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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허용 인 태도는 성폭력 행동의 주

요 측변인이다(Yost & Zurbriggen, 2006;

Malamuth, Addison, & Koss, 2000). 이는 태도-

의도-행동 인과모델에 부합하는 것으로(Ajzen &

Fishbein, 1977), 성폭력을 방하기 해서는 성

에 한 태도에 먼 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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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단기간의 성폭력 상물 노출이 성폭력에 해 암묵 으로 허용 인 태도를 갖게 하는

지를 검증해보고자 하 다. 이를 해 성폭력에 한 태도를 간 으로 측정하는 암묵 연합검

사(SV-IAT)를 개발하고, 실재감이 높은 3D 성폭력 게임을 실험자극으로 하여, 성폭력 경향성 수

에 따라 단기간의 성폭력 상물 노출로 암묵 태도 명시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 SV-IAT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하여, 남자 학생 80명 강간통념척도

수 고집단(상 25%, 15명)과 집단(하 25%, 15명)의 SV-IAT의 수를 비교하 다. 그 결

과, 두 집단의 SV-IAT값에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이후, 성폭력 가능성 고집단

(HA)과 집단(LA)에게 성폭력 상물 노출 후의 강간통념과 SV-IAT를 측정한 결과,

SV-IAT 측정값에서 집단에 따라 암묵 태도의 변화 방향이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HA집단은 성폭력 상물 노출 후에 성폭력에 허용 인 태도로 변화된 반면, LA집단은 비허

용 인 태도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강간통념척도에서의 변화양상은 두 집단 모두 같았는데, 상

물 노출 후 강간통념이 유의미하진 않으나,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 이 결과들에

한 의미와 성폭력 연구에 있어서 SV-IAT의 활용 가능성에 해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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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성에 한 태도의 여러 측면 에서,

Burt(1980)가 제안한 강간통념은 강간, 강간범, 그

리고 강간 피해자에 한 인지 왜곡을 나타내

는 개념으로 성폭력의 측 요인으로 계속 다루

어져 왔다(Allen, 1995).

포르노그래피는 이 강간통념을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밝 졌는데, 억압 인 성교 는 강간 상

황 시, 여성이 거부 인 태도에서 차 성 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Malamuth et al., 2000). 이러한 강간통념 메

시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정교화 가능성 모델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Petty &

Cacioppo, 1986)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성폭력이

묘사된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이들은 상의 메시

지 자체를 인지 으로 정교화해서 받아들이기 보

다는 자신의 타지와 동일한 것을 재 하는

상 속 주인공의 행동을 무비 으로 으로써,

그러한 장면이 담고 있는 강간통념 메시지를 암

묵 으로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Bauserman,

1998). 실제로, Garcia(1986)의 조사 연구에서 습

포르노그래피 이용자들이 포르노그래피를

드물게 이용하는 이들에 비해 높은 강간통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Donnerstein과

Berkowitz(1981)의 실험연구에서도 성폭력 장면에

한 장시간의 노출이 성폭력에 해 허용 인

태도로 변화시킨다고 하 다.

포르노그래피가 성폭력 태도 행동에 미치

는 향은 그 내용(성폭력 묘사 정도와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개인특성에 따라서도

상이한 결과를 래한다고 한다. Malamuth와

Check(1985)의 실험연구에서는 성폭력 가능성이

높은 이들만 성폭력 상물의 노출에 향을 받

아 성폭력에 해 허용 인 태도로 변화한다고

주장하 다. 한, Malamuth와 그 동료들(2000)은

선행연구를 토 로 포르노그래피가 성폭력행동에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탐색한 결과, 여성에 한

개심 공격성이 높은 이들은 성폭력 포르노

그래피를 많이 할수록 여성에 해 성폭력을

가할 확률이 격히 증가한다고 하 다.

그러나 성폭력 상물의 단기노출이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일 된 결과들이 나

타나지 않았다(Linz, 1989). 특히 태도변화가 유의

미하지 않은 연구결과(Fisher & Grenier, 1994)에

해 성폭력 상물이 실제 향력이 없었다는

결론 이외에 다른 안 인 해석이 가능한데, 그

한 가지 해석은 측정방식에 한 것이다. 즉,

태도에 한 측정을 자기보고식 척도에 의존하

기 때문에 단기간의 상물 노출에 따른 태도의

변화를 민감하게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는 것이다. 한, 사회 으로 논쟁 인 상에

한 태도를 자기보고척도로 측정하는 것은 응답자

의 좋은 인상을 보이려는 노력에 의해 왜곡된 응

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Egloff & Shmukle,

2003). 실제로 Wilson, Holm, Bishop, 그리고

Borowiak(2002)의 연구에서 사회 바람직성이

낮을수록 성폭력이 묘사된 에서, 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느낄 성 만족수 에 해 더 높게 보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에서, 실험참가자의

응답에 인상 리 노력이 개입되지 않는 간 인

측정방법으로 성폭력 상물의 향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도에 한 간 측정법은 의미 변별

는 범주화 과제를 이용하여 상에 한 태도를

묻기 때문에 응답자의 인상 리에 한 염려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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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견, 고정 념, 그리고 내집단 편향 등을 측

정할 수 있게 해 다(Fazio & Olson, 2003). 선행

연구자들은 이 간 측정법을 인종(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동성애(Banse,

Seise, & Zerbes, 2001: Fazio & Olson, 2003에서

재인용)에 한 편견을 측정하는데 용하 고,

흡연자와 음주자의 양가 태도를 측정하는 것에

도 사용하 다(Swanson, Rudman, & Greenwald,

2001; Wiers, van Woerden, Smulders, & de

Jong, 2002). 이러한 간 태도 측정 방식은 겉

으로 표 한 태도와는 달리 인종에 한 편견, 음

주에 한 정 태도 등을 밝 주기 때문에, 암

묵 태도(implicit attitude)를 측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만일 간 태도 측정법으로 성폭

력에 한 암묵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

다면, 이를 이용하여 성폭력 상물의 단기 노

출이 태도에 부정 인 향을 끼치는 지에 해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태도에 한 간 측정법들 에, 암묵 연

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Greenwald et al., 1998)는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리 쓰이며(Fazio & Olson, 2003), 다른 간

측정법들에 비해 우수한 내 일치도와 검

사-재검사 신뢰도를 갖고 있다(Schnabel,

Asendorpf, & Greenwald, in press).

IAT는 두 개의 목표 범주( , 흑인 백인)

가 두 개의 특질 범주( , 유쾌한 불쾌한)

에서 어떤 것과 연합이 더 잘 되는지를 측정하는,

산화된 실험과제이다. 각 범주에 해당되는 단어

가 하나씩 화면 가운데에 제시될 때마다, 네 범주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좌측 키(‘D’) 는 우

측 키(‘K’)를 러서 변별하게 되는데, 를 들어

흑인에 한 암묵 태도는, ‘흑인의 얼굴과 유쾌

한 단어가 제시될 때 모두 같은 쪽 키로 러야

하는 시행들’의 평균 반응시간과 ‘흑인의 얼굴과

불쾌한 단어가 제시될 때 모두 같은 쪽 키로

러야 하는 시행들’의 평균 반응시간의 차이로 측

정된다.

본 연구의 목 은 간 인 태도 측정방식으

로써 성폭력 상의 단기 노출 후에 태도가 변화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해 성

폭력에 한 태도를 간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IAT를 개발하고자 하 다. 연구 1에서는

먼 성폭력 IAT(SV-IAT)의 구성타당도와 내

일치도를 검증하 고, 연구 2에서는 성폭력 가능

성 수 에 따라 성폭력 상의 단기노출이 성폭

력에 한 암묵 태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

았다.

연 구 1

성폭력에 한 허용 인 태도는, ‘성폭력 피해

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식의 인지 왜곡에서

비롯된다(Burt, 198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인지 왜곡을 ‘성범죄’와 ‘상호성’간의 연합

(association) 강도로써 성폭력에 한 태도를 간

으로 측정하고자 하 다. 다시 말하면, 성폭력

암묵 연합검사(SV-IAT)를 통하여, 강간통념에

서 측정하는 것과 같이, ‘상호성’에 한 왜곡된

인식( , “많은 여자는 강간을 당하고 싶은 무의

식이 있고, 무의식 으로 그러한 상황을 조성한

다.”)이 얼마나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측정하

고자 하 다. 그래서 ‘성범죄-상호 ’ ‘성행 -

일방 ’ 연합강도의 수 을 ‘성범죄-일방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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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상호 ’ 연합강도와 비교하고자, 성행

성범죄 단어군 그리고 일방 상호 인 의미

를 갖고 있는 단어군을 사용하여 SV-IAT를 구성

하 다.

간 측정방식(암묵 태도 측정)으로 측정

하는 구성개념은 직 측정방식(명시 태도 측

정)으로 측정하는 구성개념과 차이가 있으나 서로

련되어 있기 때문에(Fazio & Olson, 2003), 본

연구에서는 강간에 한 명시 태도의 차이가

큰 두 집단이 성범죄에 한 암묵 태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강

간통념 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SV-IAT

수차를 비교해 으로써, SV-IAT의 구성타당도

를 확인하고자 하 으며, 덧붙여 SV-IAT의 반응

시간 수 와 강간통념 수와의 상 , 그리고

SV-IAT의 신뢰도를 함께 알아보았다.

방 법

참여자

서울 소재 A 학의 사회과학 자연과학 교

양수업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실히 답변한

80명의 남자 학생들 에서 강간통념척도 수가

상 하 25%이내(46 이하 70 이상)

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별하 고, 이들 에서

설문지 응답 시 실험참여의사를 밝힌 이들을

상으로 상·하 각각 15명씩 선별하여, 개별 으

로 SV-IAT를 실시하 다. 두 집단의 평균 강간

통념척도 수는 각각 36.44(SD=5.99)와 90.15(SD

=15.07) 으며, 체 평균 나이는 23.5세로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측정 도구

강간통념척도. 이 척도는 Burt(1980)가 강간, 강

간범, 강간 피해자에 한 그릇된 믿음을 측정하

기 해 개발한 강간통념수용척도를 이석재(1999)

가 수정 보완한 것으로, 모두 20문항, 9 척도

로 되어있다. 각 문항은 강간통념을 담고 있는 진

술문에 해 동의하는 정도를 1(‘ 반 ’)에서

부터 9(‘매우 찬성’) 으로 표시하게 되어있다. 이

석재와 최상진(2001)의 연구에서 본 척도를 요인

분석한 결과 4요인구조로 되어있음을 확인하 는

데, 1요인은 성폭행피해의 책임귀인( ,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그와의 성

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2요인은 피해자의

성경험( , “성욕이 왕성한 여자들이 개 강간을

당한다.”), 3요인은 음란성과 강간에 한 허 조

작( , “어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는 것을 즐긴

다.”), 4요인은 이성에 한 오해에 한 것이다

( , “남자가 성 계를 요구할 때, 여자가 “안돼”

라고 응답하는 것은 허락한다는 뜻이다.”). 본 연

구에서의 문항 체 내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0.95 다.

성폭력 암묵 연합검사(SV-IAT). IAT의 패

러다임은 네 개의 단어군을 이용하도록 되어있으

며, 의미상 비가 되는 목표단어군 2개와 특질단

어군 2개로 구성된다. 목표단어군에 포함시킬 단

어들을 선별하기 해, 국어사 에 수록된 성행

성범죄 련단어들을 각각 10단어씩 표집하

다. 이후 45명의 남자 학생들에게 각 단어들에

한 정서 유인가(emotional valence), 각성 유

발수 , 그리고 친숙도를 10 만 으로 평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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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0=‘매우 부정 / 각성되지 않음/

친숙하지 않음’ ~ 10=‘매우 정 /매우 각성을 일

으킴/매우 친숙함’). 조사결과를 토 로, 먼 친숙

성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단어들을 제거하 고 성

행 단어임에도 부정 유인가를 갖는 단어들을

제거하 으며, 마지막으로 성범죄 단어군과 성행

단어군 간에 각성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도록 일부 단어들을 제거하여 각 단어군별로 6

개씩 모두 12단어를 최종 으로 선별하 다. 성범

죄 단어군은 ‘강간’, ‘성폭행’, ‘성폭력’, ‘성학 ’, ‘성

희롱’, ‘성추행’으로, 성행 단어군은 ‘섹스’, ‘성교’,

‘성 계’, ‘정사’, ‘애무’, ‘입맞춤’으로 구성되었다.

성범죄 단어군과 성행 단어군의 평균 정서

유인가는 각각 1.20(SD=0.88)과 5.92 (SD=1.36)로

차이가 났고, 평균 각성수 은 각각 6.45(SD=

2.30), 6.45 (SD=1.13), 평균 친숙성은 7.21(SD=

1.85), 7.39 (SD=1.55)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특질단어군으로 사용될 단어들을 선별하기

해, 먼 국어유의어사 에서 ‘상호 ’ ‘일방 ’

과 유의 계인 단어들을 각각 10개씩 표집하 고,

와 동일한 평정자들에게 각 단어들이 ‘상호 ’

는 ‘일방 ’ 단어와 의미상에서 얼마나 유사한

지를 9 척도로 평정하게 하 다. 단어사용빈도

사 을 이용하여 사용빈도가 극히 낮은 단어들을

일부 제거한 뒤, 유사성 수가 높은 순서 로, 각

단어군별로 6개씩, 모두 12개의 단어를 선별하

다. 상호 단어군은 ‘합의’, ‘ 의’, ‘ 조’, ‘화합’,

‘ 력’, ‘동의’로, 일방 단어군은 ‘강압’, ‘억압’, ‘

박’, ‘ 압’, ‘강제’, ‘강요’로 구성되었다. 상호 단

어군의 평균 유사성은 6.20(SD=1.26), 일방 단어

군은 6.28(SD=1.50)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SV-IAT는 IAT를 이용

한 선행연구들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모

두 일곱 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첫 단계에서의 20

시행 동안, 화면상단 좌측에 ‘성범죄’, 우측에 ‘성

행 ’라는 단어가 계속 제시되며, 각 시행마다 화

면 앙에 성범죄 단어가 나오면 키보드에서 'D'

키를 르고, 성행 단어가 나오면 'K'키를 러

야 한다. 만일 틀린 반응을 하게 되면 화면에 'X'

표시가 나오며, 올바른 키를 다시 러야만 다음

시행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첫 단계를 포함하

여 모든 단계에서 첫 시행 시작 에 ‘최 한 신

속하고 정확하게 반응하라’는 지시문이 화면 앙

에 제시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화면 좌측상단

에 ‘상호 ’, 우측에 ‘일방 ’이라는 단어가 계속

제시되며, ‘상호 ’과 같은 의미의 단어가 화면

앙에 나타나면 'D'키를, ‘일방 ’과 같은 의미의

단어가 나타나면 'K'키를 러야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란색으로 ‘성범죄’ ‘성행 ’라는

단어가 화면상단 좌우에 각각 표시되고, 그 바로

에 록색으로 ‘상호 ’ ‘일방 ’이라는 단어

가 좌우에 각각 표시되어, 20번의 각 시행동안 제

시되는 단어가 어느 범주에 해당되는지를 'D'키

는 'K'키를 러서 구분하는 과제이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세 번째 단계와 동일한 단계로, 모두

40시행을 하게 된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

째 단계와 실시방식과 횟수는 동일하나, ‘성행 ’

가 화면상단 좌측에, ‘성범죄’가 화면상단 우측에

제시되어, 성행 련 단어가 나오면 'D'키를 성

범죄 련 단어가 나오면 'K'키를 르게 된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성행 는 상호 련

단어가 나올 시에 'D'키를, 이와 비되는 단어들

은 'K'키를 러야 하며, 20회의 시행을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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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여섯 번째 단계와 동일

한 단계로, 40회의 시행을 하게 된다. 참여자의

반은 '성범죄'와 '상호 ' 단어들을 같은 키로

르는 시행(비일치조건)을 3, 4단계에서 하고, '성

범죄'와 '일방 ' 단어들을 같은 키로 르는 시

행(일치조건)을 6, 7단계에서 실시하 으며, 나머

지 반은 일치조건을 3, 4단계에서, 비일치조건을

6, 7단계에서 실시하 다. 총 7단계의 체 실시시

간은 반응이 가장 느린 참여자의 경우도 10분을

넘지 않았다.

IAT 수, 즉 성폭력에 해 허용 인 태도를

갖고 있는 정도는 비일치조건에서의 평균반응시

간에서 일치조건에서의 평균반응시간을 빼는 방

식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단순히 각 조건에서의

평균반응시간 차이로 IAT 수를 산출하는 것은,

참여자의 반 인 반응시간이 느릴수록 그 차이

가 과장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산출에 이

용되는 단계들(3, 4, 6, 7단계)에서의 반응시간 표

편차로 차이값을 나눠주는 방식을 주로 사

용한다(cf. Greenwald, Nosek, & Banaji, 2003).

결론 으로, IAT 수가 큰 것은 성폭력에 보다

더 허용 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자들의 IAT 검사결과에 한 신뢰성을

높이기 해 선행연구들(e.g., Nunes, Firestone,

& Baldwin, 2007)과 같이, 주요 단계(3, 4, 6, 7)에

서 30%이상의 오류율을 보이는 참여자는 분석에

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Greenwald와

그 동료들(2003)의 연구에서 제안한데로, 반응속도

가 10 이상이거나 400ms 이하인 시행은 평균

시간 계산에서 제외하 다.

차

IAT 과제의 시행방식에 한 미숙함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오차를 이기 해, 실험 참가자

들에게 본 연구와는 무 한 별도의 IAT를 먼

실시하 고, 이후에 SV-IAT를 실시하 다. 총 참

여시간은 최 30분을 넘지 않았고, 모든 참여자

들에게 실험참여에 한 보상으로 5천원을

지 하 다.

결과 논의

먼 체 실험참여자들을 상으로 SV-IAT

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3단계 6단계에서 추출

된 IAT 수와 4단계 7단계에서 추출된 IAT

수간의 반분신뢰도를 구한 결과 Cronbach's α

지수가 0.62로 나와, 기존의 IAT들에 비교했을 때

양호한 신뢰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f. Greenwald et al., 2003).

강간통념이 낮은 집단(LRM)의 평균 IAT 수

는 -0.98(SD=0.18)로, 강간통념이 높은 집단

(HRM)의 수 -0.85(SD=0.26)보다 낮았으나, 독

립표본 t검증으로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29)=2.45,

n.s.. 두 집단의 내 태도차이에 해 면 히 살

펴보기 해서, 비일치조건과 일치조건의 평균 반

응시간 차이값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 다(그림 1). 독립표본 t검증으

로 살펴본 결과, HRM집단이 LRM집단에 비해서

그 차이값이 유의미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29)=6.89,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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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IAT값은 강간통념척

도와 유의미한 상 이 없었으나 일치조건의 반응

시간에서 비일치조건의 반응시간을 뺀 ‘두 조건

차이값’은 강간통념 척도와 유의미한 상 이 있었

고, 이보다 비일치조건의 반응시간과 강간통념 척

도와의 상 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간 반응시간 편차를 최소화시킨 IAT

수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일

치조건과 비일치조건의 반응시간 차이값에서 집

단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

듯이, ‘성폭력-상호 , 성행 -일방 ’ 연합, 즉 비

일치조건에서의 반응시간 자체가 성폭력에 한

태도를 어느 정도 설명해 다는 것으로 해석된

다. 강간통념 척도와 비일치조건의 반응시간이 유

의미한 상 을 보이는 도 이를 지지한다. 하지

만 성범죄 련 단어들을 상호 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과 같은 것으로서 범주화하는 속도가

실제 성범죄에 한 허용 태도와 얼마나

한 련이 있는지는 성범죄 집단과의 비교를 통

해서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IAT 수에서 두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첫째 SV-IAT가 측정하는 것이 강간

통념과는 상이한 이 원인일 수 있다. 강간통념

척도가 성범죄 강간에 한 인식만을 묻는 반

면, SV-IAT는 폭넓게 성범죄를 다룬다는 , 그

리고 성행 와 성범죄의 상 비교라는 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상에 한 암묵

태도와 명시 태도의 상 은 그 측정 상이 무

그림 1. 강간통념 수 별 각 조건의 평균 반응시간

IAT 값 비일치 조건 RT 일치 조건 RT 두 조건 차이값

비일치 조건 RT -0.08

일치 조건 RT 0.26 0.82**

두 조건 차이값 0.41* -0.78** -0.28

강간통념 척도 0.11 -0.38* -0.25 0.36*

표 1. IAT 값, IAT 조건별 반응시간(RT), 두 조건의 반응시간 차 강간통념척도간의 상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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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에 따라 편차가 큰데(Nosek, 2007), 사회

으로 논쟁 이거나 타인에게 밝히기 꺼려지는

상일 경우 그 상 이 낮다는 보고가 있다(Fazio

& Olson, 2003).

둘째, 남자 학생들의 성폭력 성범죄에

한 태도의 편차가 크지 않은 것이 원인일 수 있

다. HRM 집단의 평균 강간통념척도 수는 90.15

으로, 이는 강간통념이 상 으로 높은 집단도

평균 으로는 강간통념에 다소 부정 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110 이 립). 따

라서 두 집단의 강간에 한 인지 왜곡의 차이

는 실질 으로 미약할 수 있다. IAT는 어떤 두

집단이 특정 상에 한 명시 태도에서 찬반

이나 호오가 분명한 경우, 각 집단들의 암묵 태

도 역시 명확히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일

한 집단 내에서의 개인차를 반 하기에는 부족함

이 있다(Schnabel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쓰인 SV-IAT 역시 동질성이 높은 학생 집

단 내에서, 인지 왜곡의 수 을 민감하게 탐지

하지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연 구 2

최근 일본에서 개발된 일부 성인용 컴퓨터 게

임들은 고해상도의 3차원 상과 함께 이용자에

게 높은 자유도를 주어, 게임 속 주인공을 조종하

여 실제와 같이 성폭행을 지를 수 있도록 제작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게임들이 성폭력에 한

타지를 강하게 유발시킬 것으로 상되며, 특히

성폭력 경향성이 높은 이들에게 성폭력에 한

태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를 검증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상으로 성

추행 성폭행을 범할 수 있는 게임의 성폭행

장면을 실험 상물로 이용하 고, 상물 노출

후로 성폭력에 한 암묵 명시 태도를

측정하 다. 특정 메시지의 제공으로 상에 한

단맥락이 달라지면 IAT로 측정된 기존의 암묵

태도가 달라진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Foroni

& Mayr, 2005), IAT가 상물 노출에 따른 성폭

력에 한 내 태도의 변화( 는 ‘성범죄-상호 ’

‘성행 -일방 ’ 연합 수 의 변화)를 탐지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다.

방 법

참여자

참여자의 실험자 요구특성을 사 에 막기

해 "성 인 자극이 기억에 미치는 향"이라는 가

제 하에, 서울 소재 A 학 내 10개의 게시 에

실험 참여자 모집을 공고하 고, 실험참여에 동의

한 남자 학생 30명을 참여자로 최종 선발하

다. 자기보고식 척도에 기재된 참여자들의 성폭력

가능성 수의 평균값을 기 으로 15명씩 두 집단

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분석하 다. 두 집단의 평

균나이는 23.8세로 집단간 나이차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측정도구

성폭력에 한 태도. 성폭력에 한 암묵 태

도를 성폭력에 한 명시 태도와 비교하기

해 연구 1에서 사용한 SV-IAT와 강간통념척도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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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능성(Likelihood of sexual

aggression). 성폭력 가능성 수 에 따라 상·하

집단을 구분하기 해, 두 문항(“만일 어느

구도 알 수 없고 처벌을 받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다면, 나는 상 가 원하지 않음에도 성 인 행

를 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와 “만일 어느

구도 알 수 없고 처벌을 받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다면, 나는 강간을 할 가능성이 있다”)의 합

산 수(각각 10 만 )를 이용하 다. 이 두 문

항은 선행연구에서 실제 성폭력 가해경험, 성폭력

에 한 허용 인 태도, 그리고 성폭력 포르노그

래피 이용수 과 높은 상 이 있었고(Malamuth,

1989), Malamuth와 Check(1985)의 연구에서, 성폭

력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성폭

력 상물 시청에 의해 성폭력에 한 태도가 더

욱 허용 으로 변화되었다.

상물 시청 소감. 태도변화가 확인된 이후에

변화이유를 살펴보기 해, Wilson과 그 동료들

(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9문항을 사용하 다. 동

상을 보면서 얼마나 성 각성, 신체 흥분, 실

재감, 폭력성, 흥미, 흥분, 몰입이 되었는지를 묻는

7문항과, 강간 메시지를 얼마나 수용했는지를 묻

기 해, ‘동 상 속 여자가 남자의 행동을 얼마나

즐겼는지’, ‘여자가 얼마나 성교를 원했는지’를 묻

는 2문항이 포함되었다.

포르노그래피 성 게임 이용수 . 포르노

그래피 이용 빈도를 7 척도(0=‘ 안 ’ ~

6=‘매우 자주’)로 평정하 고, 자신이 보았던 포르

노그래피들 에서 성폭력 장면을 담고 있는 것

들의 추정 비율을 백분율로 기재하 으며, 성행

를 묘사하는 게임과 성폭력을 묘사하는 게임의

이용 경험유무를 보고하 다.

성폭력 상물

성폭력이 묘사된 상물 에서도 특히 강간

통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물이 성폭력에

한 태도에 가장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결과(Malamuth et al., 2000)에 따라, 성폭

력 게임 에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실험자극으로 선택하 다. 상물 도입부에 배경

설명을 하 는데, “혼자 사는 이웃집 여성의 도움

요청으로 그녀의 집에 방문하게 된 주인공이, 강

간을 결심하게 된다.”는 자막으로 상을 시작하

다. 상의 내용은 강간을 시도하는 장면에서부

터, 완강히 거부하던 여성이 차 가해자의 성

요구에 순응하며, 둘 다 성 정감에 이르게 되

는 것으로 끝이 난다. 본 상에서 효과음은 계속

나오게 되지만 사는 없었고, 체 상의

길이는 9분이었다.

상물 장비

컴퓨터 게임의 장면을 동 상 녹화 로그램으

로 장 편집하 고, 몰입감을 주기 해 입체

상 고 로 상을 보여주었으며 고 에 부착된

이어폰을 사용하 다.

차

우선 으로 실험 참가자에게 실험 차에 해

설명을 하 고, 성 행 가 묘사된 성인용 상

물을 보는 것과 성에 한 반 인 태도를 측정

하는 것에 해 사 동의를 구하 다. 이후, 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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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방법에 친숙할 수 있도록 연구 1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연습용 IAT를 실시한 후에 SV-IAT

를 실시하 으며, 이 후 강간통념척도에 응답하

다. 일주일 후 재방문을 하면, 먼 실험 차에

해 설명하 고, 입체 상 고 의 을 맞추며

약 5분간 참여자를 안정시킨 후에 상물을 시청

하게 하 다. 시청 직후에 시청소감 9문항과

SV-IAT를 실시하 다. 이후 강간통념척도, 성폭

력 가능성 문항, 포르노그래피 성 게임 이용

련 문항들을 측정하 다. 끝으로, 본래의 실험의

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디 리핑하 고, 강간통

념을 논박하는 교육용 자료와 함께 참가비 5천원

을 제공하 다.

결과 논의

성폭력 가능성 상 집단(HA)과 하 집단(LA)

을 구분하게 된 기 수는 8 이었고, HA의 평

균 수는 12.78(SD=3.25), LA의 평균 수는 3.88

(SD=2.96)이 다.

그림 2. 성폭력 상물 노출 후의 각 집단별 IAT 수

그림 3. 성폭력 상물 노출 후의 각 집단별 IAT시행 조건에 따른 평균 반응시간

(LA: 성폭력 가능성 집단, HA: 성폭력 가능성 고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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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암묵 연합검사(SV-IAT)의 변화

참가자 2명이 2번의 SV-IAT 측정 에, 주요

단계에서 오반응이 30%가 넘은 것으로 확인되어

결과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이용하여, 집단에 따라 성폭력 상물이 암묵

태도변화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집단과 측정시기( 상물 노출 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26)=4.80, p<.05. 그림 2와 같이, 상물 노출

은 성폭력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성폭력에

한 암묵 태도가 더 허용 으로 변화된 반면,

성폭력 가능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성폭력에

한 암묵 태도가 더욱 비허용 으로 변화되었다.

변화양상을 자세히 살펴보기 하여 응표본

t검증 기법을 이용하여 각 집단의 상물 시청

후의 IAT 수를 비교하 다. LA집단의 경우,

IAT 수가 -0.84(SD=0.20)에서 -0.99(SD=0.26)

로 감소하 는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에 조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13)=2.10, p=

.056. 같은 방식으로 HA집단의 IAT 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0.92(SD=0.36)에서 -0.86(SD=0.38)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t(13)=-0.95, n.s..

두 집단의 상물에 한 암묵 태도변화의

양상을 면 히 살펴보기 해 각 집단별로 일치

조건과 비일치조건의 평균반응시간을 비교하 다.

그림 3과 같이, 각 그룹 내 각 조건의 평균반응시

간이 모두 감소되었는데, 특히 HA그룹의 비일치

조건 평균반응시간이 가장 격히 감소되었다.

응표본 t검증으로 각각의 변화에 한 통계 유

의미성을 살펴본 결과, HA그룹의 비일치조건 평

균반응시간의 감소만이 유의미하 다, t(13)=13.09,

p<.01.

강간통념척도의 변화

성폭력 상물 시청이 집단별로 강간에 한

인지 왜곡에 상이한 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

하기 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집단과 측정시기 간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F(1,26)=0.49, n.s., 측정시기의 주효과만이

유의미하 다, F(1,26)=4.28, p<.05. 즉, 두 집단

모두 강간통념 수가 상물 시청 후 다소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의 수하락의 유의

미성을 응표본 t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HA

집단은 68.00(SD=15.23)에서 59.93(SD=16.46)으로

감소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LA

집단도 48.43(SD=14.60)에서 44.43(SD=13.49)으로

감소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상물 시청 소감

두 집단간 상물 시청 소감을 묻는 9문항에

서 폭력성, 실재감, 그리고 강간 피해여성이 성교

를 원한 정도를 묻는 3문항만이, 독립표본 t검증

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 다. 즉, HA집단

이 LA집단에 비해서 성폭력 상물을 덜 폭력

인 것으로, 4.64(SD=1.45) 3.07(SD=1.27), 더 실

재감이 있었던 것으로, 2.29(SD=1.14)

3.79(SD=1.89), 그리고 여주인공이 성교를 원했던

수 이 더 높은 것으로, 1.41(SD=1.83)

5.50(SD=1.29), 응답하 다, 각각 t(26)=3.06,

p<.01, t(26)=-2.55, p<.05, t(26)=-2.2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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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물의 노출효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포르노그래피 성 게임이용에 한 응

답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으며, 상물 노출에 따른 암묵 태도변화에도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폭력 상물 시청이 개인 특성에 따라 상이

한 결과를 래한다는 선행연구(Malamuth et al.,

2000)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암묵 태도변화의

양상이 집단에 따라 다름이 확인되었으나, 명시

태도변화에서는 그 양상이 선행 연구결과와 차이

가 있었다. 즉, 성폭력 가능성의 수 에 상 없이

강간통념 수가 소폭 하락하 고, 반면에 암묵

태도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성폭력 가능성이 높

은 이들의 경우, 성범죄와 상호성의 연합이 더 쉽

게 이루어졌다.

단기간의 강간통념 메시지 노출 후에, 인지

단이 개입되는 자기 보고식 척도, 즉 강간통념

척도로써 이 메시지에 한 수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서의 심경로를 통한

설득, 즉 메시지를 숙고하여 받아들이게 하는 방

식에 해당된다. 심경로를 통한 설득의 결과는

메시지 수용자의 기존 태도와 달되는 메시지가

얼마나 합치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Petty &

Cacioppo, 1986). 따라서, 본 실험 상물의 메시

지는 참가자들의 기존의 성폭력에 한 비허용

인 태도(두 집단 모두 강간통념척도의 평균 수

가 90 이하로, 강간통념에 동의하지 않음을 의

미함)에 반하는 것이므로, 참가자들이 이 메시지

를 거부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 상물

노출 보다 강간통념에 더 반 하는 의사 표

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성 으로 강압 인 성인남성들은 비강

압 인 남성들에 비해, 성폭력 상물에 해 더

큰 성 각성을 하는 (Lohr, Adams, & Davis,

1997), 그리고 성폭력 상물에 한 성 각성과

강간에 한 태도(명시 )는 상 계가 없다는

(Plaud & Bigwood, 1997)을 고려할 때, 성폭력

상물이 인지 설득효과는 없을지라도 개인 특

성에 따라, ‘성범죄-상호성’ 연합강도의 일시 변

화(성 각성으로 인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HA집단은 비교 집단에 비해, 성폭

력 상물에 한 폭력성 지각이 히 낮았고,

실재감을 높게 평가하 으며 피해여성의 성 욕

구가 높았던 것으로 지각한 것처럼 강간통념 메

시지를 더 수용하 다. 이를 고려했을 때, 비록 강

간통념 메시지에 한 인지 처리가 충분히 이

질 수 있는 상황(강간통념척도에 응답할 때)에

서는 강간통념에 반 되는 태도를 보일지라도, 그

들이 갖고 있는 성폭력 타지에 부합되는 메시

지에 최소한 일시 이나마 인지 으로 왜곡된 성

도식이 활성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LA집단의 경우, 집단내 분석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성폭력에 한 암묵 태도

가 더욱 비허용 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이들이

HA집단에 비해 상물에 한 시청소감에서 실

재감을 더 낮게 보고하 고, 상물의 폭력성에

해서도 높게 지각하 으며, 피해여성의 성 욕

구에 해 부정 인 답변을 한 것에서 볼 수 있

듯이, 강간통념 메시지에 반하는 사고와 평가가

활성화되어 ‘성폭력-일방 ’ 도식이 더 강화된 것

으로 해석된다.

한편, HA집단의 비일치조건 반응시간만이 유

의미하게 변화하 음에도, LA집단의 IAT 수 변

화량이 더 컸던 것은 뜻밖의 결과이다. 이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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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경우 IAT 수에 비해서 집단내 편차가 심

하기 때문에(연구 1의 방법에서 IAT 수 산출법

참조), LA집단에 비해 개인차가 더 큰 HA집단

(IAT 수의 표 편차 참조)에서는, 비일치조건 반

응시간에서 개인차가 두드러져 그 변화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것으로 보이며, LA집단은

각 조건에서의 반응시간 변화는 유의미하지 않았

지만, 개인차가 어든 IAT값에서는 HA집단에

비해 평균 변화량이 크게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논의

이 연구들에서, 성폭력 상물의 단기 노출

에 의해 성폭력에 한 태도가 변화되는지를 알

아보기 해 명시 태도 측정치만을 사용한 것

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IAT를 이용하여 성폭

력에 한 암묵 태도를 측정하고자 하 다. 이

를 해 기존의 IAT를 변형하여, '성범죄'와 '상

호 ' 단어들의 연합( 는 '성행 '와 '일방 ' 단

어들의 연합) 강도를 측정하는 수정된 SV-IAT를

개발하 다. 연구 1에서는 이 도구의 구성타당도

를 확인하기 하여 강간통념 수 이 높은 집단

과 낮은 집단의 IAT 수를 비교하 다. IAT과제

의 반 반응시간의 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식

으로 연합강도를 비교했을 때 두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아 구성타당도 확인에 실패하 으

나, 두 집단의 ‘성범죄-상호 ’ 연합과 ‘성범죄-일

방 ’ 연합 반응시간의 차이가 유의미하며, 이 값

이 강간통념 수와 유의미한 상 이 있음을 확

인하 다. 연구 2에서는, 성폭력 상물 시청 후

개인 특성에 따라 이러한 연합 반응시간의 변화

방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폭력 경향성

이 낮은 이들은 상물 시청 후 ‘성범죄-상호 ’

연합 강도가 다소 약해진 반면, 성폭력 경향성이

높은 이들은 ‘성범죄-상호 ’ 연합 강도가 다소

강해졌다. 그러나 각 집단 내에서의 연합강도 변

화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성폭력 상물의 단기노출로

성폭력에 한 태도가 허용 으로 변화한다는 것

을 지지하지 못한 기존 연구들(Bauserman, 1998;

Fisher & Grenier, 1994)에 해, 새로운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로써 성폭

력 상물의 단기노출이 성폭력에 한 태도를

부정 으로 변화시킨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

족한 이 있으나, 그것이 개인 특성에 따라 상이

한 결과를 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서론에서 언 한 정교화 가능성 모델과 같이, 일

부 사람들의 경우 성폭력 상물의 강간통념 메

시지를 무비 , 암묵 으로 수용하여 ‘성범죄-

상호 ’ 계를 쉽게 연합시킬 수 있게 됨을 확인

하게 되었다.

본 연구결과, 자기보고식 척도에서는 개인 특

성에 계없이 태도가 비허용 으로 변했으나, 간

측정방식에서는 개인 특성에 따라 태도변화

의 방향이 다름을 고려할 때, 에 언 한 비지지

인 연구결과들은 자기보고 척도의 반응왜곡과

같이 측정방식의 제한 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어떤 상들 간의 연합강도로 측정된 암묵

태도가 즉흥 , 자동 행동을 잘 측해 다는

주장은 여러 연구에서 밝 진 결과이다(Perugini,

2005). ‘성범죄-상호 ’ 연합의 활성화는 즉흥

행동이 발생될 수 있는 맥락에서, 성폭력 행동을

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데이트 성폭력 사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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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계획된 성폭력 외에도, 여성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는 강압 으로 성

행 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손승

아, 2004). 만일 트 와의 성행동이 이 지고 있

는 상황에서 ‘억지로 하는 것을, 처음에는 싫다고

해도 나 에는 다 좋아 한다’는 식의 ‘성범죄-상

호 ’ 도식이 활성화되면 계속 인 강압행동을 하

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에서 성범죄자

성폭력에 한 후속 연구들에서 성폭력에 한

암묵 태도에 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성폭력에 한 암묵 태도와 실제 성

폭력 행동과의 련성을 확인하기 해서는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SV-IAT

도 몇 가지 보완할 들이 있는데, 첫째, 강간통념

척도 이외의 성폭력 성에 한 태도 측정치와

의 비교, 는 성범죄자군과 조군과의 SV-IAT

수 비교를 통해서 SV-IAT의 구성타당도를 명

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용빈도가 상

으로 낮은 단어들, 단어군 내 유사성이 떨어지

는 단어들을 더 제거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양호한

지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

력 상물의 단기노출이 성폭력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두 가지 태도 측정

법을 사용하여 비교하 는데, 강간통념척도가 강

간에만 이 맞춰진 반면, SV-IAT에서는 강간,

성폭행 외에 다른 성범죄들을 다룸으로써 측정하

는 상의 범 가 넓기 때문에 두 측정치들을 비

교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둘째, 성폭력 상물 노

출 후, 강간통념은 개인차에 상 없이 다소 감소

하 고, 각 집단 내에서의 IAT값 변화가 유의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2의 결과로 성폭력

상물의 단기노출이 태도에 미치는 향에 해

명쾌히 결론 내리기가 힘들다. 다만 암묵 태도

에 있어서는, 성폭력 상물이 개인차에 따라 달

리 향을 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참여자가

학생들만을 상으로 하 기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넷째, 성폭력 게임

장면을 녹화한 것으로 실험자극을 사용하 는데,

실제 상이 아니라는 에서 실재감과 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한 참여자들도 일부 있었다. 따라

서 성폭력 포르노그래피에 비해 태도에 미치는

향이 미약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에서는 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성 상물

조건을 실험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SV-IAT

수 변화가 성폭력 상물의 효과가 아니라 단

지 성 인 상물의 효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성 상물 조건을 포함시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암묵 연합검사와 같은 간 측정방식으로

성에 한 태도 성과 련된 것들에 한 자

동 사고를 측정하는 것은 성행동 성범죄에

한 이해를 넓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범죄

자들의 험률 측이 필요한 장에서, 그리고

성과 련된 생각을 타인에게 드러내길 꺼려하는

문화권에서 성폭력 암묵 연합검사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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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 of Implicit Attitude after Exposure

to a Sexually Violent Computer Game

Hyoseok Kwon Jang-Ha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s aim is to examine whether a short exposure of a sexually violent material (SVM)

adversely affects the implicit attitude on sexual violence (ASV). We developed a modified sexual

violence-Implicit Association Test (SV-IAT) to measure implicit ASV, and investigated how an

implicit and explicit ASV are changed after the short exposure of SVM depend on the likelihood

of sexual aggression (LSA), using a video clip extracted from a sexually violent 3D game. In the

first experiment, we examined the construct validity of SV-IAT. Among 80 male college student

respondents on Rape Myth Acceptance scale (RMA), those above 25th and below 75th percentile

on RMA score were selected, and then 30 recruited participants (15 higher and 15 lower) took

part in SV-IAT individually. The result showed that SV-IAT did not discriminate the level of

RMA. In the second experiment, 30 new male participants, volunteered from the same college,

engaged in the same SV-IAT task twice, one week before and immediately after the exposure

to the video clip. After that,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y the mean score of

self-reported LSA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video clip according to individual difference. In

the results, the directions of the change of implicit ASV in each group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That is, high LSA group became more supportive on ASV, and low LSA group more

negative, measured by SV-IAT. However, the both groups' scores of RMA decreased

non-significantly. In discussion, meanings of these results and applications of SV-IAT in sexual

violence research were delineated.

Keywords: Implicit Association Test, sexual violence, rape myth, attitude change, por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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