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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등학생의 성지식, 성태도에 미치는 향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the Effect upon Levels of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i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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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urrents status of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on 

the part of elementary students and to analyze the impact upon levels of sexual knowledge or sexual 

attitudes in such childre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mprised 536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data was analyzed by means of T-tests, F-tests, Pear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32.5% of the subjects had experienced some degree of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Second, sexual attitudes and sexual knowledge were found to be 

higher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exhibited by the girls, these same sexual attitudes 

and sexual knowledge amongst girls were observed to be even higher when they were exposed to 

internet pornography.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this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did not 

significantly impact on levels of sex knowledge.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did significantly impact upon sexual attitudes. In particular, gender permissiveness, 

attitudes regarding pornography, and attitudes towards physical contact did have a significant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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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춘기가 시작되는 학령기 후기는 신체의 성

장에 따라 성에 한 심이 증 되고, 성에 

한 태도를 형성해가는 시기(Barber, 1972)이다. 

이 시기의 성태도는 이후의 성행동에 향을 주

게 되어(Lee, 2007), 건강한 성생활을 하게 

하기도 하고, 성  일탈로 인한 부 응  행동을 

야기 시키기도 한다(Mo, Oh, & Cho, 2006). 

성지식이나 성태도의 형성은 교육기  등의 

공식  교육에 의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래집

단, 매체 등의 여러 사회 환경에 의해 향

을 받게 된다. 사회 환경 에서 특히 심을 

받고 있는 것이 인터넷 등의 뉴미디어이다. IT

산업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등의 사용이 일반화

되고 있는 사회  추세를 생각할 때 인터넷이 

아동의 성지식이나 성태도에 어떤 향을 미치

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

한 다양한 성 련 정보 에서 음란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심리, 정서, 성  발달에 향

을  수 있다는 에서 심이 되고 있다. 

최근 청소년 성범죄가 증가하고, 성범죄 발생 

연령 가 차 낮아져 등학생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Han, 2013), 음란물을 처음 하는 시기 

역시 차 빨라지고 있는 시 에서(Lee, 2005), 

등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은 어느 정도 이

루어지고 있는지, 노출경험의 유무만으로 성지

식, 성태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으로써 인

터넷 음란물이 아동의 성태도 발달에 미치는 

향에 해 이해하게 된다고 보겠다. 더 나아가 

등학생 시기에 음란물에 노출된 아동의 경우 

인터넷 음란물의  시 그 특성이 이들의 성과 

련된 지식과 태도의 형성에 어떠한 향을 주

는지를 구체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먼  성지식이란, 인간의 성에 한 총체 인 

지식으로서 다양한 성 련 지식을 일컫는다. 이

에 선행연구에서 그 측정내용과 역이 다양하

여 이를 비교,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

지만, 일반 으로 아동의 개인, 환경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성지식 수 을 갖고 있는지에 

해 연구되어 왔다. 이에 아동의 성(Han, 2002; 

Lee, 2004; Lee, 2008; Oh, 2008), 사회경제  

지  등의 인구사회학  변인(Kang, 2004; Lee, 

1999), 성교육(Choi, 2013; Lim, 2013)  음란

물 노출 경험(Cho, 2004; Kang, 2004) 등에 따

라 성지식 수 이 차이가 있는지 연구되었다. 

아동의 성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를 연구한 선

행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ho, 2004; Han, 2002; 

Lee, 2004). 한 Yun(2010)과 Kang(2004)의 연

구에서는 경제수 에 따라 성지식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Lee(1999)의 연구에서

도 사회계층에 따라 아동의 성지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Go 등(1995)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라 자녀의 성

지식은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

을수록 아동의 성지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음란물 노출경험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에 

한 연구에서 Kang(2004)은 5, 6학년 아동을 

상으로 하여 사춘기의 신체변화를 포함하는 여

러 가지 성지식을 살펴보았다. 이에 성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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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부가 음란물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보고하 다. 구체 으로는 남녀의 차

이, 성장의 개인차, 난자와 정자, 임신의 방법 

등과 련된 성지식에 하여는 음란물 경

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높은 수 인 것으로 보

고되었다. 반면, Cho(2004)는 사춘기의 신체  

변화  임신과 련한 성지식을 측정하 는데, 

음란물 경험이 있는 경우에 성지식이 다소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 다. 

Kim(2004)도 성지식을 신체  심리발달, 인간

계 이해, 성문화  윤리 등의 역으로 구분

하고 음란물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연구하 는데, 음란물 경험이 있는 집

단에서 성지식이 약간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음란물 경험에 따

른 성지식의 차이에 해 상반된 결과를 보여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란물 경험에 따

라 성지식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

탕으로 음란물 노출 경험이 있는 아동만을 상

으로 하여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

되었던 음란물 노출의 특성, 를 들면, 최  음

란물 시기, 빈도, 시간 등이 성지

식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한편 성태도에 한 개념은 다양하지만, 성태

도를 성에 한 정  는 부정  반응이나 태

도로써 보는 입장(Cho, 2004; Jeong, 2008; Lee, 

2000; Lee, 2012; Roh, 2003; Song, 2000)이 표

이다. Roh(2003)는 성태도를 성과 련된 

정 , 부정 인 반응경향으로 인간 계 이해, 성

문화  성윤리에 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보았

다. 이러한 입장에서 Oh(2008)는 성태도를 사춘

기 변화, 이성교제, 성의식, 성윤리, 성행동 등 5

개 역으로 구분하면서 이를 체로 합산하여, 

체 합산 수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정 인 

것으로 보았고, Lee(2012)도 신체의 변화, 이성

교제, 성역할, 성윤리 역으로 구분하고 역시 

체 합산 수가 높을수록 정 인 성태도로 

보았다. 이와 같이 지 까지의 연구는 성태도를 

정  는 부정 인 측면으로 보았다. 

그러나 성태도의 하 역으로 포함된 내용 

컨 , 성문화, 이성교제, 성역할, 성윤리 등을 

정 는 부정 인 성태도로 볼 수 있을 것인

지,  이러한 요인들을 동일한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 단일 개념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에 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성태도를 성과 련된 태도로 보고, 

정  내지는 부정  개념으로 규정하기에 부

하다고 사료되어 각 차원을 따로 분류하여 연

구하 다. 즉, 성태도를 성 허용성에 한 태도, 

성역할에 한 태도, 음란물에 한 태도, 신체

에 한 태도, 결혼에 한 태도 등 5개 

역으로 구분하여 연구하 다.

이와 같은 성태도에 해 음란물 노출  

의 특성이 향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음란물에 빈번하고 지속 으로 노출되거나, 이

른 나이에 노출되게 된다면, 음란물에서 제시되

는 성  행동에 해 비  없이 받아들이거나 

허용 이 되고, 성  충동 내지는 성  행 에

의 추구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에 한 선행연구를 보면, 성태도와 인터넷 음

란물 노출경험의 계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

고, 청소년 상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

는 성과 련된 문제가 청소년 시기에 주로 발

생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을 상으로 한 To 등(2012)의 연구에

서는 음란물 노출의 빈도가 높을수록 형 인 

성역할 태도를 형성하고, 성 계에서의 힘의 불

균형, 혼  성에 한 허용성, 성  충동,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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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몽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 다. Debra 등

(2008)의 청소년 상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음

란물 노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에서 성  행동에 

한 허용 인 태도가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한 노출빈도가 많을 경우, 더 허용 인 것으

로 보고하 다. Choi(2009)의 연구에서도 역시 

청소년에서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많을수록 성

에 한 허용성 인식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Cho와 Kim(2004)의 연구에서는 음란 상매체

에서 성 메시지를 많이 할수록 사랑 없이도 

성 계를 하는 것에 해 허용 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음란물 노출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를 살펴 본 선행연구는 주로 

청소년을 상으로 수행되었고, 노출이 많을수

록 성 허용성, 형  성역할, 성행동  성 계

에서의 허용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아동에 한 연구에서 Cho(2004)는 음

란매체 경험 유무에 따라 음란물에 한 태

도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 다. Jeong(2008)은 

음란물  유무, 음란물 시기, 횟수, 

이유, 종류, 장소 등에 따라 성태

도는 차이가 없으나, 음란물  공유 상  

음란물  반응에 따른 성태도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 다. 즉 음란물  공유 상에 

있어서 ‘혼자서’나 ‘동성친구랑 같이’보는 학생

이 ‘나이가 많은 사람과 같이’보는 학생에 비해 

성 련 태도가 정 이었다. 한 음란물  

반응에 따라 ‘죄를 지은 것 같다’고 응답한 학

생이 ‘더럽고 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에 비해 

더 정 인 성태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Lee(2012)는 음란물 경험 유무, 

경험의 빈도에 따라 성태도가 차이가 있고, 음

란물 최   시기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 는데, 음란물 경험이 없는 학생이 

있는 학생보다 더 정 인 성태도를 갖고, 

경험의 빈도가 높을수록 부정 인 성태도를 

갖는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이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성태도를 단일

개념으로 보고 음란물 경험 유무 뿐 아니라 

 특성에 따라서 연구하 고, 음란물 경험

과 특성이 성태도에 미치는 향에 해서도 상

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태도를 5가지 하 차원으로 구분하고, 음란물 

 특성에 따라 성태도 하 차원이 향을 받

는지를 살펴 으로서 음란물 이 성태도에 미

치는 향을 구체 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한 아동의 성, 경제수 , 부․모 학력 등의 

일반  특성  음란물 노출 경험 유무에 따라 

등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가 차이가 있는지

도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인터넷 음란물 

노출 경험이 있는 등학생만을 상으로 이들

의 음란물  특성과 성지식  성태도간의 

계를 알아 으로서 사춘기를 겪기 시작한 

등학생에게  특성이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

치는 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

를 통하여 등학교 고학년을 상으로 하는 성

련 상담  성교육의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등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등학생의 인구사회학  특성 

 음란물 노출 경험 유무에 따

른 성지식, 성태도의 차이는 어

떠한가?

<연구문제 3> 인터넷 음란물 노출 경험이 있는 

등학생의 음란물  특성이 

성지식, 성태도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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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연구 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해 주 역시에 소재

한 등학교 4개교의 6학년, 총 560명을 상으

로 자료를 수집하 다. 그 에서 불성실한 자

료 24부를 제외한 총 536명(남, 284명; 여, 252

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2.연구도구

1)인터넷 음란물 노출 실태 

인터넷 음란물의 노출 실태를 알아보기 해 

선행연구(Cho, 2004; Kang, 2004; Jeong, 2008; 

Lee, 2008; Lee, 2012)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구

성한 문항을 사용하 다. 인터넷 음란물  

특성으로 10문항을 사용하 다. 인터넷 음란물 

특성으로는 최  시기, 최  경로, 

재  이유, 음란물 동반 시청자, 빈도, 

시간, 장소, 유형,  후 생각,  

후 충동욕구 등이 포함된다.

2)성지식 측정도구

성지식 측정도구는 ‘함께 풀어가는 성 이야기

(MEHRD, 2001)’의 등학교 고학년 성 련 지식

을 토 로 한 Kim(2004)의 도구를 바탕으로, 신체 

 성심리 발달 역 10문항, 인간 계 역 5문항, 

성문화  성윤리 역 5문항, 총 20문항 구성되었

다. ‘ ’ 1 , ‘아니오, 모른다’ 0 으로 배 하 다. 

이에 수가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α는 .86이었다.

3)성태도 측정도구

성태도 측정도구는 Uhm(2001)과 Kim(2004), 

Cho(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구

성하 다. 먼  20문항을 선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1차 요인분석 결과 5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요인 부하량이 .35이하인 2문항

을 제외한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 요

인이 추출되었다. 5개 요인에 해 조사문항들

의 특성을 반 하여 성 허용  태도(6), 성역할 

태도(3), 음란물에 한 태도(3), 신체 에 

한 태도(2), 결혼에 한 태도(4)로 하고, 이는 

총 18문항으로 구성하 다. 응답은 매우 그 다

(5 )에서  그 지 않다(1 )의 5  Likert 

척도로 구성하 다.

이에 성 허용  태도의 수가 높을수록 성에 

한 허용 인 태도, 성역할 태도 수가 높을수

록 양성평등  성역할 태도, 음란물에 한 태도 

수가 높을수록 음란물에 해 거부 이고 부

정 인 태도, 신체 에 한 태도 수가 높을

수록 신체 에 한 허용  태도, 결혼에 한 

태도 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해 수용  태도

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α는 성 허용  태도 .78, 성역할 

태도 .58, 음란물에 한 태도 .59, 신체 에 

한 태도 .78, 결혼에 한 태도 .70으로 나타났다.

3.연구 차

본 연구의 자료는 2013년 10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수집되었고, 연구자가 직  학교를 방

문하여 담임교사의 조를 얻었고, 설문조사의 

취지  유의사항을 안내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표본을 수집하 다.

4.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1.0 로그램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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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exposure internet pornography by gender (N = 536)

Variables

Gender
Total

N(SD)
χ2

Boys

N(SD) 

Girls

N(SD)

Experienced 89(31.4) 86(34.2) 175(32.8)
.393

Non-experienced 195(68.6) 166(65.8) 361(67.2)

분석하 고 신뢰도 분석을 해 Cronbach’α 계

수를 산출하 으며, 요인분석, 빈도분석, χ2검

증, t검증  F검증,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Ⅲ. 결과분석

1.인터넷 음란물 노출 실태

인터넷 음란물 노출 실태를 알아보기 해 

먼  인터넷 음란물  경험 유무를 살펴보았

고, 그  인터넷 음란물  경험이 있는 

등학생을 상으로 음란물  특성을 살펴보

았다. 

1)인터넷 음란물  경험 유무

인터넷 음란물  경험 유무를 알아본 결과 

Table 1과 같이 인터넷 음란물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한 등학생이 175명(32.8%)이고,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등학생은 361명(67.2%)

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음란물  경험 유무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인터넷 음란물  특성

인터넷 음란물  경험이 있는 등학생들

을 상으로 하여, 인터넷 음란물  특성을 

살펴보기 해 Table 2와 같이 최  시기, 

최  경로, 재  이유, 음란물 동반 시청

자, 빈도, 시간, 장소, 유형, 

 후 생각,  후 충동욕구 등을 살펴보았다.

최  시기는 5학년 때가 68명(38.9%)으로 

가장 많았고, 최  경로는 ‘인터넷 검색  우

연히’가 97명(55.4%)으로 가장 높았으며, 재  

이유는 ‘인터넷 검색  우연히’가 55명(31.4%), 

‘성에 한 호기심 때문’이 46명(26.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음란물 동반 시청자는 ‘혼자서’

가 98명(56%)으로 가장 높았고, 빈도는 ‘거

의 보지 않는다’가 139명(79.4%)으로 가장 높았

다. 시간은 ‘바로 끈다’가 88명(50.3%)으로 

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 으며, 장소는 

‘자기 집’이 121명(69.1%)으로 가장 높았고, 

유형은 ‘야한 사진’이 60명(34.3%)으로 가장 

높았다.

 후 생각은 ‘그  그 다’가 78명(44.6%)

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나쁘게 생각한다’가 54

명(30.9%), ‘나쁘게 생각한다’ 32명(18.3%)순이었

다.  후 충동욕구는 ‘없었다’ 고 응답한 아동

이 152명(86.9%)으로 부분이었으며, ‘있었다’ 

고 응답한 아동은 23명(13.1%)으로 나타났다.

2.일반  특성  인터넷 음란물 노출 경험

유무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아동의 성, 경제수 , 부․모 학력 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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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ternet pornography exposure conditions (N = 175)

Variables Categories N %

First accessing

Elementary 3years ago 17 9.7
Elementary 4years 32 18.3
Elementary 5years 68 38.9
Elementary 6years 58 33.1

First accessing route

With friends 53 30.3
By accident 97 55.4
By spam mail 15 8.6
In the house 1 .6
Find and alone 3 1.7
Etc 6 3.4

Reason of re-accessing 

By accident 55 31.4
Curiosity 46 26.3
Fun in 14 8.0
Habitually 6 3.4
Friends and seniors 25 14.3
Etc 29 16.6

The company

By myself 98 56.0
With friend 56 32.0
With opposite sex friend 2 1.1
With brothers 1 .6
With family 5 2.9
Etc 13 7.4

Accessing frequency

Rarely 139 79.4
Once a month 17 9.7
Once a week 12 6.9
Three or four times a week 3 1.7
Often 4 2.3

Accessing time

Moment 88 50.3
Less than 15 minutes 61 34.9
Less than 15-30 minutes 15 8.6
Less than 30-60 minutes 7 4.0
Over an hour 4 2.3

Accessing place

His house 121 69.1
Friend's house 25 14.3
PC room 2 1.1
School 4 2.3
Etc 23 13.1

Accessing type

Erotic photos 60 34.3
Erotic movie 51 29.1
Erotic comics 27 15.4
Erotic chat 6 3.4
Etc 31 17.7

After accessing

Good 11 6.2
So so 78 44.6
Bad 32 18.3
Very bad 54 30.9

Impulsive desire
Had 23 13.1
Hadn’t 152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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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sexual knowledge by socio-demographic variables, exposure Internet 

pornography

Variables Categories N M SD t / F

Gender
Boys 284 6.50 4.01

-10.585***
Girls 252 10.27 4.24

Economic status
Upper 140 8.31 4.50

.127
Average 396 8.26 4.54

Father’s education level

Graduate school 85 7.75 4.48

.979University 316 8.53 4.49

High school 118 8.32 4.65

Mother’s education level

Graduate school 66 8.41 4.53

.262University 299 8.45 4.51

High school 158 8.13 4.58

Experience of 

internet pornography

Experienced 175 10.09 4.67
6.725***

Non-experienced 361 7.39 4.18

***p < .001

특성  인터넷 음란물 노출 경험 유무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1)일반  특성  인터넷 음란물   경험 

유무에 따른 성지식 차이

일반  특성에 따른 등학생의 성지식 차이

를 살펴본 결과 Table 3과 같이 성에 따른 차이

가 유의하게 나타났고(t = -10.585, p < .001), 

경제수 , 부 학력, 모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 으로는 여학생

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 인터넷 음란물 경험 유무에 따라서도 

성지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6.725, p < 

.001). 즉 인터넷 음란물 경험이 있는 등학생

에서 성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반  특성  인터넷 음란물  경험 

유무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

먼  등학생의 반 인 성태도가 어떤 수

인지에 해 살펴보았다. 각 성태도 하 요인

을 5  기 으로 환산 시 성 허용성, 성역할 태

도, 음란물에 한 태도, 결혼에 한 태도는 평

균수 으로 나타났고(2.5 < M < 3.0), 신체

에 한 태도는 평균보다 낮은 수 으로 나타났

다(1.0 < M < 2.0).

일반  특성에 따른 등학생의 성태도의 차

이를 역별로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성별

에 따라 성 허용성(t = 23.723, p < .001), 성역

할 태도(t = 42.079, p < .001), 신체 에 한 

태도(t = 5.332, p < .05), 결혼에 한 태도(t = 

3.889, p < .05)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보면 여학생이 성에 해 

허용 인 태도이고, 양성평등  성역할 태도를 

가지며, 신체 에 허용 이고, 결혼에 해 

수용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수 에 따라서는 음란물에 

한 태도(t = 6.068, p < .05), 결혼에 한 태도

(t = 12.722,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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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sexual attitude by socio-demographic variables, exposure internet 

pornography 

Variables Categories
A B C D E

Scheffe
M(SD) M(SD) M(SD) M(SD) M(SD)

Gender

Boys

(n = 284)
16.27(4.73) 12.41(2.15) 11.36(2.64) 3.26(1.64) 16.18(3.27)

Girls

(n = 252)
18.18(4.32) 13.50(1.70) 11.48(2.71) 3.60(1.75) 16.69(2.59)

t 23.723*** 42.079*** .259 5.332* 3.889*

Economic 

status

Upper

(n = 140)
17.34(4.54) 13.08(2.21) 11.89(2.83) 3.37(1.77) 17.19(2.76)

Average

(n = 396)
17.11(4.68) 12.87(1.95) 11.25(2.59) 3.44(1.68) 16.15(3.01)

t .248 1.111 6.068* .177 12.722***

Father‘s 

education 

level

Graduate 

school

(n = 85)

17.62(5.06) 13.19(2.10) 11.41(2.80) 3.60(2.07) 16.88(3.09)
a

a > bUniversity

(n = 316)
17.27(4.46) 12.79(2.14) 11.48(2.61) 3.42(1.68) 16.51(2.79)

a

High school

(n = 118)
16.86(4.72) 13.12(1.68) 11.23(2.80) 3.35(1.50) 15.86(3.37)

b

F .707 1.962 .370 .556 3.225*

Mother's 

education 

level

Graduate 

school

(n = 66)

17.52(4.76) 13.03(2.16) 10.73(2.83)
a

3.88(2.26) 16.44(3.19)

a > bUniversity

(n = 299)
17.54(4.52) 12.88(2.11) 11.63(2.63)

b
3.43(1.71) 16.63(2.83)

High school

(n = 158) 
16.66(4.73) 13.04(1.75) 11.35(2.58)

b
3.30(1.43) 16.20(3.05)

F 1.978 .369 3.288* 2.726 1.140

Experience of 

internet 

pornography

Experienced

(n = 175)
19.02(4.60) 12.71(2.15) 10.78(2.79) 4.15(2.08) 16.34(2.84)

Non-

experienced

(n = 361)

16.27(4.39) 13.03(1.96) 11.73(2.55) 3.07(1.70) 16.46(3.05)

t 6.683*** -1.714 -3.889*** 7.239***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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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nder permissiveness, B=Gender roles, C=Pornography, D=Body contact, E=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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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a b c d e f g h i j

a 1

b -.20** 1

c -.01 .81** 1

d .14 .68** .71** 1

e -.04 .24** .28** .23** 1

f -.16* .27** .31** .21** .64** 1

g -.03 -.05 -.06 -.04 .10* -.06 1

h -.11 -.21** -.21** -.09* -.02 .07 .16** 1

i .03 .32** .40** .19** .30** .43** -.23** -.24** 1

j -.11 .01 .04 -.04 .30** .37** .18** .37** .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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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irst accessing, b=Accessing frequency, c=Accessing time, d=After accessing, e=Sexual knowledge, f=Gender 

permissiveness, g=Gender roles, h=Pornography, I=Body contact, j=Marriage)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수 이 높을수록 음

란물에 해 거부 이고 부정 인 태도를 갖고 

있고, 결혼에 해서는 수용 인 태도를 갖는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부 학력에 따라서는 결혼에 한 태도(F = 

3.225, p < .05)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부 학력이 학교 이상일수록 결혼에 한 

태도가 수용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모 학력에 따라서는 음란물에 한 태도(F = 

3.288, p < .05)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모 학력이 학교 이하일 경우 음란물에 

한 태도가 부정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인터넷 음란물  경험 유무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에서는 성 허용성(t = 6.683, p < 

.001), 음란물에 한 태도(t = -3.889, p < .001), 

신체 에 한 태도(t = 7.239,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

터넷 음란물  경험이 있는 등학생이 성 

허용성이 높고, 음란물에 해 허용 이고 정

이며, 신체 에 해서도 허용 이라는 것

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인터넷 음란물  특성이 성지식, 성태도

에 미치는 향

1)변인들 간의 상 계 분석

성지식과 성태도에 한 회귀분석에 앞서 인

터넷 음란물  특성과 성지식, 성태도간의 

상 계를 Table 5와 같이 제시하 다. 

먼  음란물  특성으로 최  시기, 

빈도, 시간,  후 생각 등의 4가지를 선

정하여 성지식, 성태도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성지식은 음란물 최  시기를 제외한 

빈도(r = .24, p < .01), 시간(r = .28, p 

< .01),  후 생각(r = .23, p < .01)과 유의한 

상 이 있었다. 성태도 에서 성 허용성은 음란

물 최  시기(r = -.16, p < .05), 빈도(r 

= .27, p < .01), 시간(r = .31,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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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effects of accessing characteristics of internet pornography on sexual knowledge

Dependent 

variables

Control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Sexual

knowledge

Gender 3.39 .36*** 5.11 3.27 .35*** 4.93

Economic status -.70 -.07 -.97 -.58 -.06 -.79

Father education 

level
.37 .06 .80 .50 .08 1.04

Mother 

education level
-.58 -.09 -1.14 -.58 -.09 -1.15

First accessing -.15 -.03 -.39

Accessing frequency -.18 -.03 -.41

Accessing time .12 .02 .27

After accessing .84 .18* 2.01

R2 .140 .172

△R2 .032

F 6.924*** 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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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생각(r = .21, p < .01) 모두와 유의한 상 이 

있었다. 성역할 태도는 음란물 노출 특성 모두와 

유의한 상 이 없었다. 음란물에 한 태도는 최

 시기를 제외한 빈도(r = -.21, p < 

.01), 시간( r = -.21, p < .01),  후 생각(r 

= -.09, p < .05)과 유의한 상 이 있었다. 신체

에 한 태도는 음란물 최  시기를 제외

한 빈도(r = .32, p < .01), 시간(r = .40, 

p < .01),  후 생각(r = .19, p < .01)과 유의한 

상 이 있었다. 결혼에 한 태도는 음란물 노출 

특성 모두와 유의한 상 이 없었다.

2)인터넷 음란물  특성이 성지식에 미치는 

향

인터넷 음란물  경험이 있는 등학생만

을 상으로 인터넷 음란물  특성이 성지식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이때, <연구문제 

2>의 연구결과에서 성, 경제수 , 부․모 학력 

등에 따라 성지식  성태도 하 변인에서의 차

이를 보 던 바, 이를 통제하고 다 회귀분석

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 성 등을 통제하고 독립변인들

을 투입한 Model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R2의 

변화량(△R2 = .032)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다만, 투입된 변인   후 생각에서

는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8, 

p < .05). 

3)인터넷 음란물  특성이 성태도에 미치는 

향

인터넷 음란물  특성이 성태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상 이 있었던 성, 경제

수 , 부․모 학력 등을 통제하고 다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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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effects of accessing characteristics of internet pornography on gender permissiveness

Dependent 

variables

Control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Gender

permissiveness

Gender 1.14 .12 1.65 .96 .10 1.46

Economic status .04 .00 .05 .34 .03 .47

Father's 

education level
-.21 -.04 -.45 -.21 -.04 -.45

Mother's 

education level
-1.01 -.15 -1.90 -.98 -.15* -1.98

First accessing -.75 -.16* -2.10

Accessing frequency -.27 -.05 -.61

Accessing time .81 .16 1.82

After accessing .99 .21* 2.39

R2 .043 .164

△R2 .121***

F 1.917 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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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The effects of accessing characteristics of internet pornography on gender roles

Dependent 

variables

Control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Gender 

roles

Gender 1.17 .27*** 3.69 1.23 .29*** 3.91

Economic status -.20 -.04 -.56 -.20 -.04 -.59

Father's 

education level
.00 .00 .02 -.16 -.06 -.70

Mother's 

education level
.15 .05 .62 .16 .05 .68

First accessing -.15 -.07 -.89

Accessing frequency .12 .05 .55

Accessing time .25 .11 1.20

After accessing -.57 -.26** -2.87

R2 .078 .123

△R2 .045

F 3.601** 2.913**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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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effects of accessing characteristics of internet pornography on pornography

Dependent 

variables

Control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Pornography

Gender -.97 -.18 -2.33 -.80 -.14* -2.08

Economic status -.47 -.08 -1.02 -.59 -.10 -1.40

Father's 

education level
-.06 -.02 -.21 -.39 -.11 -1.41

Mother's 

education level
.36 .09 1.13 .36 .09 1.24

First accessing -.52 -.18* -2.48

Accessing frequency -.47 -.15 -1.79

Accessing time .21 .07 .81

After accessing -1.12 -.39*** -4.60

R2 .043 .222

△R2 .179*** 

F 1.916 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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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성 허용성에 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7

과 같이, 성 등을 통제하고 독립변인들을 투입한 

Model 2에서의 R2의 변화량(△R2 = .121, p < 

.001)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는 

최  시기(β = -.16, p < .05)와  후 생각

(β = .21, p < .05)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기가 빠를수

록 성 허용성이 높고,  후 음란물에 한 생

각이 정 일수록 성 허용성이 높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결과이다.

성역할 태도에 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8

과 같이, 성 등을 통제하고 독립변인들을 투입

한 Model 2에서의 R2의 변화량(△R2 = .045)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입된 

변인   후 생각에서는 유의한 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6, p < .01).  

음란물에 한 태도에 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이, 성 등을 통제하고 독립변인들

을 투입한 Model 2에서의 R2의 변화량(△R2 = 

.179, p < .001)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 으로는 최  시기(β = -.18, p < .05)와 

 후 생각(β = -.39, p < .001)이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기가 빠를수록,  후 음란물에 한 생

각이 정 일수록 음란물에 해 정 인 태

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신체 에 한 태도에 한 회귀분석 결과

는 Table 10과 같이, 성 등을 통제하고 독립변인

들을 투입한 Model 2에서의 R2의 변화량(△R2 = 

.212, p < .001)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 으로는 시간(β = .24, p < .01)과  

후 생각(β = .31, p < .001)이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

이 길수록,  후 음란물에 한 생각이 정

일수록 신체 에 해 허용 인 태도를 갖

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14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6, No. 3, 2015

- 106 -

<Table 10> The effects of accessing characteristics of internet pornography on body contact

Dependent 

variables

Control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Body 

contact

Gender .90 .22** 2.95 .71 .17** 2.62

Economic status .38 .08 1.13 .45 .10 1.52

Father's 

education level
-.11 -.04 -.54 -.08 -.03 -.40

Mother's 

education level
-.57 -.19* -2.48 -.54 -.18** -2.66

First accessing .09 .04 .62

Accessing frequency -.06 -.02 -.31

Accessing time .54 .24** 2.93

After accessing .66 .31*** 3.85

R2 .096 .307

△R2 .212***

F 4.511** 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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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1> The effects of accessing characteristics of internet pornography on marriage

Dependent 

variables

Control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Marriage

Gender -.37 -.07 -.87 -.43 -.08 -1.02

Economic status -.19 -.03 -.441 -.13 -.02 -.27

Father's 

education level
-.31 -.09 -1.05 -.46 -.13 -1.50

Mother's 

education level
.78 .19* 2.39 .80 .20* 2.50

First accessing -.35 -.12 -1.49

Accessing frequency -.18 -.06 -.63

Accessing time .65 .21* 2.25

After accessing -.02 -.06 -.06

R2 .037 .083

△R2 .047

F 1.626 1.889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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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결혼에 한 태도에 한 회귀분

석 결과는 Table 11과 같이, 성 등을 통제하고 독

립변인들을 투입한 Model 2에서의 R2의 변화량

(△R2 = .047)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입된 변인   시기에서는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1, p < .05).

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등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 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일반  특성 

 인터넷 음란물  경험에 따른 성지식과 

성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 다. 한 음란

물  경험이 있는 등학생만을 상으로 음

란물  특성이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 

결과와 그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 실태를 

살펴보기 해 최  시기, 최  경로, 

재  이유, 음란물 동반 시청자, 빈도, 

시간, 장소, 유형,  후 생각, 

 후 충동욕구 등을 살펴보았다. 먼  연구 상

자의 32.8%는 인터넷 음란물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  시기로는 등

학교 5학년(38.9%)이 가장 많았다. 이는 Choi 

(2012), Lee(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고등

학생 상의 Shim(2010)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다른 선행연구(Gang, 2000; Lee, 

2008; Lee, 2009)에서 학생 시기라고 보고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는데, 이는 최근 

들어 IT매체 발달로 인해 음란물 최  시기

가 빨라지고,  연령화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Shim(2010)의 고등학생 상 연구

에서 처음 음란물에 노출된 시기가 등학생이

었을 경우 재 음란물 이용이 많다는 보고와 

Lou 등(2012)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음

란물 노출 시 성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된 

을 고려해 볼 때, 등학생 시기부터 음란물

에 노출되는 것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등 다각도의 처

가 요구된다.

음란물 최  경로는 ‘인터넷 검색  우

연히 보는 경우(55.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은 ‘친구를 통해서(30.3%)’로 나타났다. 주로 친

구를 통해서 하게 되었다는 기존 선행연구

(Gang, 2000; Kim & Woo, 2001)와는 다른데, 

이는 인터넷 보 의 확산, 인터넷을 통한 무차

별  음란물의 배포의 증가와 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음란물에 한 법 , 사

회  제재가 요구되고, 더 나아가 가정  학교

에서의 감독과 지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음란물 재  이유 역시 ‘인터넷 검색  우

연히(31.4%)’ 보게 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성에 한 호기심 때문(26.3%)’도 높게 나타났

다. 이는 Choi(2012)의 청소년 상 연구에서 

음란물 시청 이유가 주로 호기심과 성충동이라

는 결과와 부분 으로 일치한다. 음란물 장

소와 동반 시청자 문항에서는 ‘자기 집(69.1%)’

에서 ‘혼자(56%)’보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 

등학생이 인터넷 음란물 장소와 동반 시청

자로 자기 집에서 혼자 본다는 결과는 선행연구

(Hong, 2004; Cha, Wang, Yu, & Kim, 2007; 

Choi, 2012)와도 일치한다. 즉 독립된 공간인 자

기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음란물 노출 경험이 가

되는 것으로 보아 가정에서는 등학생들이 

혼자서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사용에 한 심

을 갖고 히 지도,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빈도에 있어서는 ‘거의 보지 않는다

(79.4%)’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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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는 ‘바로 끈다(50.3%)’는 경우가 가장 높

았다. 유형으로는 ‘야한 사진(34.3%)’이나 

‘야한 동 상(29.1%)’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학생의 음란물  후 

생각은 ‘그  그 다(44.6%)’, ‘매우 나쁘게 생

각 한다(30.9%)’로 나타났고, 음란물  후 

충동욕구에 해서는 ‘없었다(86.9%)’는 응답률

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는 등학생에 있어서 

음란물 에 해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다

는 을 보여 다.

이와 같이 등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 

실태를 다각 으로 살펴본 결과 이미 인터넷 음

란물 노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음란물 노출 

시 향을 덜 받거나 재 할 수 있도록(Kim, 

Yu, & Song, 2013) 교육 차원의 방  응도 

필요하다고 본다. 등학생은 사춘기를 겪기 시

작한 민감한 시기인 동시에 음란물 노출이 시작

되는 시기로서 성에 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한 청소년 성상담이나 지도  교육 등의 

한 개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일반  특성  인터넷 음란물  유

무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  성지식은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수 ,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등학생 상으

로 성별 차이를 비교한 연구결과(Cho, 2004; 

Han, 2002; Lee, 2004)와 일치할 뿐 아니라 청

소년 상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Ji, 2001).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이른 시기에 사춘

기를 경험하여 성에 한 심이 높은 것에 기

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인터넷 음란물 경험

이 있는 경우 성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등학생들이 인터넷 음란물 

 경험을 통해 성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는 을 

보여 다. 그러나 부분의 음란물은 성  환상

만을 주고 성  행동에 한 결과나 건강한 성

에 한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L'Engle, Brown, & Kenneavy, 2006), 추후 인

터넷 음란물  유무에 따른 성지식에 한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내용을 구체 으로 세분화

하여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Paek & Chaung, 

2006). 한 본 연구에서의 성지식 문항은 왜곡

된 성지식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음

란물을 통해 왜곡된 성지식을 습득하는지의 여

부는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

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

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성태도 하 요인별 그 수 을 살펴

보면, 성 허용성, 성역할 태도, 음란물에 한 

태도, 결혼에 한 태도는 평균 수 이었으나 

신체 에 한 태도는 평균보다 낮은 수 이

었다. 신체 에 한 태도가 낮을수록 거부

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므로, 반 으로 아동에

게 있어서 신체 은 거부되어야 할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일반  특성에 따른 성태도를 살펴보면, 성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성에 해 허용 인 태도와 

양성평등 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고, 신체

에 해 허용 이며, 결혼에 해 수용 인 태도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경제수 이 높은 

등학생이 음란물에 한 태도에서 거부 , 부

정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에 해 

수용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 학력이 학

교 이상 일 때 결혼에 해 수용  태도를 나타

냈으며, 모 학력은 학교 이하 일 때 음란물에 

한 태도가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이 학령기 후기 남녀 간에 성지식과 성태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을 볼 때, 성교육과 성상담의 

상황에서 남녀의 차이를 기 로 한 개입을 염두

에 두어야 하며, 경제수 이나 부․모 학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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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성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성교육  

성상담에 반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 인터넷 음란물  경험 유무에 따라 

성 허용성, 음란물에 한 태도, 신체 에 

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인터넷 음란물  경험이 있는 

등학생이 성 허용성이 높고, 음란물에 해 

정 으로 인식하며, 신체 에 해서도 더 

허용 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선행연구

(Debra, Braun-C, & Mary, 2008; Paek & 

Chaung, 2006)의 결과와도 일치하 다. 즉, 음란

물  경험 자체가 성태도에 향을  수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Gang, 2000; Kim, 2003; 

Lo & Wei, 2005). 

셋째, 인터넷 음란물  특성이 성지식, 성

태도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았다. 인터넷 

음란물  특성으로는 쟁 이 될 수 있다고 여

겨진 최  시기, 빈도, 시간,  

후 생각을 선정하여, 성, 경제수 , 부․모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  변인의 향력을 통제한 후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먼 , 인터넷 음란물  특성이 성지식에 

미치는 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란물  특성   후 생각은 성

지식에 향을 주었다. 이는  후 음란물에 

해 정 으로 여길수록 성지식이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지식

에 있어서는 등학생의 성이 강력한 변인이고, 

 특성 에서는  후 생각만이 향을 

주는 것이라는 을 보여 다. 

다음으로 인터넷 음란물  특성이 성태도

에 미치는 향에서, 성 허용성, 음란물에 한 

태도, 신체 에 한 태도는 유의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성 허용성은 최  시기,  

후 생각에 의해 향을 받았다. 즉 시기가 

빠를수록,  후 음란물에 해 정 으로 

여길수록 성 허용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다. 

이는 성에 한 책임, 상 방에 한 배려, 성  

자기결정권에 해 숙고하기 이 인 어린 시기

에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되면, 성에 한 허용

성이 증가한다는 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 인터넷 음란물을  한 후 그에 해 

정 으로 여길수록 성 허용성이 증가하 으므

로 인터넷 음란물의 정보를 그 로 수용하는 것

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시각을 갖도록 하는 교

육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음란물에 한 태도 역시 최  

시기와  후 생각에 의해 향을 받았다. 

음란물 시기가 빠를수록,  후 생각이 

정 일수록 음란물에 해서도 정 인 태

도를 갖는 것을 보여 다.

신체 에 한 태도는 시간,  후 

생각에 의해 향을 받았다. 시간이 길수록, 

 후 생각이 정 일수록 신체 에 해 

허용 인 것을 보여 다. 이는 인터넷 음란물에 

오랜 시간 노출될수록 신체 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성역할 태도는 음란물  특성에 의

해 체 으로 유의한 향을 받지 않았으나, 

 후 생각에 의해서 유의한 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고, 결혼에 한 태도 역시 음란물 

 특성에 의해 체 으로 유의한 향을 받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기에서만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 인터넷 음란물  

특성이 성태도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어린 

나이의 인터넷 음란물  경험은 성에 한 

허용성을 증가시키며, 나아가 성행동에 한 왜

곡된 태도를 발달시켜 성범죄에 한 억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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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을 볼 때(Lee & 

Cho, 2007), 이에 한 부모, 사회의 감독이 더

욱 요구되며, 성태도나 성행동은 이성과의 상호

작용에서 나타나므로 상 방에 한 배려, 책

임, 성  자기결정권 등에 해 숙고할 수 있도

록 등학교 시기를 정시기로 인식하여 교육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 인터넷 

음란물 에 노출된 경우 가족, 교사 등 주변

의 건강한 성인과의 화  토론을 통해 올바

른 성인식을 할 수 있도록 꾸 한 심이 주어

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등학교 6학년을 상으로 

진행된 바, 연구내용이 연구 상자들에게 민감

한 사항이었기에 문항의 구성 시 한계가 있었

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상자들의 

심리, 정서  안녕감을 고려하면서 성지식과 성

태도를 심도있게 살펴볼 수 있는 의미있는 문항

들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 본 연구

는 인터넷 음란물 노출의 향만을 연구하  으

나, 최근 스마트 폰 등의 사용이 확 되었으므

로 이를 포함한 음란물 노출에 한 연구를 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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