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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음주동기와 음주정도의 계에서

방행동 략의 매개효과*

홍 다 솜 양 난 미†

경상 학교

본 연구의 목 은 학생들이 음주 방행동 략을 사용하는 것이 음주문제를 방하는데 유

의한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었다. 이를 해, 음주행동의 강력한 언변인인 음주동기

와 음주정도의 계에서 방행동 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고 남녀 학생 집단에서 세 변

인간의 계가 동일한지, 성별에 따라 음주동기, 방행동 략, 음주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 다. 연구참여자는 서울, 경기, 경남의 남녀 학생 488명(남 294명, 여 194명)이었고 분

석방법은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방식을 사용하 으며 다집단 분석과 잠재평균 분석을 실시하

다. 다집단 분석 결과, 음주동기와 음주정도를 방행동 략이 부분매개하는 모형이 남녀집

단 모두에서 완 매개모형보다 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주동기, 방행동 략,

음주정도의 잠재평균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방행동 략을 더 많이

사용하 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음주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방행동 략이 학생들의 문제성 음주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

고 더하여 학생들의 험음주를 감소시키고 음주 련 문제를 방하기 해 방행동 략

을 훈련시키는 상담 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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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

2011-332-B00741).

본 연구는 홍다솜(2013)의 경상 학교 석사학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교신 자: 양난미, 경상 학교 심리학과,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Tel: 055-772-1260, E-mail: behelper@gnu.ac.kr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932 -

보건복지부 음주문화연구센터의 2010년

국 학생 음주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월간 음주율은 85.4%(남학생 87.9%, 여학생

82.6%)로 일반 성인의 월간 음주율인 59.4%보

다 높은 비율을 보 고, 연간 음주율 한

체 성인의 음주율인 78.5%보다 15.9%나 높은

94.4%로 나타났다. 한, 학생 응답자의

71.2%가 ‘폭음자’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주 1

∼2회 이상 술을 마시는 ‘수시 폭음자’가

42.3%, 주 3회 이상 술을 마시는 ‘상습 폭음

자’는 28%로 나타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

을 마시고 마실 때마다 소주 4∼5잔씩 마시는

학생이 체 10명 7명임을 보여주고 있

다(이지 , 제갈정, 김동학, 2010; 조선일보,

2011. 5. 17). 이는 부분의 학생이 술을 마

시고 음주빈도도 일반성인보다 더 높음을 보

여 다. 이 뿐만 아니라 학생 음주와 련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매년 신입생 환

회와 련된 음주사고가 그 이다. 최근에도

학과 면식에서 선배들의 강요로 마시지 못

하는 술을 마신 여자 신입생이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되거나( 앙일보, 2012. 6. 28) 오리엔테

이션에 참석한 학생이 술에 취한 채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된 일도 있었다(국민일보, 2011.

2. 21). 이 게 짧은 시간동안 과도한 양의 술

을 마시도록 압력을 가하는 학생들의 음주

형태는 성 알코올 독을 조장할 수 있는

험성이 높고(김승수, 정슬기, 2009) 생명을

하는 음주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와 같

은 사건들은 학생의 음주가 친교를 목 으

로 하는 사교 음주를 넘어 문제음주 수 으

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음주동기는 술을 마시는 이유이며, 음주행

를 하도록 이끄는 힘의 원천(Cooper, Russell,

Skinner, & Windle, 1992)으로서 음주행 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알

려져 있다(Cox & Klinger, 1988, 임 경, 2011).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동기는 다양하고 어떤

동기로 술을 마시냐에 따라 음주의 양상과 결

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신행우, 1998) 부분

의 학생들은 술을 통해 계가 더 쉽게 형

성되고 선후배들과 친해지며, 술을 먹지 못하

면 사회 인 계에서 소외되거나 왕따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술을 마시기

도 한다. Cox와 Klinger(1988)는 음주동기를 강

화종류와 강화근원에 따라 4가지(고양동기,

처동기, 동조동기, 사교동기)로 분류하 다. 강

화종류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정

강화에 의한 것인지, 부 강화에 의한 것인

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고 동기 근원이란 동

기가 내부에서 생긴 것인지, 외부에서 온 것

인지를 의미한다. 내 동기로는 고양동기와

처동기가 있는데 정 인 기분이나 행복감

을 높이기 해서 술을 마시는 고양동기는 정

강화 동기이고 부정 인 정서를 감소시키

거나 통제하기 해서 술을 마시는 처동기

는 부 강화 동기이다. 외 동기로는 동조

동기와 사교동기가 있는데 사회 비난이나

타인의 거부를 피하기 해서 술을 마시는 동

조동기는 부 강화 동기이고, 정 인 사회

보상을 얻기 해서 술을 마시는 사교동기

는 정 강화 동기이다. Cox와 Klinger(1988)의

4요인 음주동기 모형을 경험 으로 검증한

Cooper(1994)는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 고

국내에서도 4요인 음주동기 모형은 음주

문제음주를 측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김용석, 2000; 서경 , 2003; 서경 , 김성민,

정구철, 2006; 신행우, 1998; 양난미, 2010).

음주동기는 음주에 직 향을 미치는 강

력한 변인 의 하나이다(김인석, 명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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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 2001). Cooper(1994)에 따르면 사교동기는

음주빈도, 음주량과는 정 상 이 있고 과음

이나 음주문제와는 상 이 없는 반면, 동조동

기는 음주빈도, 음주량, 과음과는 부 상 이

있었지만 음주문제와는 정 상 이 있었다.

고양동기와 처동기는 음주빈도, 음주량, 과

음, 음주문제 모두와 정 상 이 있었다. 이

후 많은 연구에서 음주동기의 하 요인에 따

라 연구결과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음주

동기는 음주빈도, 음주량, 과음, 음주문제 등

음주 련 변인들과 깊은 련이 있음이 반

복 으로 밝 졌다(Cooper, Frone, Russell, &

Mudar, 1995; Granta, Stewartb, O'Connorc,

Blackwelld, & Conrod, 2007; Kuntsche, Knibbe,

Gmell, Engels., 2005; Patrick, & Larimer, 2011).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연구에서 음주

동기는 음주빈도, 음주량, 과음 음주문제와

련이 있음이 거듭 확인되었다(김용석, 2000;

서경 , 2003; 서경 , 김성민, 정구철, 2006;

신행우, 1998; 양난미, 2010).

최근 음주 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폭

력, 강간, 살인과 같은 사건사고를 감소시키

기 한 개입 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

는 개념 의 하나가 방행동 략(Protective

Behavioral Strategy)이다. 방행동 략이란 음주

자가 폭음 후 있을 수 있는 험한 일을 피하

기 해 술자리에서 사용하는 인지․행동 략

으로, 과음이나 폭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부정

인 결과를 최소화하고 술을 즐기기 해 음

주자 스스로가 음주행 를 조 하는 것이다

(Martens, et al.., 2005). 방행동 략의 에는

술을 마시기 에 음주량을 미리 정하는 것,

음주게임을 피하는 것, 음주운 을 하지는 않

은 것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략의 사용

은 음주와 련된 부정 인 결과를 피하고

험한 음주행동을 완화시키는데 효과 인 것으

로 밝 지고 있다(Delva, et al., 2004; Haines,

Barker, & Rice, 2006). 실제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방행동 략을 사용하면 할수록

음주량과 음주문제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 졌다(Benton et al., 2004; Martens et al.,

2005; Patrick, Lee, & Larimer, 2011; Werch &

Gorman, 1988). 구체 으로 방행동 략의

사용은 음주행동과 부 인 상 이 있었고

(Martens et al., 2005) 술자리에서 폭음을 하는

학생들이 방행동 략을 사용할 경우 낮은

학 과 같은 부정 인 결과를 경험할 가능성

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nton et al.,

2004). 한, 음주정도로 학생을 분류하 을

때, 보통의 음주자는 방행동 략을 빈번히

사용하는 반면, 알콜 독자나 폭음자의 경우

방행동 략을 훨씬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Werch & Gorman, 1988). 이러한 결과들

은 다양한 유형의 방행동 략이 학생의

음주량과 음주문제를 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다.

방행동 략의 효과를 보다 심층 으로 이

해하기 해 이미 음주와 강한 련이 있다고

밝 진 음주동기를 함께 고려한 연구들이 있

다. Martens 등(2007)은 동조동기를 제외한 사

교동기, 처동기, 고양동기는 방행동 략과

부 상 이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음주동기

수 이 높을수록 방행동 략의 사용이 낮아

짐을 의미한다. 더욱이 LaBrie 등(2012)의 연구

에서 음주동기와 과음사이의 계를 방행동

략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한 결과, 방행동

략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음주동기가 높을수록 방행동 략의 사용이

낮아지고 과음경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방행동 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과음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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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종종 발생하는 술과 련된 부정 인 결과

나 폭음 경험에 한 이 의 연구들은 성별,

문화, 부모의 음주 태도, 종교와 같은 다양한

개인 특성들을 조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변인은 개입이나 교육 인 노력을 통해 음주

자 개인을 변화시키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

하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반면에 방행동

략은 다양한 개입과 교육 인 노력을 통해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자의 행동변화에

유용한 개입법이다(Martens et al., 2004). 특히,

방행동 략은 음주행동 자체를 자제하거나

주하도록 하는 다른 개입과는 달리 학생

들이 스스로에 해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조

을 하도록 한다는 에서 주를 하기 어

려운 학생들에게 효과 인 방법일 수 있다

(Martens, Pederson, LaBrie, Ferrier, & Cimini,

2007). 따라서 학생들이 방행동 략에

해 잘 알고 실제음주를 하는 동안 이를 용

한다면 자신의 음주량을 과하는 일이 어

들 것이며, 결과 으로 음주와 련된 음주문

제를 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 음주 련 행동에서 성차가

밝 져 왔다(양난미, 2010; 이지 , 제갈정, 김

동학, 2010; 천성수, 2003). 남자 학생은 여

자 학생보다 더 자주, 더 많이 술을 마시고

폭음자의 비율도 더 높으며(이지 , 제갈정,

김동학, 2010) 음주로 인한 수업결손, 경찰과

의 문제, 싸움, 상치 못한 성 계, 기억상

실율, 음주운 의 비율이 더 높았다(천성수,

2003). 반면에 여성은 생물학 으로 남성보다

술에 취약하며 태아 알콜증후군, 강간이나 데

이트폭력 등 다양한 음주 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어 여성음주와 남성음주를 구분하

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양난미, 2010).

한 선행연구에서도 남녀에서 방행동 략의

매개효과가 동일한지 살펴본 결과 남자 학생

집단과 여자 학생 집단 모두에서 방행동

략이 음주동기와 과음경향 간의 계를 부분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집단간에 방행동 략의 사용정도에는 유

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여자 학생이 남자

학생보다 방행동 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Walters 등

(2007)의 연구나 Benton 등(2004)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음주동

기와 음주정도의 계를 방행동 략이 매개

하고 방행동 략의 사용정도에는 성차가 있

을 수 있음을 상하게 한다.

매년 반복되는 학생의 과도한 음주로 인

한 사건사고를 방하기 하여 정부의 계

부처와 각 학은 건 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한 책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교

육과학기술부, 한국 학교육 의회, 한국 문

학교육 의회에서는 학생 음주 사망사고

를 방하기 하여 사발식 강요 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 방활동 권고안’을 발

표하 고, 각 학들도 3일간 진행하던 신입

생 오리엔테이션을 1일로 축소하여 진행하거

나,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주류반입을 지

하고 감시 활동을 펼치는 등의 방책을 펼치

고 있다( 앙일보, 2011. 2. 16). 이러한 노력에

도 학 캠퍼스 내에서 음주와 련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학생

의 과도한 음주에 한 방 개입 방안의

수립이 실한 상황이다. 특히 한 번 만들어

진 음주습 이 평생을 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학생의 음주

에 한 이해는 더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연한 우리 사회의 술과 련된 문제들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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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때 첫 음주습 이 형성되는 학생의 과

음이나 폭음에 한 극 인 개입은 훗날 이

들이 알코올 독으로 진 될 수 있는 가능성

을 사 에 차단하는 방 효과를 가질 것이

다. 학생의 음주를 다룬 선행연구(윤혜미,

2000; Dawson & Archer, 1992; Neavins, Adesso,

& Suh, 2000)에서 성별이 음주의 강력하고 일

된 언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음주 행태에

도 성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서경 , 2003;

서경 , 김성민, 정구철, 2006; 서경 , 양승애,

2011)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음주행동을 측

하는데 가장 측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음

주동기(김인석, 명호, 유제민, 2001)와 음주

정도의 계에서 방행동 략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그리고 남녀집단에 따라 이 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 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음주동기와 음주정도의 계에서

방행동 략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둘째, 성

별집단에 따라 음주동기, 방행동 략, 음주

정도의 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경남에 소재한 5개

학에 재학 인 남녀 학생 574명을 상

으로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회수되

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86부를 제외하

고 남학생 294부(60.2%)와 여학생 194부(39.8%)

의 총 488부를 연구에 사용되었다. 남자 참여

자들의 평균 연령은 21.48세(SD=2.89)이고, 학

년별 분포는 1학년 91명(31.0%), 2학년 111명

(37.8%), 3학년 66명(22.4%), 4학년 26명(8.8%)

이었고, 여자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0.11세

(SD=1.62)이고, 학년분포는 1학년 56명(28.9%),

2학년 71명(36.6%), 3학년 41명(21.1%), 4학년

25명(12.9%)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음주동기

학생들의 음주동기 정도를 측정하기 해

Cox와 Klinger(1988)의 음주동기 척도와 Cooper

(1994)의 음주동기 척도에 기 하여 신행우

(1999)가 개발한 16문항의 음주동기 척도를 사

용하 다. 이 척도는 고양동기, 처동기, 동

조동기 사교동기의 4개 하 요인으로 구성

되며 각 하 요인은 4개 문항씩, 총 16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방식은 ‘ 아니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의 5 척도이고

수의 의미는 수가 높을수록 음주를 하는 것

에 한 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행우

(1999)의 연구에서 각 하 척도의 내 합치도

는 .76, .89, .80,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

서는 .74, .91, .70, .87로 나타났다. 체 문항

의 내 합치도는 .88이었다.

방행동 략

방행동 략을 측정하기 해 Martens

등(2005)에 의해 개발된 방행동 략 척도

(Protective Behavioral Strategy Scales)를 본 연구자

가 번안하여 사용하 다. 총 15문항으로 구성

된 이 척도는 술자리에서 과음을 방지하기

해 선택하는 행동들에 하여 1 ‘ 아니

다’에서 5 ‘항상 그 다’의 5 척도로 구성

되어 있고 수의 의미는 수가 높을수록 술

을 마실 때 방행동 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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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Martens 등(2005)의 원척도에서

는 음주제한(Limiting/Stopping Drinking) 7문항,

음주태도(Manner of Drinking)’ 5문항, 심각한

험의 감소(Serious Harm Reduction) 3문항의 3

개 하 요인으로 나 어져 있으나, 한국 학

생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원척도와 요인구

조가 일치하지 않아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

하 다. 탐색 요인분석 결과, 체 척도가

단일차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해서는 3개의 문항 꾸러미로 나 어

사용하 다. Martens 등(2005)의 연구에서 각

하 척도의 내 합치도는 .81, .73, .63으로 나

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체 문항의 내 합

치도는 .75이었다.

음주정도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음주정도를 측정하

기 해 음주 횟수와 음주량에 하여 조사하

다. 연구자는 과음과 폭음 같은 학생들의

실제 인 음주 행태의 횟수나 음주량에

을 두어 ‘얼마나 술을 자주 마십니까(음주빈

도), 술을 마시면 한 번에 몇 잔정도 마십니까

(음주량), 한 번에 술자리에서 여섯 잔 는

맥주 2,000cc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과음빈도)’의 3개 질문을 사용하 다.

음주빈도의 경우 1 ‘거의 안 마신다(1년에 6

회 미만)’에서 12 ‘거의 매일 마신다’로, 음

주량의 경우 1 ‘ 안 마신다’에서 12

‘11잔 이상’의 12 평정척도로 구성하 고,

과음빈도의 경우 1 ‘ 없다’에서 5 ‘거

의 매일’의 5 평정척도로 구성하 다.

분석방법

먼 반 인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해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 편차, 상 계수,

왜도 첨도를 확인하 고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해 내 합치도를 분석하 다. 다

음으로 음주동기와 음주정도의 계에서 방

행동 략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그리고 남

녀 학생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자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과 잠재평균분석

을 실시하 다.

구체 인 모형검증은 Anderson과 Gerbing

(1988)의 2단계 방식에 따라 먼 , 측정변수들

이 잠재변수를 잘 측정하는지 측정모형에

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다음단계에

서는 잠재변수간의 계를 검증하 다. 음주

동기는 4개 하 요인의 총 을, 방행동 략

은 3개의 문항꾸러미로 나 었으며 음주정도

는 음주빈도, 음주량과 과음빈도의 3문항을

각각 측정변수로 사용하 다. 문항꾸러미는

각 문항 꾸러미들이 잠재변수에 해 동일한

부하량을 가지도록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부하량의 평균이 동등하도록 문항을 배분하여

구성하 다(Russel, et al., 1998). 측정모형 검증

을 하기 에 각 측정변수별로 왜도, 첨도와

이상치를 검하여 측정변수의 정규분포를 확

인하 고 모수추정은 최 우도법을 사용하

다. 모형의 합도 지수는 모형의 간명성, 해

석가능성과 표본크기에 한 민감성 등을 종

합 으로 고려하여 GFI, TLI, CFI, RMSEA를 사

용하 다. 합도 지수의 해석은 합

도 지수인 RMSEA는 .05 이하일 때 좋은 합

도로, .08 이하이면 보통 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합도로 해석하 고(Brown & Cudeck,

1993) 상 합도 지수인 GFI, TLI, CFI는

.90 혹은 .95 이상이면 좋은 합도로 해석하

다(배병렬, 2009; 홍세희, 2007). 모형비교를

해서는 합도 지수비교와 차이검증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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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고(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매개

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랩 차를 사용하

다(김진호, 홍세희, 추병 , 2007). 부트스트랩

차에서는 1,000개 표본을 모수추정에 사용하

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 다. 세 변

인간의 구조 계가 남녀 학생 집단에서

서로 동일한지 확인하기 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 고 잠재평균비교를 하여 잠재평균

분석을 실시하 다. 다집단 분석에서는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편동일성(scalar invariance)이 성립

되는지 검증하 고, 이 가정들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잠재변인의 평균에 한 집단 간 비교

를 진행하 다. 잠재평균분석에서 요인의 평

균은 직 추정이 불가능하므로 비교 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가정하여 측정 집단의 잠재

평균을 측정하 다. 측정된 잠재평균을 비교

하고 그 차이를 해석하기 하여 Cohen의 효

과크기(d)를 계산하 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win 12.0과 AMOS 5.0 로그램을 이용하 다.

결 과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 간 상 분석

모형검증에 앞서 기 분석으로 남자 학생

과 여자 학생 집단에서 측정변인 간 상 을

산출하여 표 1에 제시하 다. 남자 학생의

경우 음주동기의 하 요인들은 방행동 략

변인 1 2 3 4 5 6 7 8 9 10 M SD 왜도 첨도

1 - .41** .52** .31** -.28** -.21** -.23** .41** .31** .39** 3.05 .79 -.24 -.16

2 .50** - .27** .52** -.28** -.25** -.19** .38** .26** .41** 2.09 .68 .21 -.40

3 .43** .38** - .12 -.06 -.03 -.05 .17* -.00 .07 2.04 .68 .18 -.37

4 .36** .58** .24** - -.22** -.18* -.11 .33** .20** .31** 2.30 .96 .10 -1.05

5 -.33** -.29** -.19** -.20* - .61** .55** -.25** -.31** -.30** 3.63 .69 .01 -.41

6 -.20** -.10 -.05 -.10 .51** - .57** -.24** -.26** -.28** 3.20 .59 .11 -.33

7 -.19** -.24** -.08 -.17** .52** .47** - -.26** -.40** -.36** 3.48 .72 -.24 -.25

8 .40** .37** .16** .33** -.27** -.16** -.31** - .47** .64** 1.66 .97 -.11 -.28

9 .26** .18** .03 .16** -.19** -.16** -.29** .43** - .63** 2.86 1.10 -.50 -1.12

10 .39** .40** .19** .36** -.31** -.23** -.31** .68** .49** - 2.56 1.11 .12 -.75

M 3.23 2.16 2.19 2.37 3.40 2.96 3.27 2.02 3.51 3.23

SD .82 .75 .71 1.04 .60 .61 .67 .97 .86 1.07

왜도 -.52 .25 .09 .34 -.03 -.04 .01 -.27 -1.65 -.21

첨도 .52 -.62 -.81 -.75 -.37 -.26 -.22 -.04 1.62 -.56

주 1. 세로는 남자 학생, 가로는 여자 학생을 나타냄.

주 2. 1. 사교동기, 2. 고양동기, 3. 동조동기, 4. 처동기, 5-7. 방행동 략을 3개의 문항꾸러미로 나 것, 8. 음주빈

도, 9. 음주량, 10. 과음빈도.

주 3. *p<.05, **p <.01

표 1. 성별에 따른 측정변수간의 상 (N=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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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 요인들과 부 상 이 있거나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주정도 하 요인과

는 정 상 을 나타내었다. 방행동 략과

음주정도는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자 학생의 경우 음주동기의 하 요인

들은 방행동 략의 하 요인과는 부 상

을 나타내었고, 음주정도 하 요인과는 정

상 을 나타내었다. 방행동 략의 하 요인

들은 음주정도의 하 요인들과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이 정규분포

를 이루는지 확인하기 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남자 학생의 경우 왜도는 –

1.65∼.34, 첨도는 -.81∼1.62로 나타났고, 여자

학생의 경우 왜도는 -.50∼.21, 첨도는 –

1.12∼-.16으로 West, Finch와 Curran(1995)이 제

시한 정규분포의 기 (왜도<2, 첨도<7)을 충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을 하기 에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제 로 측정하 는지 알아보기

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 다. 처동기와

동조동기의 오차를 공분산으로 연결하면 모형

합도가 유의하게 개선된다는 LaBrie 등(2011)

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처

동기와 동조동기의 오차에 공분산을 가한 후

모형을 검증하 다.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는  (df=31, N=488)=118.038이었고 GFI=.955,

TLI=.922, CFI=.946으로 좋은 합도를 나타내

었고, RMSEA=.076으로 보통 합도를 나타내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표 화계수 비표 화계수 표 오차 임계치

음주동기

사교동기 .65*** 1.00

고양동기 .75*** 1.08 .09 12.28

동조동기 .51*** .70 .08 8.92

처동기 .66*** 1.33 .12 11.01

방행동 략

방행동 략1 .77*** 1.00

방행동 략2 .71*** .89 .07 13.32

방행동 략3 .73*** 1.02 .08 13.44

음주정도

음주빈도 .76*** 1.00

음주량 .64*** .89 .08 13.67

과음빈도 .90*** 1.37 .07 16.83

주. ***p <.001

표 2.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모수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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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모형이 자료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잠재변수별 요인부하량은 표 2에 제시하

다.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모든

경로가 .51-.90 사이의 표 화계수를 가지며,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측

정도구가 측정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음주동기와 음주정도의 계에서 방행동

략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 다. 검증결과 그림 1과 같이,

음주동기가 방행동 략에 향을 미치는 경

로(=-.40, p<.001)와 음주동기가 음주정도에

향을 미치는 경로(=.44, p<.001), 방행동

략이 음주정도에 향을 미치는 경로(=

-.34, p<.001)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

트스트랩 결과, 음주동기가 음주정도에 미치

는 간 효과가 .14(95% 신뢰구간 .09∼.20)로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방행동 략의 구인 동등성 검증

형태 동일성 검증

남녀 학생 집단에서 형태동일성을 검증하

기 해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각 집단에서 가

장 합한 모형이 동일한지 확인하 다. 연구

모형은 부분매개모형으로 경쟁모형은 음주동

기에서 음주정도간의 경로를 삭제한 완 매개

모형으로 설정하 다. 집단 간 형태동일성 검

모형  df TLI CFI RMSEA ∆

남자

(N=294)

부분매개모형 67.572 31 .940 .958 .063
41.599

완 매개모형 109.171 32 .877 .912 .091

여자

(N=194)

부분매개모형 78.028 31 .893 .926 .089
25.211

완 매개모형 103.239 32 .843 .888 .107

표 3. 성별 경쟁모형의 합도 지수

음주동기

방행동
략

음주정도

사교동기

고양동기

동조동기

처동기

방행동 략1

방행동 략2

방행동 략3

음주빈도

음주량

과음빈도

.44***

-.34***-.40***

.71***

.77***

.74***

.51***

.65***

.66***

.75***

.64***

.76***

.90***

그림 1. 음주동기, 방행동 략, 음주정도의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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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 다. 두 집단 모두

에서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의 합도가 경쟁

모형(완 매개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차이검증 결과 남학생 집단에서

∆ (1)=41.599(p=.000)로 차이가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고, 여학생 집단에서도 ∆ (1)=

25.211(p=.000)로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따라서 두 집단에서 동일하게 부분매개모

형이 자료에 가장 합한 모형으로 나타나 형

태동일성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동일성 검증

남녀집단에서 형태동일성이 확인된 부분매

개모형을 기 모형(baseline model)으로 측정동

일성을 검증하 다. 기 모형의 값과 성별로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 모형의 값과 자유도를 비교하

다. 측정동일성 모형은 기 모형과 내재 계

에 있는 모형이므로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에

서 값의 차이가 유의한지 검증하는 차이

검증이 가능하다(홍세희 등, 2005). 표 4에 제

시된 것과 같이 기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

의 차이 값은 15.529로 .01 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측정동일

성의 가정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하며, 부분매

개모형이 남녀집단에 동일하게 용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편동일성 검증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었으므로 편동일성

가정을 검증하 다. 표 4와 같이 측정동일성

모형과 편동일성 모형의 값의 차이는

76.343으로 두 모형은 유의도 수 .05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완 편동

일성은 기각되었다. 합도지수를 살펴보면,

TLI 값은 -.040, CFI 값은 -.043, RMSEA 값은

.012 정도 나빠져 두 모형 간에 차이가 있고

따라서 완 편동일성이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완 편동일성이 성립되지 않았

기 때문에 부분 편동일성이 성립되는지 검

증하기 해 어떤 측정 변수의 편동일성 제

약을 해제하는 것이 합도를 상승시킬 수 있

는지 알려주는 수정지수(M.I)를 살펴보았다. 수

정지수에 의해 모델을 수정할 때는 한 번에

하나씩 자유화하고 실질 으로 해석이 가능한

지(배병렬, 2009; Long, 1983) 검토하여 수정지

수가 가장 컸던 동조동기, 음주량과 과음빈도

의 편동일성을 하나씩 해제하여 부분 편

동일성을 검증하 다. 차이검증 결과, 자유

도 76에서 값이 195.731으로 유의수 .05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차이검증은 검증과 마찬가지로

 df TLI CFI RMSEA ∆

기 모형 145.6 62 .916 .942 .076

측정동일성 모형 161.129 69 .921 .939 .052 15.529

완 편동일성 모형 237.472 79 .881 .896 .064 76.343

부분 편동일성 모형 195.731 76 .907 .921 .057 34.602

요인분산동일성 모형 206.271 79 .905 .916 .058 10.540

표 4. 구인동등성 검증 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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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므로 RMSEA와 TLI를 살

펴보고 이들의 값이 나빠지지 않으면 동일성

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하 다(홍세희, 2007).

측정동일성 모형과 부분 편동일성 모형의

합도 지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TLI=-.014,

∆CFI=-.018, ∆RMSEA=.005로 측정동일성 모

형의 지수에 비해 크게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부분 편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단하 다.

편동일성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찰된 평균

의 차이가 잠재특성에 한 집단간 실제 차이

를 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집단 간 잠재평균비교

집단 간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편동일

성 가정이 모두 성립되었으므로 잠재평균분석

을 실시하 다. 여학생 집단의 잠재평균을 0

으로 고정하고 남학생 집단에 한 잠재평균

을 추정하 고 잠재평균 차이를 해석하기

해 Cohen의 효과크기를 계산하여 표 5에 제시

하 다.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해 두 집단에

서 산출된 잠재평균의 분산이 동일한 경우 공

통의 표 편차를 용하기 때문에 요인분산

동일성 가정에 한 검증을 실시하 다(김주

환, 김민규, 홍세희, 2009). 표 5에 제시된 바

와 같이 요인분산 동일성 모형의 합도를

편동일성 모형과 비교한 결과 거의 차이가 없

으므로, 요인분산 동일성이 검증되었다고 단

하 고 효과크기 값은 공통의 표 편차를 사

용하여 계산하 다. Cohen(1988)이 제시한 기

에 따르면 d 값이 .2 이하이면 효과크기가 작

은 것으로, .5이면 간 수 으로, .8 이상이면

큰 것으로 해석된다. 표 5의 잠재평균 분석결

과 성별 간 비교에서 여학생이 방행동 략

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p<.001)으로 나타

났고, 음주정도에서는 남학생이 유의미하게 높

은 것(p<.001)으로 나타났다. 효과크기를 고려

할 때 방행동 략은 높은 수 (d = -1.09),

음주정도는 간정도(d =.58)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음주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 모형으로서 음주동기

와 음주정도의 계에서 방행동 략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았으며, 성별에 따라 방행동

략의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음주동기와 음주정도의 계에서

방행동 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다. 음주동

변인 남학생 여학생 효과크기(d)

음주동기 .081 0

방행동 략 -.263*** 0 -1.09

음주정도 .325*** 0 .58

주 1. ***p<.001

주 2. Cohen’s d = 잠재평균값의 차이/공통의 표 편차

표 5. 남자 학생과 여자 학생의 잠재평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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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음주정도의 계에서 방행동 략의 간

효과가 존재하여, 방행동 략이 음주동기

와 음주정도의 계를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음주동기가 높은 학생들

은 음주량이나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

만 술을 마실 때 방행동 략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음주정도가 유의미하게 감소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한 음주동기가 음주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들(김용

석, 2000; 서경 , 2003; 서경 , 김성민, 정구

철, 2006; 신행우, 1998; 양난미, 2010; Cooper,

Frone, Russell, & Mudar, 1995; Granta, Stewartb,

O'Connorc, Blackwelld, & Conrod, 2007; Kuntsche,

Knibbe, Gmell, Engels., 2005; Patrick, & Larimer,

2011) 그리고 방행동 략이 음주정도에 미

치는 향에 한 선행연구 결과들((Benton et

al., 2004; Martens et al., 2005; Patrick, Lee, &

Larimer, 2011; Werch & Gorman, 1988)을 재확

인하는 결과 다. 더해서 음주동기와 음주정

도의 계에서 방행동 략의 매개효과를 확

인한 LaBrie 등(2012)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

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정도와 음주문제의 강

력한 측변인의 하나로 알려진 음주동기의

향(김인석, 명호, 유제민, 2001; Cooper,

Russell, Skinner, & Windle, 1992)을 음주 방행

동 략의 사용이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다. 즉, 방행동 략을 사용하는 것은 술을

마심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험한 결과들을

음주자 스스로가 조 할 수 있는 완충효과를

제공하여 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학생 집단에게도 음주 방행동 략의

효과가 일반화될 수 있음을 보여 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효율 인 음주 방행동 략을

교육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의 음주문제를 방하기 한 하나의

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 다. 구체 으로

음주량이나 시간에 한계를 정하고 이를 어기

지 않으려 하고 술 이외의 음료나 물, 안주

등을 함께 먹으며 음주게임을 하지 않는 것이

그 가 될 것이다.

둘째,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부분 편동일

성 등을 통해 구인동등성을 확인하 다. 이러

한 결과는 남녀 집단에서 동일하게 매개모형이

용될 수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로 남자 학

생과 여자 학생 집단 모두에서 음주동기와

음주정도의 계에서 방행동 략이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음주

에 있어서 성차가 있음을 보고한 여러 연구(양

난미, 2010; 이지 , 제갈정, 김동학, 2010; 천성

수, 2003)에도 불구하고 음주 방행동 략의 사

용은 남자 학생 집단과 여자 학생 집단에

서 동일하게 음주동기가 음주정도에 주는 향

을 완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남녀 학생 집단에서 음주동기, 방

행동 략, 음주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잠재평

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 방행동 략과 음주

정도에서 남녀 집단 간 잠재평균의 차이가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를 조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방행동 략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음주

정도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크기를 고려하 을 때 방행

동 략에서는 큰 차이를 보 고, 음주정도에

서는 간수 의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의 음주정

도가 낮은 것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방행동 략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방행동 략의 사

용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서 술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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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감소시키는데 더욱 효과 이라는 이 의

연구(LaBrie, Lac, Kenney, & Mirza, 2011)와도 일

치하는 결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방행

동 략의 사용이 술의 소비량을 감소시키는데

더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남

성에 비하여 여성에게서 과도한 폭음 경험이

성폭행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이 의 연구 결과(Howard, Griffin & Boekeloo,

2008; Parks & Fals-Stewart, 2004)와 여성의 경

우 문제음주를 하는 사람이 데이트 폭력을 경

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서경 ,

2003)와 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음주를 하는 여학생들에게 방행동

략을 훈련시키는 것이 의도하지 않은 성행동

을 포함하여 음주와 련된 험을 최소화시

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과음을 할

가능성이 높은 여학생들을 상으로 방행동

략을 기반으로 하는 방 개입 로그램

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여학생에 비

해 남학생의 경우 한 자리에서 마시는 술의

양이 더 많고, 더 자주 술을 마시고, 더 오랫

동안 술을 마시기 때문에 음주와 련된 부정

인 결과들을 경험할 험성이 여학생보다

높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방행동 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호산나(2004)에 따르면 이제까지

음주 련 연구들에서는 음주동기와 음주결과

기 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김용석, 2000; 신정, 2000; 임경화, 2000; 이우

경, 1998; 홍종필, 1989), 스트 스와 처방식

이 음주행동에 미치는 향의 연구(김의숙,

2002; 신정, 2000; 이우경, 1998), 가족력 친

구의 음주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이병철, 김연자, 이고 , 이 란, 최상모,

1991; 임경화, 2000; 조성기 등, 2001; 조희,

1999) 등 학생의 음주행동을 강화시키거나

문제성 음주를 하게끔 만드는 개인 ・심리사

회 요인들에 을 맞추는 경우가 부분

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음주자가 자신

의 주량을 과해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행동 략에 을 두고

있어, 학생들이 과도한 음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험을 완화시켜 수 있는 보호요인

에 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상담

실이나 정부 계부처 등에서 과도한 음주행

동을 보이는 학생의 음주정도를 감소시키고

건 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한 상담 로그

램을 실시할 때 방행동 략을 기반으로 한

기술을 훈련시키거나 집단 로그램을 용하

는 것이 학생의 과도한 음주정도를 감소시

키는데 효과 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잠재 으로 음주를 시작하

는 시기에 있는 학생에게 개인상담 혹은 집

단 로그램을 통하여 방행동 략을 교육함

으로서 무분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 , 사망사건, 성폭력, 원하지 않는 성

계 등 다양한 문제를 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와 그 의미들을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에는 몇 가지 제한 이 있다. 이러한 제한

은 동시에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이 될 것이

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소재 3개

학교와 경남 소재 2개 학교에서 설문이

실시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학생의 일

반 인 특성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학

을 포함시킨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 다

양한 연령층을 포함하여 청소년, 성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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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에서도 방행동 략의 사용이 일반화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에서는 음주동기의 하 요인에 따라 음주정도

나 방행동 략의 사용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토하지 않았다. 음주동기에 한 선행연구

들에서 음주동기의 하 요인별로 발생하는 음

주문제나 음주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음주동

기별로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에 한 구체

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음주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한 객 질문을 제시

하 다. 류미, 이민규, 신희천(2010)의 선행연

구에서 음주에 한 자기보고식 측정치가 비

교 신뢰롭다는 결과를 보고하 으나, 회고

인 방식을 사용한다는 에서 피험자들의

개인 인 편향을 완 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피험자들의 구체 이고 실질 인

음주량, 음주빈도, 과음경험에 한 조사가 미

흡하 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회

고형식의 자기보고 설문 이외에 기숙사 사감,

룸메이트, 친구, 동료나 가족 등의 찰에 따

른 객 인 보고와 피험자의 음주 기록일지

등을 통합하여 피험자 개인의 음주정도를 구

체 으로 조사한다면 더 신뢰로운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행동 략의

사용이 일반 학생 집단뿐만 아니라 문제성

음주자나 알콜 독자와 같은 임상집단에 해

서도 연구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을지 앞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더해서 음주동

기 이외에 음주정도와 음주문제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밝 진 다른 변인들과의 계에

서 방행동 략의 효과성 역시 앞으로 추가

인 연구를 통해 밝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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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 of Protective Behavioral Strategies

in the Relation of Drinking Motives

and Alcohol Use Among College Students

Dasom Hong Nanmee Ya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ve behavioral strategies(PBS) as a preventive

intervention of drinking problem among the college student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PB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lcohol use and the drinking motives, which are

known to be strong predictors of the drinking behavior. And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mediating

effect of PBS and latent means of three variables were explored.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included

488 undergraduate students (294 males, 194 females) in Seoul, Gyeonggi, and Gyeongna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PBS, and multi-group analysis and latent

means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from multi-group analysis indicated that protective behavioral

strategies were shown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motives and alcohol use.

According to latent means analysis, more female university students used the protective behavioral

strategy than male students and male university students showed higher alcohol us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college students' drinking behavior could be reduced by using of the protective

behavioral strategy. Hence, we suggest the needs of counseling program using PBS in order to reduce

the high-risk drinking and to prevent the alcohol-related problems among the college students.

Key words : Protective behavioral strategy, Drinking motive, Drinking behavior, Multi-group analysis, Latent means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