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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sexual behavior.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the self-esteem,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freshmen as important predictors of sexual behavior and examined 

the dynamics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The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were 1,806 university freshmen: 932 

males and 828 females. All respondents submitted their answers on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correlations that used PASW 18.0, and AMOS 18.0, a statistical program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o estimate the hypothesized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Relationship satisfactions mediated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and sexual behavior. (2) Sexual behavior between male and female freshmen showed different 

influences on the test of the structural model invariance across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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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I. 서 론

청년기에 속하는 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과

도기  상태로서, 입시 주 교육에서 벗어나 이성 계가 자

유로워지는 시기이다. 학생 시기는 신체 인 성장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성인으로서 자신의 성행동을 주

체의식을 갖고 사회 ․경제 ․심리정서 으로 온 하게 

스스로 책임지기는 어려운 시기이며, 자유로운 성행동이 허

용되기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하지 않다. 그러나 실

으로 고등학교까지 입시 주의 학교 교육으로 자신의 성

 욕구를 억제하도록 요구 당해왔던 청소년이 학에서는 

자유분방하게 폭넓은 이성 계를 경험하기도 하며, 성  활

동이 다른 어떤 시기보다 자유롭고 활발해진다(Kang, 2007). 

2004년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만 명 이상의 국

민이 각종 성병에 걸리는데 이  20~29세의 청년이 가장 높은 

성병감염률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Hur & Cho, 2007). 

학생 1,000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시사 , 2011)에 

따르면, 학생의 89%가 혼  성 계에 해 정 이고, 

39.9%는 성 계 경험이 있으며, 성 계 상 자로 90.7%가 

이성친구라고 응답했다. Lee and Ahn(2004)의 연구는 학

생들이 다양한 성행동을 경험하지만 성 욕구와 개인의 가

치   사회  규범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제시

한다. 

청년기 학생들의 성행동은 학생들의 진로․건강․학

업․성  가치  등과 한 련이 있기 때문에(Kim, 2011) 

이들의 성행동에 한, 특히 성행동과 련된 변인들에 한 

연구가 요하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학생들의 성경험 실태나 성지식 등을 다루는 기 인 연구

(Moon, 1997, 1998; Ahn, Chung, & Lee, 1997)의 수 에 

머무르는 것이 부분이었다. 학생의 성행동에 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성역할 정체감 유형(Sung, 2009)이나 자아존

감, 자아통제감(Lee, Ha, & Chung, 2005)등을 다루기도 

했지만,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성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변인들에 한 탐색 연구는 제한 이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생 성행동에 한 연구들 부분은 성행동의 실

태나 그것의 심리 인 측면만 강조하여 연구되어온 경향이 

있으므로, 학생의 성행동을 충분히 이해하기 한 다양한 

근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성지식은 매우 낮은 반면, 성행동은 개방 이

어서(연합뉴스, 2000), 학생들의 성행동을 다양한 에

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성

에 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무분별한 성행동도 

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 학생의 성행동을 심리

인 측면과 더불어 사회 인 측면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Kong, 2003; Nam, 2003; Carpenter, 1998). 특히 최근에는 

음란물 독이 사회 인 이슈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행동

의 요한 요인이라는 연구들이 지속 으로 제시되고 있다

(Kim, 2003). 한 친구나 가족들 간의 계가 정 일수록 

개인의 성행동에 향을 미치고, 성행동에 있어서 친구나 가

족과의 계가 매개 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는 연

구(Park, 2004)도 있다. 그러나 계만족과 같은 변인들이 

성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집 으로 탐색

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  측면인 자아존 감

과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음란물 독정도가 성행

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자아존 감이나 

인터넷음란물 독정도가 성행동에 직 인 향을 주기도 

하지만, 개인에게 있어 요한 계인 친구나 부모, 혹은 가

족과의 계만족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성행동 양상이 다르

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매개변인으로서의 계만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 신입생들의 성행동 수 을 악하고, 자아존 감과 

인터넷음란물 독정도  계만족이 성행동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려는 본 연구의 목 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여겨진다. 한 아직 미혼인 청년기 학생의 성행동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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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친구( 래)와 부모, 그리고 가족 

계의 역할에 한 새로운 근을 발견할 수 있다는 에서 

유익한 연구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 감과 성행동, 인터넷음란물 

독정도와 성행동의 계를 살펴보고, 계만족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ure 1>에 

제시하 으며,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아존 감은 성행동에 향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인터넷음란물 독정도는 성행동에 향이 

있는가?

<연구문제 3> 계만족은 성행동에 향이 있는가?

<연구문제 4> 자아존 감과 인터넷음란물 독정도는 

계만족을 매개로 성행동에 향이 있는가?

<연구문제 5> 자아존 감과 인터넷음란물 독정도가 

계만족을 매개로 성행동에 향을 주는 경

로에 있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성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

성행동의 개념은 연구 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

다. 일반 으로 성행동은 성과 련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행

동으로서(Kim, 2011), 본 연구에서는 성행동을 자기 자신과 

트  간의 성에 한 의사소통으로 성 인 화, 손잡기, 

키스, 애무, 성 계를 포함한 역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성

행동과 련된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성별에 따라 성인식, 성태도, 

성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성태도

가 성행동에 향을 주고, 성태도가 개방 일수록 성행동이 

높으며(Jeon, Lee, & Rhee, 2004), 특히 주로 남성이 여성보

다 혼 성교에 한 태도가 개방 이며, 성교 경험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1999; Moon, 1998; Kim, 2003; Choi 

& Ha, 2004; Sohn & Chun, 2005; Lee, Ha, & Chung, 

2005). 학생을 상으로 한 성의식, 첫 성경험  성행동에 

한 성차의 연구(Sohn & Chun, 2005)에서, 남학생은 여학

생에 비해 혼 성 계를 허용할 확률이 4.8배 높으며, 혼외 

성 계를 허용할 확률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이와 다르게 Woo(2011)의 연구에서는 성허용성이 남성

의 경우 높게 나타났지만, 남녀 학생간의 성행동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들을 보이기도 하

지만, 다수의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성행동은 남녀간

의 성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자아존 감이 성행동에 미치는 향

자아존 감(self-esteem)은 자신에 한 부정  혹은 정

 태도와 련된 것으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반 한다(Rogenberg, 1965; 

Chen et al., 2006). 청년기의 자아존 감은 발달  변화와 

응에 결정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의 행복감에도 요한 

향을 미치는 심리  변인  하나로, 자기 자신을 가치와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여 각 개인이 자기 내면에 지니게 

되는 힘이다(Hong, 2010). 

청소년의 성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성행동이 높다는 연구들(Han, Park, & Baek, 

2001; Lee, Ha, & Chung, 2005)에서 상 이 없다는 연구들

(Flick, 1986, Kim, 2002)에 이르기까지 연구결과가 다양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학 신입생을 상으로 하

여 자아존 감이 성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한편, 남성의 경우 자아존 감이 높으면 성행동이 높게 나

타나지만, 여성의 경우는 성행동에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Kim, 2011)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행동이 사회문화

인 배경에 의해 향을 받을 뿐 아니라, 계 속에서 이루

어지기 때문에, 남녀의 성행동에 한 인식이 한국사회에서

는 다르게 작용하는 만큼, 자아존 감이 높은 여성과 자아존

감이 높은 남성은 성행동에 상이한 향을  수 있음을 

측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 감이 성

행동에 향을 에 있어 성별의 향력을 탐색한다.

3) 인터넷음란물 독정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향

음란물 독은 사이버 섹스 독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인

터넷에서 이용 가능한 X등  이미지, 야한 게임이나 동 상, 

음란 소설, 만화 등과 이성간의 오 라인 상의 제안, 음

란한 채 과 메일에 하는 행동을 말하며, 이러한 상에 

과다 몰입하거나 강박 으로 속하는 증세를 말한다(Kim, 

2003). Lee and Sung(2001)의 연구에 따르면, 음란물을 

한 아이들의 상당수가 성  충동을 느끼며, 청소년들이 인

터넷 음란물과 하면 그 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이성

에 한 강한 호기심과 성충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i(2001)의 연구에서도 음란물에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 자

행 , 성행 , 성폭력 경험, 채 이나 화를 통한 음란 화, 

성추행 등 바람직하지 않은 성행동이 나타났다. 

한편, 음란물이 성비행에 향을 다는 연구들도 다수 보

고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음란물  경험이 증가할수록 성 

갈등과 성비행이 증가하고, 성에 해 허용 인 태도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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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음란물 이 오래될수록 비행을 지를 가능성이 

높고, 음란물을 한 후 느끼는 충동의 정도도 비행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i, 2001; Lee, 2004; Kim, et 

al., 2010). Nam & Lee(2005)의 연구에서 남녀 고등학생

을 상으로 인터넷 음란물 독  성비행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음란물에 독정도가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이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성비행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처럼 음란물의 이 높을수록 성행동과 성비행이 높게 나

타나고 있다는 것은 음란물 독이 성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들 의 하나임을 제시한다. 

4) 계만족이 성행동에 미치는 향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 최 로 하는 환경이며, 자녀가 심

리 ․사회 으로 가장 많은 향을 받는 환경이다. 한 가

정환경에서 추가 되는 부모는 자녀가 가장 가깝게 찰할 

수 있는 이성 계의 모델이 된다. Moon and Lee(2003)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가족생활만족도는 성의식  성행

동과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am and Lee(2002)

의 연구에서는 부모나 친구와의 계가 좋을수록 사이버섹스

독이 약화된다고 보고하 다. Ha, Lee, and Chung(2006)

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성과 련한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직 인 성행동이 감소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

와의 계만족이 성행동에 향을 미침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계 뿐 아니라 래 친구와의 계

에도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래애착이 청소년들의 험 

성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Kim, 2008). 청소년들은 

래들과 정서 인 유 감이 약할수록 험 성행동을 비롯한 

비행 수 이 높고(Oh, 2006; Lee, 2008), 음란물 , 공격

 행동, 성비행의 빈도가 증가하며, 래로부터 거 을 경

험할수록 험 성행동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 

Lee, 2004). 이처럼 부모와 가족과의 계만족, 그리고 친구

( 래)와의 계만족은 성행동에 향을 미친다.

2. 성행동 매개요인으로서의 계만족

1) 자아존 감과 계만족

자아존 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상처받

는 것을 방지하기 해 상 방으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계 

자체를 평가하게 된다(Murray, Holmes, & Collins, 2006). 

한 자아존 감이 낮은 사람들은 일종의 방어기제와 같은 

측면을 갖게 되는데, 이는 상 에 해 갖고 있는 매력 인 

이미지를 망가뜨려서 건강한 계를 붕괴시킨다(Murray et 

al., 2003). 반면에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들은 인 계에

서 험에 처할 때, 상 와 더욱 가까운 계가 되기 해 

노력하며(Murray, Holmes, & Collins, 2006), 자아존 감

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해서 정 이고, 자신감

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 

학생을 상으로 한 Kim(2003)의 연구에서는 자아존

감이 의사소통과 신뢰감, 이해성 등의 인 계 능력 요인에 

많은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 졌고, Lee(2011)의 연구에

서도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건강한 인 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ang(2010)의 연구에서, 낮은 자아존 감

은 가정의 경제  수 과 상호작용하여 인 계의 어려움

에 향을 미쳤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아존 감은 인 계에 

향을 다. 즉, 한 개인이 타인과 계를 맺을 때 자신이 스

스로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가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데 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주어진 상황에 한 행동 반응

으로 이어지게 되는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Jang(2011)의 연

구에 의하면, 학생들의 자아존 감은 가족과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성행동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

아존 감은 계만족을 매개로 성행동에 향을 미칠 것으

로 상된다. 

2) 인터넷음란물 독정도와 계만족

인터넷에 독되어 있을수록 인 계에 불편함을 느끼

고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느껴서 사람들과의 친 한 계

를 회피하게 된다(Young, 1996; Nam, 2009; Choi & Ha, 

2011). 음란물에 독이 되어 집에 있는 청소년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경우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혼자 여가를 보내며, 인터넷을 과다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Moon, Kim, & Park, 2005)으로 나타났다.

Koo and Kim(2007)의 연구에서, 음란물 독정도가 심한 

청소년들은 래와 진지한 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 Choi and Ha(2011)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독이 되어 있을수록 인 계에 향을 미쳤다. 즉, 음란

물에 독이 되어 다른 친구들과의 친 한 계를 맺지 못하

고, 혼자 인터넷음란물에 빠져 있어, 래친구와의 계형성

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독에 한 

Nam and Lee(2002)의 연구에 의하면, 사이버섹스 독은 

성행동에 향을 주었고, 부모나 친구들과의 계가 좋을수

록 사이버섹스 독이 약화되었다. 이처럼 음란물에 독된 

사람들은 친구와의 계나 가족 내 계가 원만하지 않음을 

쉽게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음란물 독 정도와 계

만족은 서로 련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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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상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학

생은 932명(53.0%), 여자 학생은 828명(47.0%)으로 남자 

학생이 좀 더 많았다. 종교는 ‘없다’는 응답이 953명(54.4%)

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420명(24.0%), ‘불교’ 215명(12.3%), 

‘천주교’ 131명(7.5%)의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한 고등학교의 

유형은 ‘인문계고’가 1,548명(88.4%)으로 가장 많았고, ‘실업고’

가 148명(8.4%), ‘특수목 고’ 45명(2.6%)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혼인상태로는 ‘양친 기혼’이 1,563명(89.6%)으로 

부분을 차지하 고, ‘양친 이혼’ 105명(6.0%), ‘모만 생존’ 30명

(1.7%), ‘부만 생존’ 27명(1.5%), ‘재혼’ 20명(1.1%)의 순으로 나

타났다. 자기 가정의 사회경제  계층 평가에 있어서는 ‘ 류

계층’ 1,030명(59.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 하계층’ 

409명(23.4%), ‘ 상계층’ 209명(12.0%), ‘하류계층’ 81명(4.6%), 

‘상류계층’ 18명(1.0%) 등의 순이었다.

2. 조사도구

1) 성행동

성행동척도는 Hur(2001) and Kim(2005)의 연구에서 사

용한 척도를 Kim and Kim(2008)의 연구에서 재구성한 척

도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성행동을 측정하기 해 성행동을 “없다. 손잡기, 포옹, 키

스, 가슴을 심으로 한 애무, 성기를 심으로 한 애무, 한번

의 성 계, 서 번의 성 계, 여러번의 성 계”로 분류하

으며 가장 성행동의 정도가 높은 항목에 해당하는 수만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성행동의 정도를 측정하 다. 성행동 

수는 최  0 에서 최고  9 으로 분포되었다. 

2) 자아존 감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아존 감 척도는 Rosenberg

(1979)가 개발한 자아존 감 척도(self-esteem scale)이며, 

10문항으로 5  리커트 척도이다. 측정모형을 분석할 때에

는 자아존 감 척도 문항들의 속성을 정 자존감과 부정 자

존감으로 분류하여 2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 다.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Hong(2006)의 연

구에서의Cronbach’s α=.80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

bach’s α=.852로 나타났다.

3) 인터넷 음란물 독

인터넷 음란물 독을 해 사용한 인터넷 음란물 독척

도는 Young(2002)이 개발한 인터넷 음란물 독검사(The 

Cybersexual Addiction Index: CAI)를 토 로 Lee(2003)

가 번안한 것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0)에서 총10문항만 

선별한 척도를 이용하 다. 문항의 내용은 인터넷 음란물에 

한 인식과 인터넷 음란물을 통한 보상요구 여부, 통제조

력과 행동상의 문제, 비정상 인 온라인 성  행동 등을 포

함한다. ‘  그 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 다’까지 5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음란물 독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단일차원으로 구성된 척도이므

로 문항들을 무작 로 묶어서 4개의 측정변수(인터넷음란물

독 1, 2, 3, 4)로 구성하 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6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

bach’s α=.907이었다.

4) 계만족

계만족을 알아보기 해서 개인을 둘러싼 친구와의 

계, 부모와의 계, 가족과의 계에 해 각각의 만족도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 구성된 내용으로, Hong(2011)에서 사용

한 척도를 활용하 으며, 총 3문항이다. 사용한 척도는 ‘매우 

불만’에서 ‘매우 만족’까지 7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수가 

높을수록 계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의 α=.871이었다.

3. 자료수집  분석방법

본 연구의 상자는 에 소재한 4년제 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이다.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고, 자

료 수집은 2011년 5월에서 6월까지 2개월간 이루어졌으며, 

총 1,806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오류검토 작업을 진행한 후 PASW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실시하 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한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하고 

주요 변수의 계를 살펴보기 하여 빈도분석과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합도 

수 과 각 요인 간의 계를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는 TLI

(Tu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d Error Approximation) 등과 같은 합

도 지수를 모형 평가 지수로 사용하 다. 분 합도 지수인 

TLI,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합도를 의미하며, RMSEA

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합도를 의미하는데, 일반 으로 

.05보다 작으면 좋은 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합도, 

그리고 .10보다 작으면 보통 합도이며, .10보다 크면 바람직

하지 않은 합도를 나타낸다(배병렬, 2007). 셋째, 계 만

족이 자아존 감과 인터넷 음란물 독 정도를 매개하여 성

행동에 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해 Sobel test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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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elf-esteem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relationship 

satisfactions
sexual behavior

self-esteem 1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203** 1

relationship satisfactions  .490** -.212** 1

sexual behavior  .078**  .097**  .07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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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Correlation of Variables (N=1,806)

variables Estimate S.E. C.R.

self-esteem
self-esteem ← positive self-esteem 18.135 .089 202.958***

self-esteem ← negative self-esteem 16.592 .086 192.073***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1  5.213 .056  92.893***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2  2.727 .035  78.714***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3  3.062 .039  78.424***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4  4.507 .053  84.946***

relationship 

satisfactions

relationship satisfactions ← friends relationship  5.115 .032 158.784***

relationship satisfactions ← parents relationship  5.465 .034 161.467***

relationship satisfactions ← family relationship  5.512 .033 164.761***

χ²=357.847(p=.000), TLI=.943, CFI=.969, NFI=.966, IFI=.969, RFI=.938, RMSEA=.078

***p < .001

Table 2. Path Coefficient and Significance Test of Measurement Model (N=1,806)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상 계

자아존 감과 인터넷음란물 독정도는 부  상 계

(r=-.203, p<.05), 자아존 감과 계만족은 정  상 계

(r=.490, p<.05), 자아존 감과 성행동은 정  상 계

(r=.078, p<.05), 그리고 인터넷음란물 독정도는 계만족과 

부  상 계(r=-.212, p<.05)를 보 다. 인터넷음란물 독

정도와 성행동은 정  상 계(r=.097, p<.05)를, 그리고 계

만족과 성행동은 정  상 계(r=.074, p<.01)에 있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조).

2.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에 구조방정식 모형의 가정인 측

정변수들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해 측정변수들의 왜도

(skew)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하 다. 왜도의 경우 2가 넘

지 않으면, 첨도의 경우는 7이 넘지 않으면 정상성이 확보되

어 추정에 향을 추지 않는데(Curran, West & Finch, 

1996), 분석결과 왜도는 1을, 첨도는 3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가 정상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측정모형분석

본 연구에서는 확인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모형을 분

석하 다. 분석결과 <Table 2>와 같이 χ²값은 357.847이며, 

p=.000으로 모형이 자료에 합치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 으나, χ²검증은 가설 내용이 무 엄격할 뿐 아니라 

표본 크기에도 향을 받는 문제 이 있다. 그러나 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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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C.R. β

sexual behavior ← self-esteem  .186*** .039  4.787  .168

sexual behavior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188*** .044  4.273  .110

sexual behavior ← relationship satisfactions -.187* .087 -2.141 -.067

relationship satisfactions ← self-esteem  .200*** .014 14.035  .504

relationship satisfactions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072*** .015 -4.881 -.119

*p < .05, **p < .01, ***p < .001

Table 3. Path Coefficient and Significance Test of Structural Model (N=1,806)

sexual

behavior

friends

relationship

parents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hip

.032 .034 .033

positive

self-esteem

negative

self-esteem

addiction 1

addiction 2

addiction 3

addiction 4

.089

.086

.056

.035

.039

.053

.186***

.188***

-.187*

.200***

-.072***

relationship

satisfactions

self-esteem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Figure 2. Structural Model

복잡한 상을 간명하고 효과 으로 설명하는 것이 목 이

므로, 연구자의 모델이 완벽하기를 기 하기보다 모형이 자료

를 잘 설명한다면, 만족할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따라서 합도 지수를 통한 모델의 합도를 살펴보면 TLI 

= .943, CFI = .969, NFI = .966, IFI = .969, RFI = .938, 

RMSEA = .078로 나타나 반 으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본 연구의 자료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한 <Table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아존 감, 인터넷음란물 독정

도, 계만족을 나타내는 각각의 측정변수들의 유의수 이 

.000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

2) 구조모형분석

본 연구에서는 확인  요인분석을 통하여 구조모형을 분

석하 다. 분석결과 <Table 3>와 같이 χ²값은 357.847이며, 

p=.000으로 나타났다. 합도를 살펴보면 TLI = .943, CFI 

= .969, NFI = .966, IFI = .969, RFI = .938, RMSEA = .078

로 나타나 반 으로 본 연구의 구조모형이 본 연구의 자료

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성행동에 있어서 자아존 감(β=.168), 인터넷음란물 독

정도(β=.110), 그리고 계만족(β=-.067)이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성행동

이 높아졌으며, 인터넷음란물 독정도가 높을수록 성행동

도 높아졌다. 반면에, 계만족이 높을수록 성행동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계만족에 있어서 자아존 감(β=.504)과 

인터넷음란물 독정도(β=-.119)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계만족이 높

아지고, 인터넷음란물 독정도가 낮을수록 계만족이 높

아졌다. 

3) 효과의 분해를 통한 매개효과 검정

구조방정식모형은 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의 직 효과와 

간 효과의 크기를 악할 수 있다. 직 효과(direct effect)

는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해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간 효과(indirect effect)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이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간 효과는 매개변수의 비표 화계수를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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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exual behavior ← self-esteem  .165** -.033 *  .132**

sexual behavior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106**  .008 *  .114**

sexual behavior ← relationship satisfactions -.066*  .000 -.066*

relationship satisfactions ← self-esteem  .500**  .000  .500**

relationship satisfactions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117**  .000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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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Effect Decomposition of Structural Model(β) (N=1,806)

해서 구하게 된다. 총효과(total effect)는 직 효과와 간 효

과의 합으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향력을 의미한

다. 효과분해(effect decomposition)는 총효과를 직 효과와 

간 효과로 분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 효과와 총효과를 

동시에 고려하 을 경우 직 효과만 고려하 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막고, 변수들 간의 계를 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자아존 감, 인터넷음란물 독, 계만족

이 성행동에 미치는 향은 직 효과와 간 효과를 합한 총

효과에 의해 그 향력이 완 하게 악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최종 구조모형 분석결과 후, 총효과와 직 효과 

 간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아존 감(β=.132)과 인

터넷음란물 독정도(β=.114)는 정 인 향이 있고, 계만

족(β=-.066)은 부 인 향이 있다. 계만족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아존 감(β=.500)은 정 인 향이 있고, 인터

넷음란물 독정도(β=-.117)는 부 인 향이 있음을 보인

다. 따라서 [경로1]은 자아존 감 → 계만족 → 성행동의 

경로를, [경로2]는 인터넷음란물 독정도 → 계만족 → 성

행동의 경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4)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앞의 구조모형 분석결과는 자아존 감과 인터넷음란물

독정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향을 계만족이 매개하고 있

음을 보여 다. 이에 본 연구는 계만족의 매개효과에 한 

유의성을 확인하기 해 Sobel 검증을 실시하 다. Sobel 검

증결과, [경로1]의 경우는 z=2.568(p<.05)로, 자아존 감이 

계만족을 통해 성행동에 향을 주며, [경로2]는 z=-2.250

(p<.05)로 인터넷음란물 독정도가 계만족을 통해 성행동

에 향을 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계만족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 다. 

한 자아존 감과 인터넷음란물 독정도가 계만족에 향

을 으로써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아존 감과 인터넷음란물 독  계만족이 성행동에 

해 여 히 유의미한 직 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계만족

은 자아존 감과 인터넷음란물 독정도 사이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남녀 집단의 동질성분석

집단간 비교는 측정모형 간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고찰하는 

분석기법이다. 즉, 집단간 비교는 구조모형에서 한 집단의 경

로계수가 다른 집단의 경로계수와 동일한지를 검증할 때 이

용된다. 집단간 비교는 교차타당성을 용한 분석방법이다

(Byrne, 2001). 즉, 교차타당성이 같은 모형에서 두 개의 표

본이 동일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단하는 

것에 착안하여, 연구 모형이 각 집단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

이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경로계수의 집단 간 비교를 해서

는 측정 동일성 제약과 집단 간 등가제약의 과정을 거친다. 

1) 집단간 측정모형의 동일성 검증

아래의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 모형에서 측

정동일성의 경우는 TLI = -.002, RMSEA = -.024로 합도가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며, 측정동일성에서 측정  편 동일

성은 TLI는 -.020, RMSEA는 Δ.010으로, 그리고 측정  

편 동일성에서 측정, 편  요인분산 동일성은 변화가 없

어서, 크게 모델의 변화가 없어 만족할만한 수 임을 알 수 

있다. χ²의 변화량은 기 모형에서 측정동일성의 경우는 

27.476(24)의 변화가 있었고, 측정동일성에서 측정  편

동일성의 경우는 236.149(12), 그리고 측정  편 동일성에

서 측정, 편  요인분산 동일성에는 33.126(3)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 으로 χ²지수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TLI와 RMSEA지수만 참고한다. 

2) 남녀 집단간 구조모형 검증

주요 변인의 측정모형 동일성이 남녀집단에서 검증되었

으므로, 각 변인간의 계를 살펴보는 경로모형을 검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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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female

sexual behavior ← self-esteem  .273 ***  .063

sexual behavior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203 **  .062

sexual behavior ← relationship satisfactions  -.207 *  -.109

relationship satisfactions ← self-esteem  .204 ***  .195***

relationship satisfactions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091 ***  -.033

*p < .05, **p < .01, ***p < .001

Table 6. Parameter Estimates of Models of Sex Group (N=1,806)

Δdf Δχ² ΔTLI 

sexual behavior ← self-esteem 1  7.668***  .000

sexual behavior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1  2.422 -.001

sexual behavior ← relationship satisfactions 1  .338 -.001

relationship satisfactions ← self-esteem 1  .110 -.001

relationship satisfactions ←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1  3.236  .000

***p < .001

Table 7. Sex Group of Baseline Model and Path Coefficient with Invariance Constraint (N=1,806)

χ²(df) Δχ²(Δdf) TLI RMSEA

model 1: configural invariance 345.857(24) .943 .086

model 2: metric invariance 373.333(48) 27.476(24) .941 .062

model 3: metric, scalar invariance 609.482(60)  236.149(12)*** .921 .072

model 4: metric, scalar and factor variance invariance 642.608(63)  33.126(3)*** .921 .072

***p < .001

Table 5. Invariance Power (N=1,806)

남녀 두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각 잠재변인에 

한 모든 요인의 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형의 합

도를 측정한 결과 만족할만한 합도(χ²=620.674, TLI = 

.919, CFI = .947, NFI = .941, IFI = .947, RFI = .910 RMSEA 

= .066)를 보 으며, 남녀 각 집단에서의 경로계수는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편, 남녀 두 집단 사이에 혹시나 존재할지도 모를 경로

계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해, 모형 내에 존재

하는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기 모형

과 비교하 다. 모든 경로계수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해도 모

형의 합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χ²=642.608, TLI = .920, 

CFI = .944, NFI = .939, IFI = .944, RFI = .912, RMSEA 

= .072).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만 자아존 감이 

성행동에 미치는 경로에 한 동일성 제약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Δχ²=7.668, p<.001). 이는 <Table 

6>에서 알 수 있듯이, 자아존 감이 성행동에 향을 주는 

경로의 계수는 남성은 .273(p<.001), 여성은 .063으로 남성만

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 집단에 비해 남성 집단이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성행동에 강력한 향을 미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 감과 인터넷음란물 독정도가 

높을수록 성행동의 정도가 높아지고, 계만족이 높을수록 

성행동이 낮아질 것이며,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계만족

이 높아지고, 인터넷음란물 독정도가 높을수록 계만족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제로 이를 검증하 다. 검증결과 

<Table 6>에서와 같이 자아존 감, 인터넷음란물 독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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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만족이 성행동에 향을 미치고, 자아존 감과 인터넷

음란물 독정도가 계만족에 향을 주는 것은 남자 학

생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여자 학생 집단의 

경우 자아존 감이 계만족에 향을 주는 경로만이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 신입생의 경우 남녀간의 성행동

에 향을 주는 경로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반 한다. 

<Table 7>의 기 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성을 가한 

모형에서는 자아존 감이 성행동에 향을 주는 경로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자

아존 감이 성행동에 향을 에 있어 남녀 성별에 따라 차

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V.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자아존 감과 인터넷음란물 독정도가 성행동

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계만족의 매개  역할을 확인

하기 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한 후, 청년기 남녀 

학 신입생 집단 간의 구조모형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가를 검증하 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토 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연구모형에서 가정했듯이 자아

존 감과 인터넷음란물 독정도가 계만족의 매개역할을 

통해 성행동에 향을 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아존 감이 

높고, 인터넷음란물 독정도가 높을수록 성행동은 증가하

으나, 계만족이 높으면 청년기 학 신입생의 성행동은 감

소하 다. 이는 계만족의 정도가 성행동을 조 하여 성행

동을 어들게 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행동에 있어 친구( 래)와 부모  가족 계만족의 요

성을 반 한다.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성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성행동이 높다

는 연구들(Han, Park, & Baek, 2001; Lee, Ha, & Chung, 

2005)을 지지한다. 한 인터넷음란물 독정도가 높을수록 

성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 

음란물과 하면 강한 호기심과 성충동을 경험하며(Lee 

& Sung, 2001), 음란물이 성비행이나 성경험  성행동에 

향을 다는 연구들(Ji, 2001; Lee, 2004; Kim et al., 2010)

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친구․부모․가족과의 계만족

이 높으면 성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가족생활만족도가 성의식  성행동과 상 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난 Moon and Lee(2003)의 연구와, 부모와 성 

련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직 인 성행동이 감소함을 제

시한 Ha, Lee, and Chung(2006)의 연구, 그리고 래들과 

정서 인 유 감이 약할수록 성행동 수 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난 연구들(Kim & Lee, 2004; Oh, 2006; Kim, 2008; Lee, 

2008)을 지지하고 있다.

청년기 학생활은 기존의 고등학교 교육환경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자유로운 생활환경 속에 놓이게 되고, 다양한 인

간 계를 경험하게 된다.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직업 비

를 통해 사회 응을 한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할 학 시기

에, 미혼인 학생의 무분별한 성행동은 미래의 생활과 진로

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많은 우려와 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친구와 부모, 그리고 가족과의 계에 

한 만족도가 학 신입생의 성행동을 조 할 수 있는 변인으

로 확인됨에 따라, 청년기 학생의 계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극 으로 탐색하는 것이 요하다. 청년기 

학 신입생을 상으로 하여, 교육  집단상담 로그램을 

통해 선후배 계를 비롯하여 친구와 래 계 개선방안, 

부모와 가족 계 개선방안 등을 모색해보고, 계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도록 한다면, 무분별한 성행동을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둘째,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 한 다집단 분석에서 남녀 

학 신입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로과정에서 확인되는 가장 명확한 남녀차이는 성행동에서 

남자 학생 집단만이 뚜렷한 경로는 보 고, 여자 학생 

집단의 경우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자아존 감과 특히, 인터넷음란물 독의 정도가 남자 

학생의 성행동에 향을 다는 것을 보여주며, 기존의 연

구들(Nam, 2009; Choi & Ha, 2011)에서 지 되고 있듯이 

남자 학생의 인터넷음란물 독 정도가 여자 학생보다 심

하다는 연구결과들을 부분 으로 지지한다. 이를 통해 성행동 

조 을 해서는 성별에 따른 인터넷음란물에 한 규제와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아존 감이 

성별에 따라 성행동에 미치는 향이 상이하다는 것은 많은 

시사 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성행동이 높다는 연구들(Han, Park, & Baek, 

2001; Lee, Ha, & Chung, 2005)도 있고, 자아존 감과 성행

동이 상 이 없다는 연구들(Flick, 1986; Kim, 2002)도 있지

만,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자아존 감이 성행동에 미치

는 향력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g(2006)

의 연구에 따르면, 여 생들의 성교, 키스행  등의 성에 

한 허용행동 자체가 자아존 감에 바탕을 둔 자신의 의지반

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여학생의 경우 자아존 감이 단순

히 성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행동 조 에 더 많은 

향을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남성의 경우 자아존 감이 높으면 성행동이 높게 나타나지

만, 여성의 경우는 성행동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상황에서 성행동에 한 인식이 남녀

간에 서로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성은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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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높을 경우 성행동에 극성을 보이지만, 여성의 경우 

여러 가지 성이데올로기와 성에 한 가치 으로 인해 자아

존 감이 성행동에 한 조 이나 자제력으로 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행동은 개인 인 특성에 의해 

향을 받을 뿐 아니라 사회문화 ․ 인 계 인 측면에 

의해서도 향을 받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아존 감이 높다 

하더라도 성행동에 극 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남성들은 자

아존 감이 높을수록 성행동에 극 일 수 있다. 따라서 특

히 남학생을 상으로 한 인터넷 독 방  성교육이 어릴 

때부터 지속 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함께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 신입생의 성행동에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 감과 인터넷음란물 독정도에 

주로 을 두었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이성 계, 사랑유형, 

학생활만족도 등의 변인들을 포함하는 보다 다차원 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학 신입

생을 주요 연구 상으로 선정하 기 때문에, 성행동에 있어 

완 히 자유롭지 못한 청년기 학생들의 특성이 반 된 연

구결과이다. 따라서 학 시기를 넘어선 미혼의 청년들이나 

기혼 부부들을 상으로 하여 성별에 따라 자아존 감과 인

터넷음란물 독정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향을 상세히 탐

색해본다면, 좀 더 다양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

로 상된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변

수들 간의 경로과정을 검증하 기 때문에, 인과과정에 한 

설명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표본

은 역시에 치한 학의 신입생으로 제한하 기 때

문에, 연구 상에 련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

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학생 특성을 포 하는 보다 표성 있는 표집을 활용하여 연

구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아존 감과 인터넷음란물 독정도가 성행

동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계만족의 매개  역할을 확

인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는 청년기 학 신입생의 경

우 성행동을 조 함에 있어 자아존 감과 인터넷음란물 

독정도 뿐만 아니라 친구, 부모  가족 등의 계  역할과 

계만족이 매우 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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