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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nsion and self-control are explanatory factors in adolescent delinquency, and internet addiction and anonymity
are regarded as factors underlying cyber deviatio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se factors and cyber deviation. Participants were 485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he Jeonbuk
region. The results showed that tension and self-control were predictors of cyber deviation and that internet addiction
was a mediating variable for both the predictors. Anonymity was found to have a mediating role, but only in respect
of the tension-cyber deviation pathway. These findings suggested a number of implications. Firstly, the educational
programs on cyber deviation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deviation prevention programs. Secondly,
measures to prevent internet addiction are needed for the effective prevention of cyber deviation. Lastly, the finding
of a relationship between anonymity and cyber deviation indicates the need to adopt a long-term perspective
drawing on values education techniques to develop a code of cyber space ethics for “ne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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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은 청소년

들에게 중요한 생활의 장이 되고 있다. 인터넷 보급은 청소

년들에게 많은 정보와 지식 이외에도 게임과 같은 놀이, 그

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등을 가능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확산은 인터넷의 잠

재적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

칠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그 위험성 수위는 각

종사이버범죄가빠른속도로확산되는실정에이르 다(오

희, 2007).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사이버일탈에 대한 유형과 설명요

인 및 통제요인 등을 밝히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김재휘, 김

지호, 2002; 이성식, 2004; 천정웅, 2000; 탁수연, 박 신,

김의철, 2007a). 그결과선행연구대부분에서는현실세계의

일탈에 향이 주는 요인들이 사이버 일탈에도 적용된다고

밝히고있다(김지환, 2005; 김혜원, 2001; 양돈규, 2003, 탁

수연, 박 신, 김의철, 2007b). 청소년의사이버일탈에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존의 비행이론들 중 가장 각광받

고 있는 이론은 긴장이론과 일반이론이다. Agnew(1992)의

긴장이론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긴장 및 그로 인해 경

험하는 부정적 감정을 비행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긴

장이론은 다른 이론들의 논의를 포함하는 통합이론으로써

각광받고 있다. 또한 일반이론은 비행 및 범죄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이론 중 하나이며(Cohn &

Farribgton, 1999), 일반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낮은 자기

통제력의 설명력은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Pratt &

Cullen, 2000).

그러나 사이버일탈은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일탈

에 이르는 과정이 실생활에서 발생되는 일탈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러한 특성 중 하나는 사이버 공간에

서는 과도한 몰입 또는 중독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인

터넷 중독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김

유정, 2002; 박 호, 김미경, 2002; 안석, 2000; 이해경,

2002)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은 공격성이 높

고, 더 많은 문제행동을 노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

한 이수진(2008)의 연구에 의하면 문제행동 성향을 가진 청

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

다. 이는문제행동성향으로인해현실에서좌절과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회피하고자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에 몰두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에 쉽게 빠지며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개인의 문제행동성향이 더욱 강화되는 악순환적인 관

계가발생된다는결과를지지하고있다(장미경외, 2004). 결

국 인터넷 중독은 실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이버공간

의 독특한 심리적 경험이고 이러한 심리적 경험은 청소년들

로 하여금 컴퓨터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더욱 연장시키며,

사이버일탈의가능성을증대시키는하나의요인으로작용할

수있다.

인터넷중독과더불어사이버공간의또다른특징인익명

성 또한 사이버일탈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이성식(2005)은사이버공간에서청소년의

언어폭력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익명성에 주목하 다. 익

명성은 기존의 일탈에 향을 주었던 가정환경요인이나 자

기통제력 등과 같은 요인과 더불어 그러한 요인들의 필요충

분조건으로서 동시에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비슷하게최희재, 이준기와김정원(2009)의연구에서도

온라인상에서의익명성이자기통제에 향을주는요인임을

밝히고있다. 결국사이버공간에서익명성이보장될경우청

소년의 사이버일탈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청소년이 사이버 공간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 공격성, 폭력

성및성적충동성을지나치게자극받고지나친몰입으로인

해사회적활동의제한및다른사람들과의대인접촉의기회

가 점차 줄어들면서 고립감과 우울감에 빠져들게 된다(전동

일, 위수경, 최종복, 오봉욱,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청소년의 일탈을 설명

했던 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 이외에 사이버공간의 특성에

서 발생하는 인터넷 중독과 익명성을 사이버일탈을 설명하

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

다. 이러한작업을통해청소년의사이버일탈에대한교육프

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이버 일탈

에대한이해의바탕이되고사이버일탈에대한하나의관점

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Ⅱ. 이론적배경및연구가설

1. 긴장이론

전통적인긴장이론(Cohen, 1965; Turner, 1982)은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문화적 목표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합

법적 기회의 차이가 사회의 구조적 긴장을 유발시키고 사람

들은 범죄와 일탈을 통하여 이러한 긴장을 해결하려 한다고

주장하 다. 이 경우 목표달성에 대한 욕구가 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작을 때 비행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Agnew(1985)는 오히려 욕구와 기대가

낮을 때 비행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전

통긴장이론에서 강조되는 구조적 긴장 이외에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경험하는 일반적 긴장이 비행의 원인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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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일반긴장이론을주장하 다.

긴장을유발하는주요세요인은긍적적인가치를지니는

목표달성 실패,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는 자극의 소멸, 그리

고부정적자극의존재가제시되고있다(Agnew, 1992). 긍정

적인 가치를 지니는 목표달성의 실패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

하기 힘들다고 기대될 때(열망과 기대의 격차), 원하는 목표

를실제로달성하지못했을때(기대와성취의격차), 또는그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공정한 결과와 실제결

과의 격차)를 의미한다. 이 때 나타나는 긴장은 전통적인 긴

장이론에서 주로 다루었던 긴장의 유형으로 많은 선행연구

에서다루어졌다(Piquero & Sealock, 2004).

일반긴장이론에서는계층과관계없이모든청소년들이경

험할수있는긴장을비행의원인으로고려했으며그러한점

에서 부모와의 갈등, 학업성적 부진, 이성친구와의 헤어짐,

친구와의 다툼처럼 가정, 학교, 주위사람들 관계의 일상생활

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상긴장을 비행의 원인으로 간주하

다. 이러한 일반긴장이론의 주장은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 지

지를 받았다. 즉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 학교부적응, 친구와

의갈등등여러부정적사건들의긴장이비행에 향을준다

는 것이 경험연구들에서 밝혀져왔다(Agnew & Bersina,

1997; Agnew & White, 1992; Brezina, 1996; Paternoster

& Mazerolle, 1994). 이와같이일반긴장이론이기존의청소

년비행을설명하는이론으로그타당성이인정되고있다.

사이버공간이 청소년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어있다는사실은논란의여지가없다. 따라서청소년들에

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사이버 공간은 가상공간이라기 보다

는 현실의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긴장이론을 사이버일탈에

적용하는데에무리가없을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긴장과 사이버일탈간의

관계에대한다음과같은가설을제안한다.

<<가가설설11>> 긴긴장장은은사사이이버버일일탈탈에에정정((++))의의 향향을을미미칠칠것것이이다다..

청소년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하

나의방편으로손쉽게접근할수있는인터넷을사용하게된

다. 인터넷을 사용함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인터넷에 몰입하

거나 몰입이 지나칠 경우 인터넷 중독이 되어 비행을 하게

되는경향이높게나타난다. 구체적으로부모-자녀상호작용

과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부모와의 의사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는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고(김경신, 김진희, 2003; 김정화, 2002; 남현주,

2003; 서화진, 2004) 부모와의갈등정도가높다고지각하는

경우와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 청소년

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경신,

김진희, 2003; 김교헌, 2001).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긴장과 인터넷 중독의 관

계에대한다음과같은가설을제안한다.

<<가가설설22>> 긴긴장장은은인인터터넷넷중중독독에에정정((++))의의 향향을을미미칠칠것것이이다다..

2. 낮은 자기통제력(low self-control)

Gottfredson과Hirschi(1990)가“A General Theory of

Crime”을발표한이래일반이론은지난16년간 미권을중

심으로많은경험적연구의대상이되어왔다. 일반이론에서

는 대부분의 비행이 순간만족과 욕구에 따라 충동적으로 일

어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비행청소년과 정상인을 구분할

수 있는 내적성향도 순간만족과 충동성을 통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바로 자기통제력이라

고하 다. 통제는행위자의내부와외부에서작용하는것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반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내적인 통제인 자기 통제력으로 이것은 순간의 유혹에 취약

한 정도를 나타내며 자신의 행동이 장기적으로 가져올 부정

적인 결과를 고려하는 정도의 차이를 말한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무신경하고 육체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선호하고 근시안적이며 말보다 행동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경향을가지고있다(Gottfredson & Hirschi, 1990).

이이론이일반이론으로불리는이유는이이론에서강조

하는자기통제력이라는내적성향요소가청소년비행뿐아

니라 사소한 문제행동, 그리고 성인들의 범죄 등 모든 유형

의행동을설명할수있는유일하면서도중요한원인이된다

는 것이고, 또한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

된다. 일반이론은 그동안 연구에서 사소한 문제행동

(Arnklev et al., 1993; Gibbs & Giever, 1995), 청소년비행

(Polakwski, 1994; Wood et al., 1993), 성인범죄(Burton et

al., 1999; Evans et al., 1997; Grasmick et al., 1993)에잘

적용된다는 결과가 있어 왔고 미국 이외에 유럽국가

(Vazsonyi et al., 2001)와일본(Vazsonyi et al., 2004), 그

리고국내(김두섭, 민수홍, 1996)에서도지지를받아왔다.

일반이론에서는 자기통제력과 관련된 성향은 어릴 때 형

성된다고 간주하고 있다. 즉 어릴 때 부모의 양육방법에 의

해 결정되는데 부모로부터 감독이 소홀하거나 애정결핍속

에, 무계획적생활습관이방치되고잘못된행동에적절한처

벌과 제재가 없이 자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내적 통제력이

낮아 문제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처럼 어릴 때 형성된

자기통제력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

는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성향이 되기 때문에 자기통제력

이 낮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문제행동을 보이고 청소년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성인이 되어서도 범



- 66 -

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하고 있다(김두섭, 민수홍, 1996;

Arnklev et al., 1993; Gibbs & Giever, 1995; Vazsonyi et

al., 2001).

일반이론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의 유일한 설명

원인이 된다고 보면서 기존의 이론들에서 강조되어 왔던 사

회유대의 약화,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같은 요인들은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비행이나 사회유

대의 약화,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모두 낮은 자기통제력이라

는 공통된 원인에서 비롯되는 결과이며 사회유대나 비행친

구와의접촉과비행과의관계는허위관계에있고, 결국비행

의 궁극적인 원인은 오직 낮은 자기통제력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일반이론을 검증한 선행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낮

은 사람들이 비행이나 범죄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을 지지하

고있으며(Gibbs & Giever, 1995; Grasmick et al., 1993;

Polakowski, 1994; Wood et al., 1993), 최근의 메타분석

(Pratt & Cullen, 2000)에서는지난10년동안의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자기통제력이 범죄의 가장 향력 있는 설명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하 다. 따라서 실제일탈에

향을주는낮은자기통제력은사이버일탈에도적용될수

있을 것이며 실제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이버일탈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부정민, 조유진, 2010;

신준섭, 이충환, 2010; 이호열, 김준희, 2008)들이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이

버일탈의관계에대한다음같은가설을제안한다.

<<가가설설33>> 낮낮은은자자기기통통제제력력은은사사이이버버일일탈탈에에정정((++))의의 향향을을

미미칠칠것것이이다다..

또한 자기통제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인터넷 중독적 사용

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Hur, 2006; Kim,

Murry, & Brody, 2001: Young, 1996a). 국내연구에서도인

터넷중독적사용에대해서자기통제력이가장큰설명력을

갖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김종원, 조옥귀, 2002; 배진한,

1995; 송원 , 1998; 이선경, 2001) 이때문에자기통제력향

상이인터넷중독을예방하고치료할수있는방안이라는선

행연구(김종원, 조옥귀, 2002; 정태근, 2005)들고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낮은 자기통제력과 인터

넷중독관계에대한다음과같은가설을제안한다.

<<가가설설44>> 낮낮은은 자자기기통통제제력력은은 인인터터넷넷 중중독독에에 정정((++))의의 향향

을을미미칠칠것것이이다다..

3. 인터넷 중독

인터넷중독(Internet Addiction)이라는개념을처음사용

한 학자는 Goldberg(1996)이다. 그는 DSM-IV의 물질남용

장애(substance Abuse Disorder)의 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최초로인터넷중독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라는

용어와개념적진단준거를만들었다. 인터넷중독이라는용

어가사람들에게널리알려지게된것은Young(1996a)이미

국심리학회(APA)에서 인터넷 중독 척도를 발표함으로써 공

식화되었다. Young(1996a)은DSM-IV의병적도박의진단

기준을 원용하여 인터넷 증독이라는 용어와 척도를 제작하

다. Young(1996b)은인터넷중독이알코올중독이나심리

적 도박중독과 같은 실질적인 것이라고 하며, 다른 중독과

같이 통제상실, 금단증상, 사회적 고립감, 결혼붕괴, 학업실

패, 업무능력등의문제를야기할수있다고지적하 다.

Funk, Bushman과 Germann(2000)은 인터넷 게임을

장시간 사용할수록 청소년의 품행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 다. 인터넷 게임의 단기적인 사용은 스트레스

를 해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인터

넷게임의장기적인사용은게임에몰입하게되는경향이나

타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인

터넷 게임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일수록 부정적인

행동이유발될수있는확률이높다. Anderson과Dill(2000)

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에 반복적으로 노출

을 장기간 하 을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 보다 공격적 비

행과 그 외의 비행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

다. Colwell과Payne(2000)은컴퓨터게임을한빈도와지속

시간, 게임의 폭력적인 정도와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컴퓨터게임을 자주 오랫동안 할수록 그리고 게임이 더

폭력적일수록응답자들의공격성이증가하고있음을확인하

다.

우리나라의 연구결과에서도 인터넷 게임 중 청소년들의

폭력적 게임 이용이 폭력을 모방하여 살인이나 폭력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의 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사회, 교

육적대안이필요하다고언급하고있다(이해경, 2000). 이외

에도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폭력적 비행과

관련된 연구에서 폭력적 비행은 욕설, 친구의심, 학교폭력,

절도, 갈취, 범죄적 일탈행위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 다(성

윤숙, 2004; 주지혁, 조 기, 2007). 이러한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일탈간의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가설을제안한다.

<<가가설설55>> 인인터터넷넷중중독독은은사사이이버버일일탈탈에에정정((++))의의 향향을을미미칠칠

것것이이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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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버 일탈

사이버 일탈은 현실의 일탈과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난

다. 김준호외(2003)은사이버일탈을비대면성과익명성, 시

공간의 무제한성, 피해의 광대성/광역성, 전문/기술성 등이

주요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다. 천정웅(2000)은 크게 컴퓨터

의 매체적 특성과 활용상 특성으로 분류하고 매체적 특성에

는비대면성과익명성, 리섹신드롬과공통체유대의결여, 시

간과 공간의 초월성, 그리고 빠른 전파성이 있으며 활용상

특성에는 전문적 기술, 놀이공간적 특성, 그리고 이용 동기

적특성이있다고하 다.

사이버일탈 행동으로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스팸메일

유포,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일탈들이 제시되고 있고 학자들에 따라 사이버 일탈

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먼저, 사이버

일탈을 전통일탈과 신종일탈로 구분하는 것으로 여러 방법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류방식이다. 사이버공간에

서일어나지만이미전통적으로있어왔던일탈과사이버공

간에서새롭게나타나고있는일탈로구분하는방법이다. 일

례로사이버성폭력이나스토킹,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사

기, 도박등은전통일탈에해당되며, 해킹, 바이러스유포, 음

란사이트운 등은신종일탈에해당된다. 또한주리애와권

석만(2001)은 인터넷을 정보제공기능, 의사소통기능, 오락

기능을하고있다고보고각기능상의문제를중심으로문제

행동을 분류하 으며, 이종원(2001)은 청소년의 사이버일탈

행동을인터넷중독이외에크게가해형과비가해형이상세

가지로분류한바있다. 김옥순(2000)은사이버일탈을음란,

복제물판매와사이버성폭력으로나타나는성관련일탈행위

와 해킹, 바이러스 유포, 허위정보의 유포라는 컴퓨터 범죄

로나타나는사회규범해체적일탈행위그리고저작권침해,

아이디 도용, 허위이메일 계정등록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개인권리 침해의 일탈행위로 유형화하 다. 청소

년들의 사이버일탈에 관한 연구들(김옥순, 2000; 이종원,

2001; 천정웅, 2000)을종합해보면성관련일탈행위이외에

도 사회규범을 해체시키거나 개인권리 침해와 관련된 사이

버일탈행위들이증가하고있다는사실을지적하고있다.

6. 익명성

익명성에대한개념은많은연구자들에의해정의되고있

다. Davenport(2000)는정체성을갖는능력(identifiability)

의반대개념으로익명성을언급하고있으며, Wallace(2001)

은사람들은다른사람들이자신이누구인지알아낼수없다

고생각할때억제되지않은방법으로행동하는것이익명성

이라고 하 으며, 이것이 가능한 곳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

적인 방법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 다.

Suler(2003)는사이버공간내익명성의효과에대하여의견

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도덕적 구속력이 적어져 보다 개방적

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양성적 탈억제성 효과(benign

disinhibition effect)”뿐아니라다른한편으로개인의정체

가 뚜렷이 드러나는 현실세계에 비해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각종의

“악성적탈억제성효과(toxic disinhibition effect)”도두드러

지게 나타남을 지적하 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의

상황은게시판, 채팅등에서상대에게욕설을하고인식공격

을 하는 등의 일탈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

면의 상황에선 가능성이 낮지만 자신의 신체와 신분이 노출

되지 않는 익명의 상황에서는 욕설, 비방, 명예훼손 등의 행

동이쉽게일어날수있다는것이다.

사람들은남을의식하는공적자아의식이높을때규범적

인 행동을 한다. 그런데 익명의 상황에서는 자신의 얼굴은

물론신분이노출되지않기때문에남의눈을의식하지않고

탈규범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게 될 수 있다. 즉 익명의 상

황에서는 소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공적 자아의식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가 무책임하고 반규범적인 행

동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익명성의 효과

를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몰개성화이론

(Kiesler, 1984; Zimbardo, 1969)에따르면익명의상황에서

는 공적자아의식이 감소되고 아울러 사적 자아의식도 감소

하게됨으로자신의내적태도와감정에덜신경쓰게된다고

한다. 따라서평소에해서는안된다고생각하는내적인사회

금기와 제약으로 부터 벗어나 사회규범의식이 약화되고 자

신이 평소 생각해 왔던 내적기준과 달리 자기조절됨이 없이

절제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즉 익명의 상황은 개인으

로 하여금 사회금기와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내적규

제와 감정조절도 어렵게 하여 욕구와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

고방출하게만들수있다(Postmes & Spears, 1998).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의 상황은 자신의 신체와 신

분이노출되지않음으로인해발각의위험이낮기때문에공

식처벌의두려움이작용하지않게된다. Tittle(1980)은사람

들의행동이처벌의정도, 특히얼마나발각되는지의확실성

의 정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하 다. 익명의 상황에서

는실명의경우와달리발각과처벌의가능성이낮아자신의

반규범적행동을큰두려움없이표출할수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익명성과 사이버일탈간의

관계에대한다음과같은가설을제안한다.

<<가가설설66>> 긴긴장장이이 사사이이버버일일탈탈에에 미미치치는는 정정((++))의의 향향력력은은

익익명명성성인인지지정정도도에에따따라라조조절절된된다다..

<<가가설설77>> 인인터터넷넷 중중독독이이 사사이이버버일일탈탈에에 미미치치는는 정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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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향력력은은익익명명성성인인지지정정도도에에따따라라조조절절된된다다..

<<가가설설88>> 낮낮은은 자자기기 통통제제력력이이 사사이이버버일일탈탈에에 미미치치는는 정정((++))

의의 향향력력은은익익명명성성인인지지정정도도에에따따라라조조절절된된다다..

위에서제시한<가설1>에서부터<가설8>을토대로연구모

형을설정하면<그림1>과같다.

Ⅲ. 연구설계

1. 구성개념들의 측정방법

1) 긴장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긴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Agnew et al., 1992; Mazerolle & Paternoster, 1994)

등을 기초로 하여 부모긴장, 학교긴장, 친구긴장 모두 세

역으로 측정하 다. 부모긴장은“나는 부모와 갈등이 심하

다”,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부모님은 나를 잘 이

해해 주시지 못한다”, “나는 우리 가정에 불만이 많다”등 모

두 4문항, 학교 긴장은“나는 학교생활을 잘하는 편이다”,

“나는 요즘 학교 가기가 싫다”, “나는 공부에 흥미가 없다”,

“학교 선생님들과사이가 좋지 못한 편이다”등 모두 4문항,

친구긴장은“나는 마음에 맞는 친구가 없다”, “나는 친구들

과 잘 다툰다”,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나는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것이 매우 즐겁다”등 모두 4 문항이

며모두7점리커트척도로측정하 다.

2) 낮은자기통제력

본 연구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Grasmick et al.(1993)이제시한충동성, 현재지향성, 위험추

구성등을모두반 한이성식(2005)의 9개문항을이용하

다. 이들 문항을 모두 7점 리커트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

가클수록자기통제력이낮아지는것으로간주하 다.

3) 인터넷중독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Young(1996a)이개발한척도를사용하 다. 모두20개의문

항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으며, 점수가 클수록 인터

넷중독의정도가커지는것으로간주하 다.

4) 사이버일탈

사이버일탈은기존의연구(김재휘, 김지호, 2002; 이호열,

김준희, 2008; 탁수연, 박 신, 김의철, 2007b)에서측정되었

던 문항을 통합하여 총 9문항에 대해 해본적인 있으면 1점,

해본적인없으면0점으로처리하여합산하 다. 따라서사이

버일탈에대한점수는최소0점에서최대9점이며점수가높

을수록사이버일탈의경험정도가큰것으로간주하 다.

5) 익명성

익명성은이성식(2005)과최희재, 이준기와김정원(2009)

의연구에서사용된측정항목을본연구상황에맞게수정하

여 5가지 항목을 7점 척도로 측정하 다. 구조방정식 모형

중 익명성인식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익명성

을 측정한 5개의 문항을 평균을 중심으로 하위 40%이하의

집단을익명성을낮게인식한집단, 그리고상위60%이상의

집단을 익명성을 높게 인식한 집단으로 구분하 으며 여기

에해당되지않는집단은분석에서제외하 다.

2. 표본구성

본연구를실시하기위하여2010년 5월 11일부터 2010년

5월 25일 까지 전북지역의 중고등학교를 표집하여 각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표하여 수집하

다. 이중회수되지않거나불성실하게응답한설문지를제외

하고총485부가본연구를위해분석되었다. 구체적인조사

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표 1>과같다.

Ⅳ. 연구결과

1. 신뢰성 및 타당성

1) 신뢰성검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론변수들 간의 신뢰성 검증은

<그림 1> 연구모형

변인 빈도(%)/평균(S.D.)

성별
남자 234(48.1)

여자 242(49.8)

학년
중학생 232(47.7)

고등학생 254(52.3)

긴장 2.78(1.00)

낮은 자기통제 3.71(1.09)

일탈점수 3.29(3.17)

익명성 4.06(.76)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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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계수에의해평가되었으며, 신뢰성분석결과

<표 2>와같이Cronbach’s α값이모두 .70이상으로나타나

신뢰성이확보되었다.

2) 집중타당성검증

본연구에서는측정항목에대한확인적요인을실시한결

과는<표2>와같다.

분석결과적합도는 χ2(38) = 161.883, GFI = .983, AGFI =

.936, TLI = .921, RMSEA= .062로나타나전반적으로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잠재요인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측정도구가상관관계를갖는정도인집중타당성을평가하기

위하여표준화된요인부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

의크기, 잠재요인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평균분

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의크기를검토

하 다. 그결과 <표 2>와같이표준화된요인부하량은모두

.6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 또한 잠

재요인신뢰도는모두 .70이상이며평균분산추출값은 .50이

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들 간에는 집중

타당도가있다고할수있다.

3) 판별타당성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구성개념들 간의 판별타당성은 평균분

산추출값(AVE)이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관계수의 제곱 값을

상회하는지여부를통해판단될수있다. <표 3>에서와같이

대각선 이하의 각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AVE 값을 초과하지

않아 구성개념 모두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확보되었다.

2. 연구모형검증

본연구에서가설검증은AMOS 7.0을이용한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통해실시하 다. 긴장과낮은자기통제력, 인터

넷 중독이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향에 대한 가설검증결과

와모형의적합도는<표4>와같다.

첫째, 긴장과 사이버일탈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1>의 검

정결과는 긴장상태가 커질수록 사이버일탈의 점수 또한 커

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은 채택되었다. 둘째, 긴장상태

가인터넷중독에미치는 향을검정하는<가설2>의검정결

과 역시 긴장상태가 커질수록 인터넷중독 점수 또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는 채택되었다. 셋째, 낮은 자기통제

력과 사이버일탈의 관계에 대한 <가설3>은 낮은 자기통제력

점수가 커질수록 사이버일탈점수 또한 커지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3> 또한채택되었다. 넷째, 낮은자기통제력과인터

넷중독에 대한 <가설4>의 검정결과 낮은 자기통제력의점수

가 커질수록 인터넷 중독 점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4>역시채택되었다. 다섯째, 인터넷중독과사이버일탈

의 관계에 대한 <가설5>의 검정 결과 인터넷 중독의 점수가

커질수록사이버일탈점수또한커지는것으로나타나<가설

5> 역시채택되었다. 결국제안된연구모형의이론변수들간

의관계는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으며, 적

합도(χ2(39) = 237.557, GFI = .953 AGFI = .891, CFI =

.889, RMR = .067) 또한일반적인수준에서만족할만한것

변인 측정항목 모수 추정치 표준화된 추정치 표준오차 t값 Cronbach’s α AVE CR

부모긴장 1.00 .728 - -

긴장 학교긴장 1.120 .775 .109 10.284*** .702 .502 .702

친구긴장 .875 .614 .092 9.470***

낮은
위험추구성 1.00 .652 - -

자기통제력
현재지향성 1.228 .788 .118 10.395*** .768 .539 .725

충동성 1.138 .757 .110 10.370***

인터넷 중독
집착 1.00 .923 - - .812 .632 .795

강박 .812 .642 .098 8.304***

사이버
음란물일탈 1.00 .677 - -

일탈
기술적일탈 1.238 .810 .180 6.898*** .801 .556 .756

공격적일탈 1.686 .744 .249 6.767***

χ2(38) = 161.883, GFI = .983, AGFI = .936, TLI = .921, RMSEA = .062

<표 2> 측정항목의 요인분석결과

긴장
낮은 인터넷

자기통제력 중독 사이버일탈

긴장 1.00

낮은
자기통제력 .392*** 1.00

인터넷 중독 .359*** .313*** 1.00

사이버일탈 .263*** .294*** .272*** 1.00

AVE .502 .539 .632 .556

<표 3> 구성개념간의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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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나타나제안된연구모형의타당성이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인터넷중독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경로계수의효과분해한결과는 <표 5>와같다. 긴장은사이

버일탈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존재하 다. 긴장이

사이버일탈에미치는총효과는 .121이 고, 이중직접효과가

.078, 간접효과가 .043으로 직접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

타났다. 또한 낮은 자기통제력 또한 사이버일탈에 직접효과

와간접효과모두존재하 다. 낮은자기통제력이사이버일

탈에미치는총효과는 .084이 으며 이중 직접효과가 .066,

간접효과가.018로나타나직접효과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

났다.

마지막으로<가설6>, <가설7>, <가설8>의익명성조절효과

를분석하기위하여각집단의경로계수를 free로둔 free 모

형과두집단의경로계수가동일하다는간주한제약모형간의

χ2의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검증결과 Δχ2(5) = 15.794, p <

0.001로두집단간의추정경로계수는유의미한차이가있는

것으로나타나, 익명성의조절효과는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경로계수별로, 익명성에 따른 조절효과 검정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가설6>의 검정결과 긴장이 사

이버일탈에 미치는 향은 익명성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의

경로계수가 .256, 익명성을 낮게 인식한 집단의 경로계수는

-.007로 나타났으며, 이 두 집단의 경로계수의 차이는 통계

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나<가설6>은채택되었다. 그러

나 <가설7>과 <가설8>의 검정결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사이

버일탈이 미치는 향력과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일탈에 미

치는 향력의경우두집단간의경로계수의차이는통계적

으로 검증되지 않아 <가설7>과 <가설8>은 기각되었다. 낮은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중독의 경우 익명성에 의해 조절되지

않았는데 낮은 자기통제력의 경우 익명성을 높게 인식한 집

단과낮게인식한집단모두사이버일탈에대한경로가통계

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나지않고있으며, 인터넷중독의경

우 익명성을 높게 인식한 집단의 사이버일탈에 대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이들 두 집단 간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지않은것으로보여진다.

Ⅴ. 결론및시사점

본 연구는 사이버일탈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존

의일탈관련이론중그타당성을인정받은긴장이론과일반

이론을 사이버일탈에 적용해 봄과 동시에 사이버공간의 특

성에서 기인하는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와 익명성의 조절

효과를검증해보았다.

연구결과, 기존일탈을설명하는대표적인요인인긴장과

낮은자기통제력은사이버일탈에서도그설명력이검증되었

으며, 긴장과 낮은 자기 통제력 이외에도 인터넷 중독의 매

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또한 익명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사이버일탈에 향을주는경로중긴장→사이버일탈에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익명성의 조

절효과도부분적으로검증되었다.

8     대한가정학회지 : 제49권 2호, 2011

가설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채택여부

가설1 긴장 → 사이버일탈 .078 .036 2.189* 채택

가설2 긴장 → 인터넷중독 .631 .095 6.624*** 채택

가설3 낮은 자기통제력 → 사이버일탈 .066 .026 2.595** 채택

가설4 낮은 자기 통제력 → 인터넷중독 .263 .067 3.946*** 채택

가설5 인터넷중독 → 사이버일탈 .068 .025 2.686** 채택

χ2(39) = 237.557, GFI = .953 AGFI = .891, CFI = .889, RMR = .067

<표 4> 연구모형 검증 결과

가설 경로
익명성 인식 정도 높음 익명성 인식 정도 낮음

∆χ2 채택여부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가설6 긴장→사이버일탈 .256 .104 2.466*** -.007 .015 -.132 7.519*** 채택

가설7 낮은 자기통제력→사이버일탈 .071 .049 1.434 .027 .017 1.540 .178 기각

가설8 인터넷중독→사이버일탈 .035 .029 1.181 .410 .114 3.612*** .664 기각

<표 6> 익명성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긴장 → 사이버일탈 .078 .043 .121

긴장 → 인터넷중독 .631 - .631

낮은 자기통제력 → 사이버일탈 .066 .018 .084

낮은 자기 통제력 → 인터넷중독 .263 - .263

인터넷중독 → 사이버일탈 .068 - .068

<표 5> 최종모형 경로계수의 효과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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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사이버일탈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사이버일탈과

실제일탈의 차이를 크게 인지하지 않은 채 기존일탈에 적용

되어 왔던 변인의 향력을 사이버일탈에 적용하는 것이 일

반적 이 다(이성식, 2005; 정기원, 권량희, 2006; 전동일,

위수경, 최종복, 오봉욱, 2008; 탁수연, 박 신, 김의철,

2007a, b).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일탈과 사이버일탈은

그발생측면에서다른양상이있을것이라가정하고사이버

공간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중독과 익명성의 향력을 검증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시사점을제시할수있다.

첫째, 사이버일탈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기존의 일탈방

지 프로그램과는 반드시 차별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

서 확인하 듯이 사이버 일탈은 기존 일탈과는 다르게 중독

성과익명성의 향력이상당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

서 사이버 일탈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독성과 익명성을 포함한 사이버공간에 대한 충

분한고찰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사이버일탈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인터넷중독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 인터넷중독은

인터넷 중독만으로도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기도하지만인터넷중독과사이버일탈과의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인터넷 중독 예방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어

야 한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기

는 하지만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에는 많

은의문점이제기된다. 따라서효과적인인터넷중독예방프

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하

기위한효과적인교육방법에대한모색도반드시필요해보

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익명성이 사이버일탈과 관련

있음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사이버일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인터넷실명제에대한고려가필요해보인다. 인터넷의

파급성과 광범위한 향력에 비추어 본다면 익명성 상황에

대한적절한규제는필요해보인다. 그러나인터넷실명제는

표현의자유를억압한다는측면에서비판을받고있는것또

한 사실이다. 따라서 익명성 문제를 실명제의 전환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좀 더 폭넓게 사이버상

에서 네티즌이 지켜야하는 윤리적인 강력과 같은 가치관 전

환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바람직해보인다.

본 연구는 사이버일탈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기

존의 일탈관련 이론과 더불어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반 한

중독성과 익명성의 향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지만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중독과 익명성에 한정하여 접근

하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충분

히 고려하여 각 요인들의 특성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

또한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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