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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의

정서인식력과 일탈 성 기호

이 수 정† 이 선

경기 학교 범죄심리학과

본 논문에서는 국내 아동성폭력범들에게서도 정서인식능력 상의 하가 확인되는지 살펴보고, 이와 함

께 성 자극에 한 반응경향성이 13세 미만 아동을 상으로 성범죄를 지른 자들에게 있어 일탈

인지 탐색하 다. 거집단을 구분하기 해서는 성폭력 범죄자 145명이 연구에 참여하 다. 이 본 범

을 기 으로 하여 13세 미만 아동을 상으로 성범죄를 지른 57명과 13세 이상 성인까지를 상으로

성범죄를 지른 사람들 82명이 거집단으로 선정되었다. 정서인식능력을 측정하기 해서는 ERT-R을,

자극에 한 일탈 인 성 기호를 평가하기 해서는 KASI를 실시하 다. 검사 결과, 미리 상했던

로 KASI와 ERT-R의 하 척도 상에서는 거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 다.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성범죄자 집단은 ERT-R 척도 상에서 총 , 정서변별력, 정서 맥락이해력에서 더 조한 수행을 보

고, KASI의 하 척도 상에서는 여아에 한 반응시간 상에 있어 응시하는 정도가 상 으로 더 길어졌

다. 정서인식능력과 일탈 반응경향성이 인구사회 변수나 범죄 련 변수에 비해 거집단에 하여

상 으로 더 큰 변별력을 지니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KASI의 여아에 한 응시시간 수와 남자 성인에 한 응시시간 수는 거집단을 의미있게 변

별해주었으나 ERT-R의 척도들은 거집단의 변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

인식력 상의 개인차보다는 자극에 한 직 인 선호도가 성폭력 피해자의 선정에 더 큰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추정하 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결과를 치료장면에 용할 때의 시사 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아동성폭력범, 정서인식능력검사(ERT-R), 시각 반응 시간, 한국 성 기호 평가도구(K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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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

의 정서 특질은 매우 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Ekman(1994)은 정서가 일종의 사회 정보

로서 인 계에 있어서는 상황에 맞는 행동을

빠르고 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

요인이라고 여겼으며, Blair(1995)는 타인으로부터

의 정서 자극을 제 로 인식하여 자신의 희로

애락을 잘 조 하지 못하면 원만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공격성이 나타나 범죄행동으

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았다. 경험 인 연구들을

바탕으로 얻어진 결과들은 한 ‘상습 인 범죄

자’ 재범 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공통 인

특성이 바로 인지능력의 결함보다는 정서 인

손상 때문이 지 되기도 하 다(Hare, 1991). 사

이코패스에 한 연구들(Blair, Colledge, Murray,

& Mitchell, 2001; Blair, Richell, Kelly, Leonard,

Newman, & Scott, 2002)은 사이코패스의 정서

인 문제가 정서의 처리과정 모두에서 발 되기

보다는 특정한 정서자극(슬픔 공포)에 한

인식의 장애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

을 보고하 다. Blair와 동료 연구자들(2001)은 사

이코패스들의 정서자극에 한 처리의 특이성에

한 원인을 편도체 이상으로만 단순하게 가정

할 수 없다고도 하 는데, 그 이유는 편도체 손

상을 지닌 환자들은 정신병질(psychopathy) 집단

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처럼 공포와 슬픔을 처리

하는 과정 에만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

라 거의 모든 정서자극에 한 인식에 있어서도

반 인 손상을 보인다는 을 지 하 다. 따

라서 특정 정서에만 국한된 인식능력의 하는

고 험군 범죄자들에게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특

성이라고 주장하 다. 특히, 사이코패스와 같은

반사회 행동을 보이는 성격장애자들은 정서

인 자극에 주의를 주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lair & Mitchell, 2009). Campanella 등

(2005)은 MMPI-2에 기 해서, 20명의 남성을 사

이코패스 경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 고 정서 인 표정자극을 이용하여 사건

련 를 분석하 다. Oddball paradigm(사건

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러다임

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표 자극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목표자극을 변별하도록 설계)을 사용

하여 성 인 표정의 얼굴자극을 표 자극으로

하고, 행복, 슬픔, 공포를 나타내는 얼굴자극을

목표자극으로 해서 각 자극에 따라 사건 련

를 도출하 는데, 사이코패스들에게서는 특히

슬픔과 공포에 한 정서인식 상의 손상이 있음

을 발견하 다. 한 비행청소년들을 상으로

한 연구들에 있어서도 고통을 나타내는 타인의

정서표 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수록 재범

을 더 많이 지르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 다

(Granello & Hanna, 2003; Bush, Mullis, & Mullis,

2000).

성범죄자의 정서인식력

연구자들은 특히 성폭력 범죄자들의 경우에

있어 공감(empathy)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히

떨어진다는 을 지 한다. Levenson(1996)은 공

감을 하나의 단어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타인에 의해 달된 정서 인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 다. 다시 말해, 만

일 우리가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

한다면, 타인의 감정을 나 거나 공감 으로 반

응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며, Ickes(1997)는 이러한

능력을 공감 정확도(empathic accuracy)라고도 정

의하 다. Davis(1983)는 공감에 조망수용능력

과 상상, 그리고 공감 심과 개인 인 고통

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조망수용능력과 상상

은 인지 인 요소로, 공감 심과 개인 고

통은 정서 인 요소로 나 수 있다고 보았다.

Marshall과 동료들(1995)은 공감 반응이 개되는

4단계를 설명했는데, (1) 다른 사람의 고통 인식;

(2) 다른 사람의 으로 상황을 보는 조망수

용; (3) 다른 사람과 같거나 비슷한 감정 형성하

기; (4) 상 방의 고통을 이기 한 행동에의

시도 등이 주요 단계를 형성한다고 하 다.

한, Marshall, Hudson과 Jones(1993)는 다른 사람

의 정서 인 고통에 공감하며 반응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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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타인에 의해 표 된 정서를 인식

하는 능력이 핵심요소라고 주장하 다. 그리고

MacDonald (2003)는 공감의 한 측면은 타인의 정

서 표 에 정서 으로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하 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공

감능력을 구성함에 있어 타인의 정서 표 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요한 것인지를

짐작하게 만든다.

Rice, Chaplin, Harris와 Coutts(1994)은 Hogan의

인지 공감척도(Hogan, 1969, 재인용)를 사용하

여 일반인과 성폭력범을 측정한 결과, 이들이

공감능력 상에 있어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

하 다. Hudson 등(1993)은 성폭력 범죄자와 폭

력 범죄자가 범행 상의 정서를 식별하는 능력

에 있어 유달리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 다.

성폭력 범죄자는 놀람, 공포, 분노, 오를 식별

하는 데 있어 반 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아

동성폭력 범죄자(child molesters)는 특히 어른 뿐

아니라 아동의 정서에 한 인식력도 낮다고 주

장하 다. Marshall과 동료들(1993)은 성폭력 범죄

자가 하나 는 그 이상의 공감능력에 결함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Davis의 개인 간 반응 척

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사용하여

20명의 아동성폭력 시설수용자들과 20명의 일반

보호 찰 상자의 공감능력을 측정하 다. 그

결과 부 감정( 를 들면, 오, 분노, 두려움

등)을 식별하는 능력과 체 인 총 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Abel과 동료들(1985)이 연구한 아동성폭력범의

35.8%가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연구와도 맥을

함께 한다.

피해자 공감 척도 개발을 한 실험(Fernandez,

Marshall, Lightbody, & O’Sullivan, 1999)에서 61명

의 비근친 아동성폭력범을 상으로 세 개의 삽

화, (1) 자동차 사고로 구 인 신체 손상이 된

아이의 삽화, (2) 몇 달 동안 성폭력의 피해자

던 6살 아이와 남자 어른이 함께 있는 삽화 (3)

피험자 자신들의 직 인 피해자 등 세 가지

자극을 보여주고 피해자에 한 공감능력을 측

정하 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1)보

다 (2)의 피해자에게 더 공감한 반면, 아동성폭

력범은 (1)과 (2)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자신이 지른 범죄의

직 인 피해자인 (3)에 한 공감은 훨씬 더

낮은 수 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성폭력

범이 자신의 피해자에 한 공감능력이 유독 더

떨어지고, 일반 으로 보더라도 아동성폭력범의

반 인 공감능력 상에 있어 부족함이 존재한

다는 Marshall과 동료들(1995)의 주장을 뒷받침

해 다.

Malamuth(1988)는 비성폭력범들은 잠재 피해

자에 한 공감으로 인해 공격성이 억제되지만

성폭력범들은 그 지 않다고 주장하 다. 그러

면서 Malamuth 등(1993)은 공감이 성 공격을

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udson과 동료들

(1993)의 성폭력범죄자의 공격 인 행동과 정서

인식의 련성에 한 연구에서, 아동성폭력범

의 정서인식 능력은 일반 성범죄자에 비해 유의

미하게 낮았으며, 특히 부정 인 감정의 인식에

서 더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Hudson과 동료들(1993)은 낮은 정서인식 능력과

공격 인 행동 사이에는 유의미한 련이 있다

고 주장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범죄행동과 정서인식력

에 한 연구 결과가 한국의 재소자들을 상으

로도 재검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성범죄 유죄확정 결을 받은 성범죄자

들을 법률 인 거 기 인 피해자 나이를 기

으로 구분한 후, 피해자 나이가 13세 미만인 아

동 상 성폭력 집단과 13세 이상인 비아동 상

성폭력 집단의 정서인식능력을 비교하 다. 정

서인식력을 평가하기 해서는 정서인식능력 검

사(Emotional Recognition Test-Revised; ERT-R)를 사

용하 다.

ERT-R 검사는 문제해결력 과제의 형태로 정

서인식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다양한 정서자극을

이용하여 제작된 정답형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의 합성 여부와 지능요인과의 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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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서는 이수정과 황혜정(2003)의 연구와 이

수정 등(2004)의 ERT 개발연구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이들 연구의 결과들에서는 ERT로 측

정하고 있는 개인차가 결정화된 지능보다는 유

동 지능이라는 을 추정한 바 있다. ERT 검

사를 이용하여 범죄자들의 특이성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로는 Lee 등의 연구(Lee, Miller, & Moon,

2004)가 있다. 한 고선 (2004)의 연구에서 역

시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 시설 수용 범죄자들

에 있어서도 폭력 인 범죄 력이 있는 소년범

들에 있어 정서인식력 상의 손상이 확인되었다.

한편 배승민과 신동원, 이수정(2009)은 ERT를 활

용하여 ADHD 아동의 정서인식 능력상의 하

가 공격성과 련이 있는지 확인하 다. 그 결

과 폭력 인 에피소드가 있는 소아정신과 내원

환자들의 경우 ERT 검사의 정서인식과 정서변

별 역에 손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RT 검사를 표 화 한 연구(정은혜, 2009)에서는

19세 연령집단의 ERT와 SCL-90-R 간에 유의한

상 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ERT 검사의 하

척도들은 SCL-90-R의 하 척도인 신체화, 강

박증, 민 민성, 감, 편집, 정신증과 불안

척도와 유의미한 련성을 지니는 것이 확인되

었다.

성범죄자의 일탈 성 기호

성범죄자들의 성 기호를 측정하는 인지

측정 방법 가장 표 인 방법은 성 자극

에 한 주의(attention)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시

각 반응 시간(visual reaction time: VRT) 측정 방식

은 주의를 기 로 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성

기호에 한 측정 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Abel,

Huffman, Warberg, & Holland, 1998; 고려진 2009).

성 기호와 시각 반응 시간 사이의 유의미한

련성은 이미 여러 실증연구들(Abel, Lawry,

Karlstrom, Osborn, & Gillespie, 1994; Harris, Rice,

Quinsey, & Chaplin, 1996)에서 보고된 바 있다.

VRT 측정 방식은 성 이지 않은 자극과 성

인 자극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을 양 으로 산

출하여 성 기호의 상 인 지표로 환산한

Rosenzweig(1942, 재인용)의 연구에 기 한다

(Kalmus & Beech, 2005). Sachsenmaier과 Gress(2008)

는 VRT 측정 방식이 주의를 기 로 한 인지

측정 방식 에서 성범죄자들의 험성 평가와

치료 개입에 사용되는 가장 성공 인 도구라고

평가하 다.

일탈 성 기호 평가를 바탕으로 피검자의

성범죄 재범 험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북미지

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AASI(The Abel Assessment

for Sexual Interest)는 VRT 측정, 자극에 한 자

기 보고식 평가, 여러 단계의 자기 보고식 질문

지와 검사자가 작성하는 질문지로 구성된 성

기호 측정 도구이다(Abel, Jordan, Hand, Holland,

& Phipps, 2001). 특히 하 척도 에서도 자극에

한 VRT 측정이 AASI의 핵심이다. AASI에 포

함된 VRT 측정에는 22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

160장의 슬라이드가 사용된다. 자극은 모두

드 사진이 아닌 일상 인 의복을 착용한 인물사

진으로 주 상이 다양한 연령(2~4세, 8~10세,

14~17세, 21세 이상)의 백인과 아 리카 미국

인이다. Letourneau(2002)는 57명의 성범죄자들

을 상으로 AASI의 VRT 측정 자료를 토 로

PPG(Penile plethysmograph) 측정 자료와 비교한

결과, 여자 아동 자극, 남자 아동 자극, 그리고

성인 여성 자극에서 VRT 기록과 PPG 기록 사

이에 유의미한 상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즉 사람들은 성 으로 흥분을 느끼는 자극에

하여 상 으로 더 오래 응시를 하 다는 것이

다. 따라서 자극에 한 응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생물학 측정도구와 마찬가지로 성 기

호에 한 객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이 결과

는 시사한다.

자극에 한 VRT 상에서의 개인 내간의 상

인 선호도를 주요 반응측정치로 하는 AASI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하여, Gray와 Plaud(2005)는

DSM-Ⅳ에 따라 소아기호증으로 진단되어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성범죄자들을 상으로 PPG

와 AASI의 VRT 결과를 비교하 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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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G는 소아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를 일반 성

범죄자로부터 64%의 진 정률을 보이며 선별하

고, AASI의 VRT부분은 79%의 진 정률을 지

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성 자극에

한 반응시간을 상 으로 비교하는 것만으로

도 소아성애의 경향을 PPG 못지않게 제 로

별해낼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Gress(2005)는

AASI가 아닌 자체 으로 개발한 가상 자극을 이

용하여, 19명의 아동 상 성범죄자들과 7명의

성인 상 성범죄자들의 VRT와, Guttman 척도의

원리를 응용한 자기 보고식 카드 소트 검사 상

에서의 자극에 한 선호도를 비교하 다. 그

결과 아동 상 성범죄자들을 정확하게 분류하

는 민감도는 VRT가 84%로, 16%인 자기 보고식

카드 소트 검사보다 더 높은 정확률을 지님을

확인하 다.

고려진(2009)의 한국 AASI 타당화 연구에서

는 아동 상 성범죄자 11명, 성인 상 성범죄

자 14명을 상으로 하여 Abel과 동료 연구자들

이 활용하 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여성, 여

아, 남아, 남성, 성 사진을 이용하여 응시 시

간을 측정하 다. 자극 사진은 모두 성 내용

이 담기지 않은 일상 의복을 착용한 인물 사진

이었다. 연구 결과, 아동 상 성범죄자 집단과

성인 상 성범죄자 집단의 차이는 여아자극을

응시하는 시간의 개인내간 표 수 상에서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아동성범죄자는 성인 여

성 자극에 하여 일반 성범죄자들과 다르지 않

은 반응을 보 으나, 일반 성범죄자는 별 심

을 보이지 않았던 여아 사진에 하여서는 상

으로 더 긴 시간동안 응시하 다. 이런 반응

경향성은 외국 문헌들에서의 AASI 측정 결과와

일치하는 바, 연구자는 이 같이 반응시간에 있

어서 나타나는 상 인 차이는 자극에 한 암

묵 인 선호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VRT

를 토 로 아동에 성 기호가 있는 자와 그

지 않은 자를 얼마나 잘 구별할 수 있는가에

한 Abel과 그의 동료들(1998)의 연구에서는, VRT

측정이 아동 상 성범죄자와 그 외 성범죄자들

을 분류하는 데 매우 높은 측 정확률을 지닌

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었다. 아동 성범죄자

를 올바르게 분류한 진 정률은 60%이었고, 잘

못 분류한 오류 정률은 6.5% 다. 여자 아이

를 상으로 한 성범죄자 분류에서는 65.6%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Johnson과

Listiak(1999)의 연구에서도 VRT를 통해 아동 상

성범죄자들을 94%까지 정확하게 분류해낼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처럼 VRT, 즉 자극에

한 응시시간을 통한 성 기호 연구들은 아동

상 성범죄자들과 그 외 성범죄자들 간의 차별

인 분류가 실 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해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AASI 검사인

KASI 검사(이수정, 고려진, 2012)를 사용하여 성

자극에 한 반응시간 상의 상 인 차이가

한국의 아동 상 성범죄자들의 반응 특이성을

제 로 감별해 낼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 다.

지 까지 살펴본 성범죄자들에 한 정서인

식력에 한 연구물과 아동성폭력범의 반응경향

성에 한 연구물은 국내 재소자들을 상으로

하여서도 외국에서의 연구결과들이 재검될 것이

란 기 를 하게 만든다. 본 연구는 따라서 ERT

와 KASI를 이용하여 국내 아동 상 성범죄자들

역시 외국에서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서인

식력 상의 손상과 자극에 한 특이한 선호도를

지니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나아가 성인 상

성범죄자 집단과 아동 상 성범죄자 집단을 감

별해 냄에 있어서 상 으로 이들 검사들의 어

떤 지표들이 더 효율 인지를 확인하 다.

방 법

피조사자

본 연구에 참가한 상자들은 모두 성범죄를

범한 범죄자들로 총 145명의 남자 성인 성범죄

자들이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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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죄 확정을 받고 보호 찰 처분을 받고 있

는 20명의 성범죄자들과, 아동이나 성인을 상

으로 성범죄를 지르고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125명의 재소자들이었다. 이들 피해자

의 연령이 13세 미만이 되는 성범죄자들을 57

(39.3%)명이었으며 13세 이상을 상으로 성범

죄를 지른 자들은 82명(56.6%)이었다. 나머지

6명은 본건에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과

그 이상으로 혼입되어 있었다. 따라서 모든 분

석에서 피해자의 연령이 혼입되어 있는 6명에

하여서는 결측치로 처리하 다. 표 1에는 이

들의 인구사회 변수와 과력 련 정보가 제

시되어 있다. 13세 미만을 상으로 하여 성범

죄를 질 던 집단의 평균 나이는 39.58세

(SD=12.30)이었고, 13세 이상을 상으로 성범

죄를 질 던 성범죄자 집단의 평균 나이는

34.23세(SD=9.24) 다. 과력과 련하여서는

교정시설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

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정책 때문에 재범을

한 자인지 아니면 범자인지에 한 정보만

얻을 수 있었다. 본건과의 동종 과가 있는지

에 하여서는 기록조사가 불가하 기에 피조

사자들에게 직 질의를 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으로 한 성범죄자들

40명의 과거에 과력이 있었고 그 32명

이 동종 과를 지니고 있었다. 13세 이상 연령

층을 상으로 성범죄를 지른 자들 에서는

51명이 과거에도 과력이 있었으며 본건과 동

일한 동종 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측정도구

KASI

시각 반응 시간 측정 도구로는 “한국 성

기호 평가도구(KASI; 이수정, 고려진 2012)가 사

용되었다. 한국 성 기호 평가도구는 응시시

간 측정 방식을 사용한 검사도구로, 모든 차

가 평가자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해 자동화된

산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보다 구체

으로 설명하자면 한국 성 기호 평가도구

KASI 검사는 인물 사진(성인 여자 사진 20개, 성

인 남자 사진 20개, 아동 여자 사진 20개, 아동

남자 사진 20개)과 성 사진(풍경 사진 16개)의

총 96개 사진을 자극으로서 사용하 다. 모든

인물 사진은 AASI 검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드

사진이나 속옷 차림이 아닌 일상 인 의복을 입

은 상태의 사진들이다. 그리고 사진 자극에는

가학 , 피학 혹은 폭력 사진은 포함

되지 않았다. 사진 속 인물들은 다양한 형태의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얼굴 면이 모두 나온

사진들이며, 부분이 신사진들이다. 인물을

제외한 사진의 배경은 모두 단색으로 처리되었

다. 각 자극 사진들은 한 장씩 컴퓨터의 모니터

에 무선 으로 제시되고, 자극이 제시될 때 피

험자들은 자극이 얼마나 ‘성 으로 매력 인지’

를 7 척도(1 : 매력 이지 않다; 7 : 매

우 매력 이다)로 평가하 다. 매력도에 한 평

가 이외에 자극이 제시되고 피험자가 평가를 내

릴 때까지의 시간이 측정되었다. 이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자극일수록 더 오랫동안 보기 때

문에 자극의 매력도를 평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 길어질 것이라는 가정에 기 하고 있었다

(Abel 등, 1994; 이수정, 고려진, 2012).

KASI 검사의 결과는 각 사진 자극별(여성, 남

성, 여아, 남아) 평균 매력도가 아니라, 각 자극

별 평균 반응 시간을 자극별 반응시간의 개인

내 표 수(T)로 환산하여 산출된다. 반응 시

간의 개인 내 표 수(T)는 개인 내에서 자극

간 반응시간의 차이를 한 에 비교할 수 있게

피해자 연령

13세 미만

피해자 연령

13세 이상

사례 수(%) 57(39.3%) 82(56.6%)

연령(세) 39.58(12.30) 34.23(9.24)

과력 有(%) 40(71.4%) 51(62.2%)

동종 과 有(%) 32(57.1%) 4(54.9%)

표 1. 피조사자들의 인구 통계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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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 반응시간의 원 수는 개인마다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체 자극에 해서

반응시간이 긴 개인이 있고, 더 빠른 개인이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 자료를 개인 내 표

반응시간 수로 변환하 는데, 이 표 수

상에는 모든 사람이 평균이 50이고 표 편차는

10인 수를 지닌다. 그럼으로써 모든 피험자는

동일한 평균과 표 편차를 지닌 반응시간 분포

를 지닌다. 특정 자극 군에 한 T 수가 50을

넘으면 그 자극 군에 한 반응시간이 다른 자

극 군에 한 반응시간보다 상 으로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성기호의 여부는 표 화된

개인 내 수의 비교를 통하여 추정한다. 비교

의 기 이 되는 수는 Abel의 AASI(The Abel

Assessment for Sexual Interest)에서 사용하고 있는

Rule-of-thirds 방식을 차용하 다(Smith & Fischer,

1999). Rule-of-thirds 방식은 Abel이 제안한 방식으

로 성범죄자들의 아동 선호의 경향을 단하기

한 방법이다. 각 개인 내에서 자극에 한 표

수들에서 가장 긴 수와 가장 짧은 수

사이의 공간을 삼등분 한 후 가장 첫 번째 삼분

의 일 공간을 아동 자극 수가 넘는지를 보는

것이다. 삼등분의 일 법칙은 주로 디자인이나

건축에 사용되는 황 비율(Golden Mean)을 단순

화시킨 의미로 볼 수 있다. 혹은 삼등분의 일은

33%로 이는 Cohen(1988)이 제시한 효과크기(d)로

말하면 0.5로 간(medium) 크기의 효과크기를

의미한다.

KASI 검사의 측정확률을 확인하기 해서

는 치료감호소 수감자들(정신과 문의의 진단

결과 소아성애자로 명)과 일반 교도소 보

호 찰소의 아동 상 성범죄자들의 KASI 상

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확인되었다(이수정, 고

려진, 2012). 그 결과 KASI의 측정확률은

.73~ .81이었다(p<.01), AUC가 최 가 되는 .81

일 때 그에 한 민감도는 .816, 특이도는 .476

이었다. 체 자극의 내 합치도인 Cronbach의

α 지수는 .98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RT-R

실험 상자의 정서인식력은 정서인식능력

검사(Emotional Recognition Test; ERT)의 개정 (이

수정, 2012)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ERT-R은 피

험자의 정서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비언어

그림자극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정답형

문제해결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경험에

한 주 해석에 기인한 오차를 최 한 이기

해서 언어 내용은 최소한으로 이고 부

분 그림자극들로 체 검사문항들을 구성하 으

며 이들 문항들은 모두 정답형으로 채 하여 응

답자들의 정서 기능의 양 수 을 직 으

로 측정하고자 하 다. 검사 과정에서 지시된

정서 인 상황은 Ekman(1994)의 보편 인 얼굴

표정을 심으로 행복(happiness), 오(disgust), 놀

람(surprise), 슬픔(sadness), 분노(anger), 두려움(fear)

이라는 기본정서 6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정자극 이외에 정서문항의 제작을 하여서 정

서 사건의 사진들과 정서 내용들에 한

만화들도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ERT-R 검사의

총 문항은 54개 으며, 정서인식(Emotional

Recognition, ER), 정서변별(Emotional Differentiation,

ED), 맥락이해(Contextual Understanding, CU)의 세

개 하 척도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에는 정답

이 존재했으며 총 은 총 54개 문항에서 정답을

맞힌 문항의 숫자에 한 연령별 표 수로서

제시되었다.

ERT(이수정, 2001)의 최 문항이 개발되었을

당시 평균 신뢰도는 .71 정도인 것이 확인되었

고, 정상인들을 상으로 하 을 때 각 문항의

평균 변별도는 .33, 평균 난이도는 .74 다. ERT

표 화를 한 정은혜(2009)의 연구에서 국내 피

험자 총 639명을 상으로 ERT 총 하 척

도 문항의 내 합치도를 산출한 결과, 정서인식

척도(α=.64)를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Cronbach α

지수는 .80 이상의 만족할 만한 수 을 나타내

는 것이 확인되었다. ERT-R의 구성도는 그림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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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본 연구의 자료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

의 기간 동안 연구자를 포함한 심리학 공

학원생 5~6명이 직 서울․남부 보호 찰소,

여주 소망 교도소, 주 교도소 등 해당 사법기

을 방문하여 조사 상자들을 일 일로 만나

검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것이다. 본 연구에 참

여하 던 자료수집자들은 심리평가와 임상심리

학 등을 학원에서 수강하고, 학교의 학생생

활상담소에서 상담심리사 자격과정을 수련 인

인턴생들이었다. 체 피험자들은 본 연구의 목

연구 차를 간단히 소개받고 연구 동의

서에 서명하 다. 그 후 약 30분 정도 일 일로

면담을 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KASI 검사와

ERT-R 검사를 수행하 다.

KASI 검사는 모니터에 무선 으로 제시되는

사진 자극에 해 컴퓨터의 숫자 키보드를 이용

하여 1 ~7 까지 피험자가 사진 자극에 해

느끼는 성 매력도를 평가하 다. 본 시행이

시작되기 에 10회의 연습 시행을 한 후 본 검

사를 시작하 다. 연습 시행에서는 연구자에게

검사 시행 등에 련된 질문을 할 수 있으나,

본 검사에서는 검사에만 집 하도록 주의를 받

았다. 검사소요 시간은 5분~10분 정도 다. 사

진 자극에 한 성 매력도 이외에도 사진이

제시된 순간부터 피험자가 사진을 보고 키보드

숫자 을 르는 순간까지의 시각 반응 시간이

ms 단 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피험자들은 성

매력도 이외에 시각 반응 시간이 입력된다는 사

실을 알지 못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 던 사진 자극들에 한

시각 반응 시간과 매력도 평가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시각 반응 시간에 한 체 자극

의 내 합치도인 Cronbach의 알 (α) 지수는 .82,

매력도 평가 척도에 한 체 자극의 내 합

치도인 Cronbach의 알 (α) 지수는 .77로 체

으로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RT-R 검사는 검사 시작 에 피험자에게 정

서의 조 이나 표 능력을 표 하기보다는 정

서 자극에 한 인식력을 측정하는 도구라는

을 실시 목 과 함께 설명을 하 다. 사진과 그

림자극으로 구성된 총 54개의 문항이 컴퓨터 모

니터를 통해 각 문항마다 지시문 형태의 수행

요령과 함께 제시되었다. 피험자는 각 질문에

맞는다고 생각되는 답을 신속하게 선택하면 되

었다. 만일 피험자가 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시문의 내용을 연구자가 구두로 설

그림 1. ERT-R의 하 척도 구성도(Lee et al, 2004,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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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 고, 마우스를 이용하여 입력하는 데 문제

가 있으면 피험자가 선택한 답지를 조사자가

신 입력하 다. 이 때 검사 로그램에서는 정답

을 맞힌 문항의 수뿐만 아니라 수행시간도 측

정된다. 이는 각 문항에 한 시간반응을 측정

하기 해서 다. 그러나 피험자들은 시간반응

이 측정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검사 시간은

20분~30분정도 소요되었고, 이 게 해서 피험자

1인당 소요된 총 검사 시간은 략 한 시간 정

도 되었다. ERT-R 검사의 총 에 한 내 합

치도인 Cronbach의 알 (α) 지수는 .85로 매우 우

수하 다.

분석방법

우선 본 연구에서는 종속측정치, 즉 성범죄자

들에 한 거집단은 본 건만을 심으로 구분

하 다. 이는 모든 피조사자들을 상으로 하여

과거에 그들이 질 던 과들의 죄명에 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 기 때문이었다. 연구자

들이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던 계로 기

내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없었다. 본

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연령만으로 거집단을

구분하 는데, 이때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

인자와 13세 이상인 자를 동시에 상으로 하

던 6명의 성범죄자를 두 개 거집단에서 제외

하여 결측치로 처리하 다. 이는 두 집단이 지

닌 특성의 혼입을 가능한 최 한 이기 한

조치 다. 최종 으로 선정된 거집단은 표 1

에서 이미 제시하 듯 57명(13세 미만)과 82명

(13세 이상)이었다. 우선 KASI의 하 척도 상에

서 거집단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확인하

기 해 각 자극군별 응시시간의 T 수들에

한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이때 KASI의 하 척

도들은 자극들에 한 반응시간을 개인내간에서

상 으로 표 화 한 T 수를 사용한 것들이었

다. Rule-of-thirds 방식에 따라 소아성애집단에

하여 구분하도록 하는 지표는 본 연구에서는 따

로 산출하지 않았다. 이유는 피조사자들이 모두

소아성애로 진단받은 치료감호 상자들이 아니

었기 때문이다. 하 척도 수들은 따라서 개인

마다 네 가지가 상호 비교되어 산출되었기에 반

복측정치를 한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거

집단과 자극군별 반응시간 상의 상호작용이 유

의하다면 13세 미만 아동 상 성범죄자군과 13

세 이상을 상으로 한 성범죄자군은 자극에

한 서로 다른 반응경향성을 지닌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정서인식력을 측정하는 ERT-R

상에서의 거집단 간 차이는 t 검정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집행된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었다. 이는 KASI와 ERT-R의 각 지표들이

인구사회 변수나 범죄 련 변수에 비해 거

집단의 변별에 얼마나 상 으로 더 효율 인

지를 가리기 한 목 이었다.

결 과

KASI의 하 척도 상에서 나타난 피조사자들의

반 반응경향성

KASI 하 척도들의 반 인 타당성를 확인

하기 하여 우선 자극 별 반응시간과 피조사

자들이 평가 보고한 자극에 한 매력도 간의

상 계를 살펴보았다. 참고로 Abel 등(1985,

1994, 1998, 2001)은 인물자극에 한 응시시간은

매력도의 암묵 인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매력도와 반응시

간 간의 상 계수는 수거된 KASI 자료가 이러한

제를 충족하 음을 보여주었다. 반 으로

보았을 때 하 척도 상에서 반응시간과 매력도

사이에는 정 상 성이 존재하 다. 여아 자극

에 한 응시 시간과 매력도 평가는 정 상

을 보 으며(r=.21, p<.01), 여자성인과 남자성인

에 한 매력도 평정치와 반응시간 간에도 정

상 계가 존재하 다(r=.19, p<.05; r=.23,

p<.01). 하지만 남아에 한 매력도 평정치와 응

시시간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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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존재하지 않았다(r=-.07, n.s.). 이 같은 결과

는 평가의 목 이 명시 인 성 매력도에 한

평가가, 해당 자극에 한 응시시간이 반 하는

내용과 완 히 동일한 것은 아님을 시사하는 것

이다. Abel 등의 연구자들은 그래서 자극에 한

응시시간 자료가 오히려 성범죄자들의 반응경향

성을 더 정확히 반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지

한 바 있다.

다음으로 피조사자들의 각 자극군 별 응시시

간 상의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반복측정 변량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각 자극별로 피검

자들의 응시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산출하 다

(F(3, 138)=970.86, p<.001). 표 2에서처럼. 피조사

자들은 여성자극(M=58.88, SD=9.32)을 가장 오

래 보았고, 그 다음으로 여아자극(M=42.52, SD=

10.20)을 오래 응시했으며 남성자극(M=40.28,

SD=9.24), 남아자극(M=39.69, SD=6.51)은 상

으로 더 짧게 응시하 다. 모든 남성들이 성인

여성자극을 상 으로 더 많이 응시한다는 일

반 인 결과는 본 자료에서도 그 로 확인되었

다. 하지만 여아자극에 하여서는 아동 상

성범죄자들이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인다는 연

구결과(Abel 등, 1985, 1994, 1998, 2001)를 확인

하기 하여 거집단을 집단간 변수로 하여 다

시 한 번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KASI 하 척도 상에서 나타난 피조사자들의 거

집단 간 차이

표 3에서는 피해자 나이(13세)를 기 으로

13세 미만 집단과 13세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

던 거집단을 집단간 변수로 추가하여 각

자극군별 반응시간 상에서 거집단이 특이한

반응경향성을 지니는지 확인하 다. 이를 하

여서는 2(집단간) * 4(집단내) 반복측정 변량분

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각 자극별 반응

시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3,

131)=842.90, p<.001), 이때 ε2는 .951이었다. 개

체간 효과검증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았다(F(1, 131)=.34, n.s.). 자극군 별 응

시시간과 거집단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

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F(1, 131)=11.37,

p<.001). 다시 말해, 피해자 나이가 13세 미만

인 거집단과 13세 이상인 거집단은 각 자

극군에 하여 성 매력도를 평가하는 데까지

걸리는 응시시간 상에 차별 인 반응경향성을

지녔다. 그림 2는 이 같은 차이를 명확하기 보

여주고 있다. 13세 미만을 상으로 성범죄를

질 던 자들은 여아 자극에 하여 13세 이

상을 상으로 성범죄를 질 던 자들보다

상 으로 더 오래 응시를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M(SD) F 개체 내 비

여아자극 (1) 42.52(10.20)

970.86*** 3>1>2=4
남아자극 (2) 39.69(6.51)

여성자극 (3) 58.88(9.32)

남성자극 (4) 40.28(9.24)

*** p<.001

표 2. 피조사자들의 자극군별 응시시간(N=141)

평균 표 편차

여아자극
13세 미만 45.24 9.97

13세 이상 40.64 10.36

남아자극
13세 미만 39.57 5.35

13세 이상 39.54 7.36

여성자극
13세 미만 58.76 8.49

13세 이상 58.63 10.11

남성자극
13세 미만 39.33 8.09

13세 이상 40.69 10.21

주: 사례 수 - 13세 미만 53명, 13세 이상 82명

표 3. 피해자 나이(13세를 기 으로)별 집단의 KASI 하

척도 수 상의 비교(N=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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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T-R 하 척도 상에서 나타난 피조사자들의

거집단 간 차이

두 거집단의 ERT-R 총 과 세 하 척도

상에 있어서의 차이를 검정하 다(표 4). 우선

ERT-R 총 을 비교해 보면, 피해자 나이가 13세

미만인 집단(M=37.09, SD=10.26)이 13세 이상인

집단(M=41.17, SD=12.34)에 비해 ERT-R 총 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t=-2.00, p<.05). 다음

으로 ERT-R의 세 항목을 비교해 보면, 정서인식

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13, n.s.). 정서변별과 맥락이해에서

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집단(각각 M=8.09,

M=17.00)에 비해 13세 이상인 집단(각각 M=

9.54, M=18.57)의 수가 더 높았고, 이러한 차

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각각 t=-2.46, p<

.05; t=-2.10, p<.05). 결론 으로 말하면, 피해

자가 13세 미만인 집단과 13세 이상인 집단의

정서인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ERT-R 총 과 정서변별 그리고 맥락이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13세 미만을

상으로 성범죄를 지르는 자들이 그 지 않은

자들에 비하여 자극의 정서가를 잘 변별할 수

없으며 정서 맥락에 한 이해력도 떨어졌다.

그림 2. KASI 하 척도 상에서 나타난 거집단 간 차이

n 평균 표 편차 t133

정서인식
13세 미만 53 11.83 5.77

-1.13
13세 이상 82 13.04 6.24

정서변별
13세 미만 53 8.09 3.26

-2.46*

13세 이상 82 9.54 3.37

맥락이해
13세 미만 53 17.00 3.78

-2.10*

13세 이상 82 18.57 4.53

총
13세 미만 53 37.09 10.26

-2.00*

13세 이상 82 41.17 12.34

*p< .05

표 4. 피해자 나이(13세를 기 으로)별 집단의 ERT-R의 평균과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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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I의 반응시간과 ERT-R 하 척도의 상 계

피검자들의 아동 성기호 여부에 한 추가

인 정을 하여 실시하 던 KASI의 반응시간

과 ERT-R 척도들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KASI의 각 반응시간 항목에서 통계 으로 정

상 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ERT-R의 총 과

하 척도 항목에서 정 상 이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사진 자극에 한 응시시간과 ERT-R의

련성은 반 으로 부 련성이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여아에 한 응시시간은

정서변별(r=-.30, p<.05), 맥락이해(r=-.39, p<

.01), ERT-R 총 (r=-.32, p<.05)의 항목에서 부

상 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여아의 사진을

오래 응시할수록 ERT-R 수가 반 으로 낮

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피검자가 아동

사진 자극에 반응하는 시간이 길수록 정서인식

능력은 반 으로 더 낮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거집단 변별을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3세 미만 아동을 상으로 성범죄를 질

느냐 여부를 별해내는 모형을 산출하기 하

여 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

를 하여 첫 단계에서는 과 유무, 동종 과

유무, 피의자의 나이 등 인구사회 , 범죄 련

변수를 측치로 포함시키고 그 다음 단계에서

는 ERT-R의 총 과 KASI의 하 척도 수를 포

함시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5에서 나타난 결과는 일 단계에서는 피의

자의 나이가, 이 단계에서는 여아에 한 응시

시간과 성인 남성에 한 응시시간이 거집단

을 구분하는 주요 측치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

다. 13세 미만을 상으로 성범죄를 질 던

피조사자들은 연령은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B=-.049, p<.05), 여자 아동에 한 응시시간은

더 길어지는 것으로(B=-.201, p<.001) 나타났으

며 반 로 남자 성인들의 사진에 한 응시시간

은 더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181, p<.05).

이들 세 개의 변수가 거집단을 구분하는 모

형은 설명력은 26%(Cox & Snell R2)에서 35%

(Nagelkerke R2)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들에 근거한 분류정확률은 74.8%에 이르

다. 그러나 기 했던 바와는 달리 ERT-R의 총

은 거집단을 제 로 변별해내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RT-R의 총 이 아니라 하 척도가 모형에

포함되었을 때 거집단에 한 변별력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하기 하여 ERT-R의

총 신 세 개의 하 척도, 즉 정서인식 정서

변별, 맥락이해의 수를 모형에 포함시켜 다시

그림 3. ERT 하 척도 상에서 나타난 거집단 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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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번에

도 측치들은 2단계 모형을 용하여 우선 인

구사회 , 범죄 련 변수를 먼 입력하고 이

단계에서 심리측정학 측치들을 투입하 다.

표 6은 표 5의 결과와 흡사한 내용을 보여주

고 있다. 일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나이가, 이 단

계에서는 여아에 한 응시시간과 성인 남성에

한 응시시간이 역시 거집단을 구분하는 주

요 측치가 되었다. 13세 미만을 상으로 성

범죄를 질 던 피조사자들은 연령은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B=-.049, p<.05), 여자 아동에

한 응시시간은 더 길어지는 것으로(B=-.199,

p<.001) 나타났으며 반 로 남자 성인들의 사진

에 한 응시시간은 더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B=.187, p<.05). 이들 세 개의 변수가 거집

단을 구분하는 모형은 설명력은 28%(Cox & Snell

R2)에서 36%(Nagelkerke R2)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들에 근거한 분류정확률은

B S.E. Wals p Exp(B)

과유무 -.630 .590 1.141 .285 .533

동종 과 유무 .529 .565 .875 .350 1.697

피의자 나이 -.049 .021 5.516 .019 .952

ERT-R 총 .013 .020 .412 .521 1.013

아동여자반응시간(T) -.201 .052 15.055 .000 .818

아동남자반응시간(T) .081 .093 .762 .383 1.084

성인여자반응시간(T) -.037 .117 .101 .751 .963

성인남자반응시간(T) .181 .085 4.556 .033 1.198

상수항 2.161 2.155 1.006 .316 8.682

표 5. 거집단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ERT-R 총 포함)

B S.E. Wals p Exp(B)

과유무 .669 .596 1.259 .262 1.952

동종 과 유무 -.592 .575 1.061 .303 .553

피의자 나이 -.049 .021 5.393 .020 .952

ERT-R 정서인식 -.060 .050 1.441 .230 .942

ERT-R 정서변별 .118 .107 1.206 .272 1.125

ERT-R 맥락이해 .056 .072 .603 .437 1.058

아동여자반응시간(T) -.199 .051 14.934 .000 .820

아동남자반응시간(T) .099 .098 1.032 .310 1.104

성인여자반응시간(T) -.068 .122 .313 .576 .934

성인남자반응시간(T) .187 .091 4.214 .040 1.205

상수항 2.076 2.222 .872 .350 7.969

표 6. 거집단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ERT-R 하 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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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에 이르 다. ERT-R의 하 척도는 그 어느

것도 효율 인 측치로 모형에 포함되지는 못

하 다.

결론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 기호 평가도구인

KASI와 정서인식능력 검사인 ERT-R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인 성범죄자들의 특

성이 그 지 않은 성범죄자들에 비하여 자극

에 한 응시시간과 정서인식력에 있어 차이

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았다. 변량분석과 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KASI의 경

우에는 일 성이 있었으나 ERT-R의 경우에는

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이 축소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결과를 구체 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극에 한 선호도를 측정하는 KASI

하 척도들과 거집단, 즉 성범죄자들의 피해

자 연령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13세 미만 아동을 상으로 성범죄를 지

르는 사람들은 13세 이상을 상으로 성범죄

를 지른 사람보다 여자 아동 사진에 한

응시시간이 상 으로 더 길어졌다. 그림 2에

서 보이는 것처럼 나머지 사진 자극군에 하

여서는 거집단 간 응시시간의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다시 한 번 Abel과

그의 동료들(1998)의 연구결과를 입증해주는 것

이다.

둘째,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으로 성범죄를

지르는 자들의 경우 13세 이상인 비아동 상

성폭력범에 비하여 정서인식능력 상의 차이는

유의하 다. 특히 ERT-R의 총 과 세 하 척도

정서인식을 제외한 정서변별, 맥락이해에 있

어 아동 상 성범죄자들은 더 많은 결핍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집단을 변별해내는 데에 있어 측치의

상 인 효율성을 확인하기 하여 실시된 로

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변량분석의 결과와

일부 일치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그 지 않은 부

분도 나타났다. 특히 일 된 결과는 여아 사진

에 한 응시시간의 변별력이었다. 변량분석과

다르지 않게 여아 사진에 한 응시시간은 거

집단의 변별에 매우 효과 이었다. 허나 ERT-R

의 측력은 기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ERT-R의 분산 일부가 KASI의 하 척도

와 련성을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재로서는 이들 두 측치 군들 사이의 련성

에 하여서는 인과 계를 탐색할 수 없으나 차

후 구조방정식 모형들을 용하여 상세한 분석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흥미로운

결과는 남자 성인 자극에 한 응시시간에서 나

타났는데, 13세 미만 아동을 상으로 성범죄를

지르는 사람들은 그 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

여 성인 남자사진을 유독 더 짧게 보는 것이 확

인되었다. 이는 이들의 다른 성 흥미도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하 던

성범죄자들이 모두 여아나 여성을 상으로 성

범죄를 질 던 사람들이었던 사실과 무 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차후 연구에서는 피해자

의 성별에 따른 집단간 연구가 추가 으로 진

행되어야만 할 것이며, 그 게 된다면 이성 인

선호도와 동성 인 선호도가 KASI의 응시시간

지표에서 어떻게 차별 으로 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범죄자들에 한 개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의미있는 시사 을

제공한다. 수많은 성범죄자 치료집단에서는 우

선 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공감능력이나 정서

인식력을 향상시키기 한 노력을 수행한다

(Marshall & Pithers, 1994; Hanson, 1997; Marshall,

Anderson & Fernandez, 1999), 특히 공감훈련을 통

해 공격 인 표 을 이고 인 반응을 친

사회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재범억제에 도움

이 된다고 믿는다(Feshback, 1978; Iannotti, 1978).

물론 이와 같은 주장은 우리나라의 교정장면에

서도 여 히 지배 인 믿음이기는 하나,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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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결과는 그보다도 어쩌면 성범죄자들의 성

자극에 한 일탈 인 흥미가, 이들이 어린

피해자들을 선정하는 데에 더 큰 향을 지도

모름을 추정하게 한다. 만일 상습 인 음란물에

한 노출로 인해 아동을 성 자극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면 정서 인 개인차에도 불구하고 실

제 범죄행동에서는 어린 피해자들을 선택할 가

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추정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이 치료 로그램의 개발에 반 될 수

있다면,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정서인지

훈련 뿐 아니라 자극에 한 선호도를 직 으

로 바꾸려는 체계 둔감화와 같은 행동치료 역

시 성범죄자들을 해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나 몇 가지 제한 을 지닌다.

특히 사회보호처분이나 교정 시설 내 수용자를

상으로 동의한 자만을 연구 상자로 선정하

기에 표집의 고른 분포가 어려웠다는 취약

이 있다. 한, 보다 엄격해진 개인정보 보

호 방침으로 인해 종속변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 변수들과 과력 련 요인

들에 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 다.

물론 연구자의 과실 때문은 아니었으나 이 게

범죄력 련 상세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본 연구의 결과를 아동성폭력범의 반 인 특

정으로 확 해석하는 데에는 좀 더 주의를 기

울여야 할 것이라 단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아동 상 성범죄자들을 상

으로 하여 성 자극에 한 기호도가 정서인

식능력과 함께 범죄 발생의 주요 원인기재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추정하게 만드는 실증 증

거를 획득하 다는 에서 본 연구는 나름의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연령 에 하여 13세를 기 으로 나 이유는

행법 상 아동 상 성범죄를 피해자의 특정

연령을 기 으로 구분하기 때문인데, 차후 연구

에서는 피해자 연령 를 다양화하여 일탈 성

기호의 차별 향력을 확인하는 연구도 필

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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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Deviant Sexual Interests and Emotional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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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dysfunctions of emotional recognition ability among child molesters and also explored

their deviant preference to child related stimulus. For this purpose, ERT-R(Emotional Recognition Test-Revised)

and KASI(Korean Assessment for Sexual Interest) were applied to assess sex offenders' response characteristics.

145 sex offenders were involved in this study, assigned to two different groups according to the age of

victims; under the age of 13 versus 13 years or older. The analyses of variances present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riterion groups, as expected. The child molesters whose victims were under 13

years old showed significantly lower emotional recognition ability than the child molester whose victims were

13 years of age or older. Also, that group of sex offenders considered as child molesters viewed significantly

longer pictures of children compared to their correspondent group. In order to explore relative efficiency among

predictors for distinguishing criterion groups,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produced. The results indicated

viewing time on girls’ and male adults’ photo had strong efficacy to differentiate criterion groups. Child

molesters watched girls’ photo longer but male adults’ photo shorter. However any scores of ERT-R did not

produced significant results. Finally,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for therapeutic purpose.

Key words : child molesters, Emotional Recognition Test-Revised (ERT-R), Korean Assessment for Sexual Interest (KAS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