근성은 ‘인터넷을 집과 그 외 장소에서 쉽게 사용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13]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

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다.

(10) 인터넷 이용량

인터넷 이용량은 일반 청소년들의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평

일 인터넷 이용량과 주말 인터넷 이용량을 분리하여 측정한 뒤 

합산 평균하였다.

(11)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은 피터와 볼켄버그(Peter & 

Valkenberg, 2006b)[23]에서 이용한 측정 도구를 본 연구 목

적에 맞게 수정하여, 소설책, 잡지, 만화책, 비디오 및 DVD, 케

이블TV 등 인터넷 이외의 매체를 통한 음란물 노출 정도로 측

정하였다.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사

용하였다.

(12) 인터넷 음란물 노출

인터넷 음란물 노출은 피터와 볼켄버그(Peter & 

Valkenberg, 2006b)[23] 그리고 로와웨이(Lo & Wei, 

2005)[16]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번안 재구성한 뒤, 의도적 

노출과 비의도적 노출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피터와 볼켄버

그(Peter & Valkenberg, 2006b)[23]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13) 반사회적 성의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의식을 “사회적으로 청

소년들에게 용인되지 않는 성에 대한 그릇된 신념이나 자세”로 

정의하였으며,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하여, 도구적 성 인식, 혼전 

성 허용성, 혼외 성 허용성, 오락적 성 태도 등 다양한 척도를 

사용하여 그 개념을 측정하였다.

3) Analytical method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에 SPSS/WIN 12.0과 AMOS 6.0 프

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추출된 변인들의 측정항목에 대

한 신뢰도 분석으로, Cronbach’s Coefficient 값을 활용하여 

측정 변수의 내적 일치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

뢰도 값은 알파계수(α) 0.70이상을 채택하였다.



A Study on Influence of Internet Media Pornography Exposure in Adolescents on Sexual Awareness   127

Ⅳ. Analysis result

1.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Internet n Factors on Internet inteonet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이론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 χ

²=1639.688(53, p=.000), GFI=.729, AGFI=.463, 

RMSEA=198, CFI=.455, NFI=.454, TLI=.065로 모든 적합 

지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표준화지수인 회

귀가중치(Regression Weights)를 살펴본 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 학교환경, 인터넷 접근성은 C.R.값

(t-value)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 모형에서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자아존중감, 학교환경, 인터넷 

접근성을 제외한 대안모형에 대한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 적합도는 χ²=952.638(25, p=.000), GFI=.824, 

AGFI=.535, RMSEA=.220, CFI=.586, NFI=.585, TLI=.090으

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지수가 이론모텔에 비해 향상된 것으

로 나타났다. 

χ² df p GFI
A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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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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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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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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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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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

.96

4

.91

8

.07

7

.94

1

.92

9

.88

7

Table 1. An Integrated Model for the Effects of Sex 

Exposure Factors and Influential Factors on Youth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안모델을 기준으로 모형 수정을 진행

하였다. 모형 수정을 위한 진단지표로는 표준화 잔차

(standardized residual)와 수정지수 값(M.I) 그리고 모수 변화

값(Par Change) 등의 통계적 기준이 고려되었으며, 이론적 근

거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기존매체 음란물 노출)에 대해 인과관계를 추가 

설정하고, 개인심리특성 변인들 간(자기통제성↔감각추구성), 

사회유대 변인들 간(부모애착↔부모감독), (부모감독↔친구관

계), 부모애착(↔친구관계)의 상관관계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음란물 노출 요인 및 영향력에 관한 최종 

구조 모형은 Fig. 2에서와  같이 확정되었다

Fig. 2. The final structural model of Internet porn exposure 

and its influence on the influence of influence

2. Research problem analysis result

<연구문제 1>에서는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 요인 및 영향력

에 관한 통합모형을 근거로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1>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는 차별접촉(β

=.093, p<.001)과 인터넷 이용량(β=.050, P<.001),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β=.235, p<.001)과 인터넷 이용량(β=.050, 

p<.001),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β=.235, p<.001) 그리고 비의

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β=.564, p<.001)이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각추구성, 자기통세성, 부모애착, 

부모감독, 친구관계 변인은 유의미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둘째, 

청소년의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는, 감각추구성(β

=.112, p<.01), 차별접촉(β=.273, p<.001), 인터넷 이용량(β

=.187, p<.001)이 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친구관계(β=-.078, 

p<.01)는 부적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성과 부모애

착, 부모감독 변인은 유의미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셋째, 청소

년의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에는 부모감독(β=-.067, p<.01), 친

구관계(=-.065, p<.01)sms 부적인 영향 요인으로, 차별접촉(β

=.122, p<.001)과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β=.586, 

p<.001)은 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한

편, 부모애착(β=.084, p<.05)은 예상과는 달리 기존매체 음란

물 노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각추구

성과 자기통제성은 유의미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이상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음란물 노출 유형에 따라 그 영

향 요인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

다. 감각추구성은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나 기존매체 음

란물 노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

물 노출의 영향 노인으로 검증되었으며, 자기통제성은 모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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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모애착과 부모감독은 의도적∙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에

는 오히려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접촉은 

모든 유형의 음란물 노출에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친구관계 변인은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을 제외한 기존매

체 음란물 노출과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 모두에 유의미

한 영향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인터넷 이용량의 경우에는 의도

적∙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검증되었다.

<연구문제 2>에서는 감각추구성(β=.226, p<.001), 차별접

촉(β=.293, p<.001),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β=.155, p<.001),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β=.137, p<.001)은 모두 반사회적 

성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통제

성, 부모애착, 부모감독과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

았다. 이러한 검증 결과를 토대로, <연구문제 2-2>인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상대적 영향력을 분

석하였다. 그 결과, 반사회적 성의식 형성이 감각추구성, 차별

접촉,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라는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31.7%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

데 차별접촉(β=.293, p<.001) 변인이 가장 주요한 영향 요인으

로 밝혀졌다. 다음으로는 감각추구성(β=.226, p<.001), 기존매

체 음란물 노출(β=.155, p<.001),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

(β=.137, p<.01)순으로 검증되었다.

Rout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Differential 

contact→Existing 

media

.122 .160 .282

Differential 

contact→Intentional 

internet
.093

.220 .313

Internet 

usage→Intentional 

internet

.050 .094 .181

not Intentional 

internet→Intentional 

internet

.564 .138 .702

Differential 

contact→Antisocial sex 

consciousness

.293 .094 .388

Table. 2. Results of indirect effects of indecent exposure and 

indirect effects of antisocial seouisik

<연구문제 3>은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 요인 및 영향

력에 관한 통합모형에서 각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표 2>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진 검증 결과만 제시하였다. 먼저, 차별접

촉이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을 거쳐 기존매체 음란물 노

출로 가는 경로는 직접효과 (β=.122), 간접효과(β=.160), 총효

과(β=.282)로 비행친구와의 차별접촉이 높은 청소년들이 비의

도적으로 인터넷 음란물에 많이 노출되면 기존매체 음란물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차별접촉이 기존

매체 음란물 노출과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을 거쳐 의도

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로 가는 경로는 직접효과(β=.093), 간접

효과(β=.220), 총효과(β=.313)로 간접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

나 차별접촉이 높은 청소년들이 기존매체를 통해 혹은 비의도

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노출될 경우 의도적 인터넷 음

란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

Ⅴ. Conclusion and discussion

본 연구는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이 인터넷 음란물 

노출을 거쳐 반사회적 성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고찰함

으로써,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고, 청소년들을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이르게 하는 선행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연구문제에 대한논의를 바탕

으로 이에 대한 의미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터넷 매체

를 통한 음란물 노출이 아닌 감각추구성과 같은 개인특성과 차

별접촉이라는 사회환경적 특성으로 검증되였고, 청소년들의 의

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또 다른 형태의 음란물 노출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관련 변인은 인터넷 접근성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량으

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의 경우 

청소년들의 성의식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과 기존매체 음란물 노

출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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