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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반응시간 측정을 통한

이성애자의 성 선호 평가에 한 연구*

고 려 진† 이 수 정 이 소

경기 학교 학원 범죄심리학과

본 연구는 인물 사진자극에 한 시각반응시간(VRT)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의 성차에 해 알

아보고자 했다. 그리고 시각반응시간의 차이가 성 선호를 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성애자라고 스스로 밝힌 학생 90명(남 42명, 여 50명, 연령 M=18.74,

SD=.92)을 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사진 자극은 각각 12개의 남성, 여성, 남아,

여아 사진이고 성 사진 8개로 총 56개의 사진이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이 각 사진 자극에

성 매력도를 평가하는 동안 각 사진을 보는 시간이 은 하게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남녀 모두 시각 자극에 반응하는 시간에서 범주 인 차별성을 보 다는 이다. 그

리고 남성은 동성사진에 비해 이성사진을 유의미하게 더 오래 보았지만, 여성은 동성사진과

이성사진의 반응시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남성은 성인사진을 아동사진

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오래 보았지만, 여성은 이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이성사진을 유의미하게 더 오래 보았지만, 반면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동성사진을 더

오래 보았다. 사진을 보는 데 있어서 심리 편안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모든 인물

사진 유형에 해서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편안함을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시각반응시

간과 자기보고 된 성 매력도 평가 간에 유의미한 정 상 계를 보 다.

주요어 : 성차, 시각반응시간, 성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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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해 궁 증을 가지는 것은 인간에게

는 거의 본능 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성에

한 연구는 오랫동안 수없이 많이 수행되어

왔으며, 특히 남녀 간의 성차의 존재 여부는

많은 연구자들이 심을 가져왔다. 그 에서

도 우리가 심을 가지는 것은 시각 으로 제

시되는 자극에 해서 남성과 여성이 같은 반

응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인지 하는 의문이며, 만일 다른 반응을 보인

다면 그 양상은 어떨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다.

를 들어, 통유리로 된 커피 에 한 커

이 앉아서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구경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과연 이 커

은 각자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주로 어떤

사람들을 쳐다보며 어느 정도로 시선이 머무

르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상식 으로 생각하

듯이, 남성은 섹시한 여성이 지나갈 때 더 주

의를 기울이고 반면 여성은 잘 생긴 남성들이

지나갈 때 더 주의를 기울일까? 어쩌면 개인

의 성 선호도는 이 게 시선을 오래 두는

상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에 의해 밝 지

는 것이라 결론지을 수도 있겠다.

심리학자들과 다른 사회과학자들도 역시

성 선호의 속성에 해 오랫동안 심을

가져왔다. 개인의 성 선호도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사람들

의 성 행동을 직 찰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성 선호나 성 각성은 항상 성

행동에서 추론될 수는 없다. 왜냐면 행동은

사회 규범, 기회 가능성, 그리고 그 외 다양

한 요소들에 의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Quinsey, Rice, Harris, & Reid, 1993). 따라서 명

확하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 선호를 확

인하기 해서는 타당성이 담보되면서 동시에

객 으로도 재검할 수 있는 계량된 측정방

식이 요구된다.

이 연구의 목 은 성 선호를 평가하는 기

존의 측정 방식 에서 가장 객 인 시각반

응시간을 계량화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데에

있다. 즉 과연 상 에게 얼마나 주의를 기울

이는가가 성 선호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인

지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하여서는 이성애

자인 남성의, 자극에 한 선호도를 악할

것이다. 한 이성애자 남성들의 응시 시간

패턴에 비해 여성의 동일 자극에 한 응시

시간 패턴은 어떻게 다른지 평가하고자 한다.

성 선호의 측정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은 성 각성이나 성

선호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한 다양한

도구들을 연구해 왔다. 성 선호(sexual interest

혹은 sexual preference)를 확인함에 있어서 가장

일반 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성욕을 자극하는

상에 한 반응양식을 측정하는 것이다. 성

욕을 자극하는 상에 한 반응을 측정한다

는 것은, 기본 으로 성 흥분(sexual arousal)

을 측정하는 방식인데, 이와 같은 도구는 성

흥분을 신체 으로 직 측정하는 방법에

서부터 자극물을 응시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 는 자기보고식 평가도구 찰자

평가까지 다양하다.

성 선호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잘

알려진 방식은 음경 반응을 측정(phallometric

assessment)하는 방법으로, 흔히 남성 생식기의

성 흥분을 직 으로 측정한다. 음경측정

기(penile plethysmography: PPG)라고 불리는 이

측정 방식은 통 으로 가장 객 이고 과

학 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Harris,

Rice, Quinsey, Chaplin, & Earls, 1992; Quins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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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s, 1990). 이 측정 방식이 성 선호를 평가

할 것이라는 근거는 생식기의 반응이 성 욕

구(sexual desire)를 의미한다고 보는 데 있다.

즉 생식기의 반응이 성 흥분을 표시하는 것

이며, 성 흥분은 성 욕구를 표시하는 것

이라 본다(Rempel & Serafini, 1995). 따라서 특

정 자극 유형에 한 생식기의 흥분은 성

선호를 의미한다(Kalmus & Beech, 2005). 스스

로에 의해 보고된 성 흥분( 는 성 선호)

의 정도와 음경측정기(PPG)를 이용한 음경 팽

창 사이에는 매우 강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trassberg, Kelly, Carroll, &

Kircher, 1987).

그러나 음경 반응 측정 방식이 재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기는 하나 실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 이 있다. 우선 극도로 개

인 인 성 흥분을 직 으로 노출시켜야

한다는 에서 이 같은 방법은 인권 침해의

문제가 언제나 제기되며, 따라서 그 활용도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약이 발생한다. 한 검사

자가 이 도구를 사용하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으려면 장기간의 문 훈련이 필요하다는

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는 이 문제 으로 부각된다. 마지막으

로 어떤 상자들은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할

정도의 생식기 흥분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골반의 움직임을 통해

흥분을 조작하고 속일 수도 있다고 알려진다.

최근에는 양 자방출단층촬 법(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과 기능자기공명 상

법(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과 같은 뇌기능 상기법을 사용하여 성 자

극에 한 뇌의 활성화를 연구한다(Rupp &

Wallen, 2008; 김형 , 2004). 이러한 방법은 더

욱 세 한 측정을 가능 할 미래지향 방식

이며, 앞으로 많은 연구들이 집 될 것이라

단된다.

다른 측정 방법으로는 자기보고식으로

성 선호나 성 각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임상 면담이나 질문지 기법

을 통해 이루어진다.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들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된 성 선호와 음경반응으로 측정된 성

선호 사이에 상당한 일치성이 존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Quinsey, Steinman, Bergersen, &

Holmes, 1975: Quinsey, Ketsetzis, Earls, &

Karamanoukian, 1996, 재인용). 그러나 구나

측하듯이, 자기보고식 측정은 속이기가 쉽

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성범죄자를 상으로

형사사법 의사결정을 하기 해 이루어지는

자기보고식 측정은 피검자의 속임수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가 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요즘에는 신뢰도와 타당도 증거들이

보강된 성범죄자들에게 특화된 검사지( 를

들어서, Multiphasic Sex Inventory: MSI, Nichols

& Molinder, 1984)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형의 검사지들은

피검자의 왜곡가능성에 해 언제나 많은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북미지역을 심으로 하여 형사사법

의사결정, 컨 보호 찰의 종료 결정 등을

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시각반

응시간(visual reaction time 혹은 viewing time)을

측정함으로써 성 선호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음경측정의 체법으로 리 사용되고 있는

시각반응시간 측정법은 한 개인이 해당 자극

을 바라보는 시간의 양을 측정함으로서 자극

에 한 선호도를 비의식 으로(non-consciously)

측정한다.

시각반응시간 측정법은 성 인 자극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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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 자극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을 성

선호에 한 최 의 양 지표로 환산한

Rosenzweig(1942)의 이론에 기 한 것으로서, 어

떤 자극에 하여 더 긴 시간 동안 주의를 기

울 다면 그 사람은 그 자극에 하여 보다

더 강한 선호도를 지닌 것이라 가정한다

(Kalmus & Beech, 2005). 즉 자신이 선호하는

자극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이다.

이 측정 방식의 근거 이론인 Singer(1984)의

성 반응 3단계 모델에 의하면, 1단계는 미

반응(aesthetic response)으로 매력 인 자극에

해서는 주의가 증가하는 정서 반응이 따라

오고, 그 다음 2단계는 근 반응(approach

response)으로서 매력 인 상을 향해 신체가

움직이는 반응이 나타나며, 마지막은 생식기

반응(genital response)의 단계로서 신체 반응

인 생식기의 흥분이 따라 온다는 것이다. 이

Singer의 1단계에 의하면, 사람들은 성 선

호의 상에 하여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인

다고 한다. 만일 사실이 그러하다면 성 선

호도에 한 가장 간단한 측정 방법은 시각

자극의 상 응시 시간을 은 하게 측정하

면 된다. 요약하면, 사람들은 매력 인 자극을

매력 이지 않는 자극이나 성 자극에 비해

더 오래 볼 것이기에 시각반응시간을 측정하

는 것은 성 선호도에 한 객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자극 유형에 해 주의 시간이

길다고 하여 그 이 꼭 성 심 때문이라

고 단정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

다. 즉 음경반응 측정 방법처럼 직 으로

성 인 흥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반응시간이 성 심과 근 하게 연결되

어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실증연구들(Abel, Law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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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nsey, & Chaplin, 1996)은 성 선호와 시각

반응시간 사이에는 유의미하게 련성이 언제

나 존재한다고 보고한다. 한 Quinsey 등

(1993)이 남성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자극에 한 시각반응시간은 남성

학생들이 직 평가한 성 매력도와 성 흥

분과 매우 강한 상 계를 보 다. 한 성

선호에 한 시각반응시간의 측정 방법이

음경반응 측정 방법을 성공 으로 체할 수

있다는 연구들(Harris et al., 1996; Quinsey et al.,

1996; Abel, Huffman, Warberg, & Holland, 1998)

이 보고되기도 하 다.

시각반응시간 측정 방식이 음경 반응 측정

방식에 비해 몇 가지 이 이 있다. 첫 번째로

시각반응시간 측정 방식은 음경 반응 측정 방

식에 비해 피검자가 조작하기 쉽지 않다는

이다. 다시 말해서, 음경 반응 측정 방식은 피

검자가 어떤 반응을 측정하는지 무나 명확

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반응을 조작

하려는 마음을 먹기가 쉽다. 따라서 성 인

흥분을 통제하고 자제하려고 노력할 수 있으

며, 앞서 말했듯이, 골반의 움직임을 통해 생

식기의 흥분을 조작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각

반응시간 측정 방식은 종속변인이 피검자에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조작의 가능성은 어

들 수 있다. 즉 피검자들은 자신의 반응시간

이 측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두

번째로 앞서 지 했듯이, 음경반응 측정 방식

은 피검자에게 침해 인 요소를 가질 수 있지

만, 시각반응시간 측정 방식은 덜 침해 이다.

따라서 조사 연구에 무선 인 자원자를 구하

기 더 쉽다. 음경 반응 측정 방식에서는 자원

자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험에 응답

하는 자원자는 성 인 주제에 편향되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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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다(Strassberg & Lowe, 1995).

음경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이나 다른 시각

반응시간을 측정하는 연구에서는 사진 자극으

로 성인과 아동의 드사진을 사용하기도 한

다. 그러나 드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논란을 가져온다. 특히 아동의 드 사진 사

용은 윤리 인 문제를 불러올 뿐 만 아니라

아동에게 직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 부각된다. 따라서 드 사진이나 에로틱

한 자극을 사용하지 않는 측정 방식이 호응

을 얻고 있다. 그 에서도 Abel Assessment for

Sexual Interest (AASI)(2001)는 북미지역에서 가

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도구로서, 아동과

성인 자극을 모두 드 사진이 아닌 일상

의복을 착용한 사진 자극을 사용하며, 다양한

연령과 인종 등의 22개의 이질 인 범주의 성

자극에 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시각

반응시간)의 상 인 비율을 측정하여 성

선호를 평가한다(Abel, Jordan, Hand, Holland, &

Phipps, 2001).

시각반응시간을 이용한 성 선호 연구

성 자극에 한 주 흥분감은 남성

이 여성보다 더 높으며(Janssen, Carpenter, &

Graham, 2003; Murnen & Stockton, 1997), 여성

은 남성에 비해 거의 모든 시각 인 성 자

극(사진이나 비디오 같은)에 덜 주 인

각성이 나타난다는 상당한 연구 증거가 있

다(Basson, 2002; Chivers & Bailey, 2004; Laan,

Everaerd, Van Der Velde, & Geer, 1995).

한편, 많은 실험 연구들이 일반 으로 남성

이 여성에 비해 성 자극에 보다 더 반응한

다는 생각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성

차에 따른 완 한 이해는 아직 없다(Laan,

Everaerd, van Bellen, & Hanewald, 1994; Murnen

& Stockton, 1997).

그러나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진화론

근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Quinsey et al., 1996).

성 선호 상에게 주의를 오래 둔다는 은

최 의 트 를 구하려는 구애 활동의 시

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남성

과 여성은 생식 활동의 원리와 그 결과가 다

르다. 즉 남성에 있어서는 진화론 에서

트 의 수가 더 요할 수 있기 때문에 남

성이 여성보다 시각 인 성 자극에 더 반응

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Bailey, Gaulin, Agyei,

& Gladye, 1994; Quinsey, & Lalumiėre, 1995).

시각반응시간을 측정하여 성 선호를 평가

하는 연구는 어느 정도 많이 수행되었다. 그

에서도 동성애와 이성애의 차이에 한 연

구들도 많이 수행되었다. Zamansky(1956)의 고

연구에서는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

애자의 시각반응시간을 비교하 다. 연구 결

과를 보면, 남성 동성애자는 남성 사진 자극

을 더 오래 보았고, 반면에 남성 이성애자는

여성 사진 자극을 더 오래 보았다(Abel, et al.,

1998, 재인용). Abel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

(1990)에서는 이성애자 남성과 동성애자 남

성에게 다양한 연령의 남자와 여자의 사진

을 보여주고 시각반응시간을 측정하 다(Abel,

Rouleau, Lawry, Barrett, & Camp, 1990). 연구 결

과에 의하면, 피험자들은 성 선호를 가진

성별 자극을 성 선호를 가지지 않는 성별

자극보다 더 오래 보았다.

피험자들의 상을 여성으로 확장한 연구들

도 수행되었다. Wright와 Adams(1994)는 이성

애자 남녀와 동성애자 남녀를 상으로 드

사진 자극의 시각반응시간을 측정하 다. 그

결과 남성 드 사진 자극에 해서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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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들이 남성 이성애자들과 여성 동성애

자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오래 보았으나,

여성 이성애자들과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여성 드 사진 자극에 해서는 남성 이성애

자들과 여성 동성애자들이 여성 이성애자들과

남성 동성애자들에 비해서 더 긴 시각반응시

간을 보 다.

Israel과 Strassberg(2007)는 이성애자 남녀

학생들을 상으로 시각반응시간을 측정하여

성 선호를 검증하 다. 피험자들은 50개의

남녀 사진과 10개의 성(풍경) 사진에 해

성 매력도를 평가하 고, 평가 시까지의 반

응시간이 한 측정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남

녀 성인 사진은 상업용 잡지, 패션 웹사이트

나 의류 카탈로그에서 수집되었다. 사진 속의

남녀들은 잠옷이나 수 복과 같이 부분 으로

노출이 된 의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연구 결

과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이성의 사진을

동성의 사진보다 유의미하게 더 오래 보았다.

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이성의 사진을 유의

미하게 더 오래 보았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

해 동성의 사진을 유의미하게 더 오래 보았다.

그러나 사진 자극에 해 자기보고식으로 평

가된 성 매력도와 시각반응시간 사이에는

유의한 상 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범주 인 성 선호에 있어서는 시각

반응시간이 좋은 측정 도구이지만 이성애자인

남성과 여성의 개인 내 성 선호도를 측정

하기에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 다. 주

으로 성 매력도 평가와 시각반응시간 사이

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보면, ‘남성들의 성

선호는 여성에 비해 더욱 강력하게 범주특정

이다’ 라는 견해를 지지하는 보고서와 일

성이 있었다.

Quinsey 등(1996)의 연구는 의 연구와는 약

간 다른 결과를 보고한다. 이들은 이성애자인

남녀 학생들에게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성

인, 청소년, 아동)의 사진을 자극으로 주고 성

매력도를 평가하게 하고 시각반응시간을

측정하 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 사용한

사진 자극은 의 연구와는 달리 모두 신

드 사진(남성은 발기하지 않은 사진)을 사용

하 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 매력도와

시각반응시간 간에는 유의미한 상 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피험자 모두에

있어서 자극에 해 성 매력도가 높아질수

록 그에 한 시각반응시간이 유의미하게 더

길어졌다. 남성 피험자는 여성 사진을 가장

오래 보았고, 자극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반응

시간은 감소하 다. 여성 피험자는 남성 자극

을 여성 자극에 비해 더 오래 보았다. 남성

피험자와 같이 여성 피험자도 자극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반응시간도 감소하 다.

성범죄자, 특히 아동을 상으로 성범죄를

지른 성범죄자들에 한 시각반응시간 측정

연구도 수행되었다. Harris와 그의 동료들(1996)

은 아동 상 성범죄자들이 성인사진 자극에

비해 아동사진 자극의 시각반응시간이 더 길

었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AASI 개발자들의 연

구소 외에서 AASI를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

었다. Letourneau(2002)의 연구에 의하면, 57명

의 남성을 상으로 음경측정기(PPG) 반응과

AASI 반응을 측정하 는데 부분의 범주에서

두 도구가 유의미한 련성을 보 다. 좀 더

최근에는 Gray와 Plaud(2005)가 11세 이하의 아

동을 상으로 성범죄를 지른 39명의 남성

범죄자를 상으로 AASI와 PPG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두

도구 모두 성범죄자들의 아동에 한 성 선

호를 유의미하게 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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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본 연구는 인물 사진자극에 한 시각반응

시간(VRT)이 성 선호도를 측정하는지, 나아

가 이 같은 측정치 상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

의 성차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

각반응시간의 차이가 성 선호를 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과 여성 모두

사진 자극의 유형에 따라 시각반응시간에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둘째, 남성 피험

자는 남성 사진에 비해 여성 사진을 더 오래

볼 것이다. 셋째, 여성 피험자는 여성 사진에

비해 남성 사진을 더 오래 볼 것이다. 넷째,

남성과 여성 피험자 모두 성인 사진을 아동

사진보다 더 오래 볼 것이다. 다섯째, 남성 피

험자는 여성 피험자에 비해 이성의 사진을 더

오래 볼 것이다. 여섯째, 여성 피험자는 남성

피험자에 비해 동성의 사진을 더 오래 볼 것

이다. 일곱째, 시각반응시간과 자기보고된 성

매력도 평가 간에 유의미한 정 상 이

있을 것이다.

방 법

참가 상

실험에 참가한 상자들은 모두 18세 이상

의 성인 학생들로 체 92명이었다. 남성은

42명이고 여성은 50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나

이는 18.74세(SD=.92)이다. 남성의 평균 나이는

19.02세(SD=1.07), 여성의 평균 나이는 18.50세

(SD=.71)이다. 이들은 심리학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로서 실험에 참가 한 후 극소의 수강

수를 받았다.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을 이성

애자로 보고하 다.

자극자료

실험 자극은 사진 자극이 사용되었다. 사진

자극의 종류에는 남자 성인, 여자 성인, 남자

아동, 여자 아동, 그리고 성 사진이다. 각

사진은 일반인들을 상으로 수집되었다. 남

성과 여성 사진은 18세 이상의 성인들을 상

으로 사진을 찍었으며, 아동 사진은 18세 이

상의 성인들(앞의 성인 사진 상자들과는 다

른 참여자들이다)에게서 5세에서 8세 사이의

어렸을 때 사진을 수집하 다. 사진 제공

상자들에게서는 모두 사진 제공 이용에

해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모든 인물 사

진은 속옷 차림이나 드 사진이 아니며,

일상 인 의복을 입은 상태의 사진들이다. 인

물 사진은 다양한 형태의 자세를 취하고 있으

나 모두 얼굴이 면으로 나온 사진들이다.

모든 사진은 일럿 실험을 통해 호감도가 낮

은 사진을 제외하고 각각 12개 씩 선별되었다.

성 사진은 풍경 사진으로 건물이나 물건과

같은 것이 없는 단순한 풍경 사진 8개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자극 사진은 총 56개이다.

측정방법

실험은 SuperLab Pro v. 1.07로 수행되었으며

반응이 측정되었다. 모든 사진 자극은 무작

순서로 제시되었으며, 총 56개의 사진 자극

세트가 두 번 제시되었다. 따라서 피험자들은

체 112개의 사진 자극에 해 반응하 다.

우선 각 사진에 한 시각반응시간(단 :

ms)이 측정되었고, 동시에 각 사진에 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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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도 7 척도(1=성 으로 매력

이지 않다; 7=성 으로 매우 매력 이다)로

측정되었다. 성 매력도가 측정된 이유는 피

험자들의 주 반응을 알아보고자 하 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실험이 끝난

후, 실험 참가자들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작

성하 다. 그 질문지에는 자신의 성 선호에

해 두 가지 방식의 질문이 있었다. 성 선

호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모름”에서 선택

하는 질문과 성 선호의 정도를 답하는 방식

으로 성 선호도 수 을 측정하 다. 성

선호의 정도를 답하는 질문은 7 척도(0=완

한 이성애; 3=이성애와 동성애 반반; 6=완

한 동성애)로 측정하 다. 이러한 질문지 작

성에서 모든 피험자들이 자신을 이성애자로

보고하 으며, 성 선호도 수 에서도 거의

완 한 이성애(평균 .22, 표 편차 .51) 수 을

보 기 때문에 결과 부분에서 따로 분석하지

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진 자극을 보는 동

안 얼마나 심리 으로 편안함을 느 는지에

해 5 척도(1=매우 불편; 5=매우 편함)로

측정하 다.

차

실험 참가자들은 컴퓨터가 있는 실험실에서

약 30명씩 한 장소에서 실험에 참가하 다.

이들은 실험 차에 한 짤막한 소개를 들었

다. 모니터에 실험 수행 방법이 소개된 문장

을 읽고 3번의 연습 시행을 한 후에 본 실험

이 진행되었다. 컴퓨터로 진행된 실험이 끝난

후에 참가자들은 자기보고 질문지를 작성하

다. 모든 실험이 끝난 후에 참가자들은 연구

문제와 상되는 결과 등 실험에 한 개요를

들었다.

결 과

우선 시각반응시간 한 자료의 분포가 정

상성을 벗어난 계로 원래의 자료를 로그변

환하여 분석을 시행하 다.

남성과 여성 피험자들의 사진 유형에 한

반응시간과 성 매력도 평가의 평균과 표

편차는 표 1에 제시되었다.

남성과 여성 피험자 모두에서 사진자극 유

형에 따라 반응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

하 다. 남성 피험자들에 한 분석 결과, 사

진자극 유형에 따라 반응시간에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 F(4, 205)=22.22, p<.001, ŋp2

=.30. 남성 피험자들은 여성 사진에 하여

월등하게 가장 긴 반응시간을 보 고, 다음으

로 남성 사진을 오래 보았다. 남성 피험자들

은 남아 사진을 가장 짧게 보았다. 사후검정

(LSD)을 통해, 여성과 남성, 여성과 남아, 여성

과 여아, 여성과 성, 남성과 남아, 그리고

남아와 여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모두 p<.05에서 유의미함). 여성 피험

자들에 한 분석 결과에서도 자극 유형에 따

른 반응시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F(4,

245)=7.48, p<.001, ŋp2 =.11. 여성 피험자들은

사진 유형에 해 체 으로 비슷한 반응시

간을 보인다. 여성 피험자들은 여성 사진을

가장 오래 보고, 다음으로 남성 사진을 오래

보았다. 그리고 성 사진을 가장 짧게 보았

다. 사후검정(LSD)을 통해 살펴본 결과, 여성과

남아, 여성과 여아, 여성과 성, 남성과 남아,

그리고 남성과 성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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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 다(모두 p<.05에서 유의미함).

가설에서 제시하 듯이 남성과 여성 모두

사진자극 유형에 따라 차별 인 반응시간을

보 다. 그리고 특히 남성 피험자는 남성사진

에 비해서 여성사진을 유의미하게 더 오래 보

았다. 그러나 여성피험자는 오히려 남성사진

에 비해서 여성사진을 약간 더 오래 보았지만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성 피험자는 성인사진(M=3.02, SD=.15)을

아동사진(M=2.91, SD=.15) 보다 유의미하게

더 오래 보았지만 F(1, 82)=10.42, p<.01, ŋp2

=.11, 여성 피험자는 성인자극(M=3.08, SD=

.17)과 아동자극(M=3.02, SD=.18) 간의 반응시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1,

98)=2.80.

피험자 성별과 사진 유형 사이의 계를 분

석하기 해 2(피험자 성별: 남, 여) X 5(사진

유형: 남성, 여성, 남아, 여아, 성) 분산분석

을 수행하 다. 피험자 성별에 한 주효과

(F(1, 450)=17.81, p<.001, ŋp2 =.04)와 사진 유

형에 한 주효과(F(4, 450)=25.04, p<.001, ŋp2

=.18)는 유의미하 다. 피험자 성별과 사진 유

형 간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 다, F(4, 450)=

3.92, p<.01, ŋp2 =.03. 여성 피험자(M=3.04,

SD=.01)가 남성 피험자(M=2.98, SD=.01)에 비

해 시각반응시간이 유의미하게 더 길었다. 이

피험자 성별

남 여

사진유형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반응시간

남성 978.65 379.91 1384.60 603.82

여성 1699.92 709.85 1528.12 696.04

남아 796.12 330.87 1103.33 551.64

여아 954.99 403.41 1192.48 585.96

성 889.68 459.44 1023.46 575.39

합계 1063.87 572.37 1246.40 627.80

성 매력

남성 1.14 .44 1.60 .85

여성 2.35 1.08 1.92 1.15

남아 1.03 .13 1.29 .58

여아 1.08 .30 1.39 .70

성 1.10 .46 1.18 .55

합계 1.30 .05 1.42 .09

주. 통계 분석에는 로그변환된 자료를 사용하 으나 표에 제시되는 결과 자료들은 편의를 하여 원 자

료에서 얻어진 결과를 제시하 다.

표 1. 반응시간과 성 매력도 평가에 한 남성과 여성 피험자들의 평균과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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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성에 비해 여성은 반 으로 인물의 시

각자극을 더 유심히 보는 경향이 있다는 을

말해 다.

사진자극 유형에서는 여성사진 자극(M=

3.12, SD=.02)이 가장 긴 반응시간을 보 고,

다음으로 남성사진 자극(M=3.03, SD=.02), 여

아사진 자극(M=2.99, SD=.02), 남아사진 자극

(M=2.94, SD=.02), 그리고 성사진 자극

(M=2.93, SD=.02)이 가장 짧은 반응시간을 보

다. 그림 1에는 피험자 성별과 사진 유형

간의 계를 도식화하 다. 남성은 다른 자극

에 비해서 여성사진 자극을 월등하게 더 오래

보았지만, 여성은 남성사진과 여성사진을 비

슷한 수 의 시간을 들여 보았다.

각각의 사진 유형에 한 성별 차이를 살펴

보면, 남성 사진에 해서 여성 피험자가 남

성 피험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오래 보았다,

F(1, 90)=13.66, p<.001, ŋp2 =.13. 여성 사진에

해서는 근소하게 남성 피험자가 여성 피험

자에 비해 더 오래 보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90)=1.34. 남아 사진

과 여아 사진에 해서는 모두 여성 피험자가

남성 피험자에 해 유의미하게 더 오래 보았

다(남아사진: F(1, 90)=13.72, p<.001, ŋp2 =.13;

여아사진: F(1, 90)=5.26, p<.05, ŋp2 =.06). 이

는 여성이 남성이 비해 아동 사진을 더욱 오

래본다는 사실을 알려 다. 성 사진에 해

서는 유의미한 성별 차이는 없었다, F(1,

90)=1.89.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이성사진을 더 오래보

았다, F(1, 90)=4.66, p<.05, ŋp2 =.03. 반면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동성사진을 더 오래 보았

다, F(1, 90)=23.93, p<.001, ŋp2 =.21. 이성사진

과 동성사진의 시각반응시간의 평균과 표 편

차는 표 2에 제시되었다.

각 사진 유형에 해 자기 보고한 성 매

력도 평가와 시각반응시간 사이의 상 계

분석을 시행하 다. 상 계 분석 결과를 살

펴보면, 각 사진 유형에 한 두 변인 사이에

는 정 상 을 보 고 이 계는 유의미하

다. 남성 사진에 해서 자기 보고한 성 매

력도 평가와 반응시간 간에 매우 높은 정

상 (r=.71, p<.01)을 보 으며, 나머지 여성,

남아, 여아 사진에 해서도 성 매력도와

반응시간 간에 우수한 정 상 을 보 다(각

각 r=.62, p<.01, r=.61, p<.01, r=.62, p<.01).

그러나 성 사진에 해서는 낮은 정 상

을 보 다(r=.28, p<.01). 즉 피험자들은 성

피험자 성별

남 여

사진분류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이성사진 3.19 .20 3.10 .19

동성사진 2.96 .16 3.14 .19

표 2. 이성사진과 동성사진의 시각반응시간의 평균

과 표 편차

그림 1. 피험자 성별과 사진 유형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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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도를 높게 평가한 자극일수록 더 오래보

는 경향을 보 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사진

유형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보고 질문지에서는 사진을

볼 때 얼마나 심리 편안함을 느 는지에

한 자기 보고 결과를 분석하 다. 표 3에는

사진을 볼 때 느 던 남녀 피험자들의 편안함

에 한 평균과 표 편차를 제시하 다. 체

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인물사진을 보는데

있어서 심리 으로 더 편안하다고 보고하 다.

각각의 사진 유형에 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유의미하게 편안함을 느 다.

논 의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시각 성 자

극에 반응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

러나 그 결과들의 남녀 간의 양상은 여 히

혼란스럽다. 본 연구는 시각 자극에 반응하

는 남녀 차이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는 바람

에서 출발하 다. 아울러 시각반응시간을 이

용하여 성 선호를 별할 수 있는 지를 규

명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짧게 요약하면, 남녀 모

두 시각 자극에 반응하는 시간에서 범주

인 차별성을 보 다는 이다. 그리고 남성은

동성사진에 비해 이성사진을 유의미하게 더

오래 보았지만, 여성은 동성사진과 이성사진

의 반응시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다. 아울러 남성은 성인사진을 아동사진에 비

해 유의미하게 더 오래 보았지만, 여성은 이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성은 여성에 비

해 이성사진을 유의미하게 더 오래 보았지만,

반면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동성사진을 더 오

래 보았다. 심리 편안함에 한 자기 보고

식 평가는 인물 자극에 해 어느 정도 호감

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 다. 사

진을 보는 동안 느 던 심리 편안함을 평가

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모든 인물 사진 유형

에 해서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편안함

을 보고했다. 특히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동

성 사진에 한 반응시간이 히 낮았는데,

심리 편안함을 자기 보고할 때도 남성은 동

성 사진을 보는 데 매우 불편함을 보고하 다.

마지막으로 시각반응시간과 자기보고 된 성

매력도 평가 간에 유의미한 정 상 계를

보 다.

체 인 맥락에서 보면, 남성은 아동사진

에 비해서 성인사진에 강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성은 여성의 사진에

한 주의 시간이 상 으로 월등히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

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이성

애자인 피험자들이 성인의 이성에게 오랫동안

주의를 다는 은 성 선호를 별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성 구애

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성 으로 반응할 잠재

피험자 성별

남 여

사진유형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남성*** 1.88 1.19 3.50 1.33

여성* 3.40 .83 3.84 1.06

남아*** 2.48 1.29 3.96 1.07

여아*** 2.50 1.24 4.04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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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사진을 볼 때의 심리 편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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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는 매력 인 상에게 더 긴 주의를

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표본에서는 남성 피

험자들의 성 선호의 표 이 시각반응시간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 Koukounas와 McCabe

(2001)은 남성은 여성보다 성 자극에 하여

높은 심을 가지며 정 인 감정으로 개인

의 주 인 신체 각성을 보고한다고 설명

했다. 이러한 차이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

자극에 주의를 더 기울이게 한다.

그러나 여성 피험자의 결과는 애매모호함이

있다. 반 으로 여성들은 체 사진자극 유

형에 한 시각반응시간이 남성보다 더 길고

각 사진 유형에 한 반응시간의 차이도 크지

않다. 특히 여성은 남성 사진에 긴 반응시간

을 보이는 만큼 여성 사진에도 긴 반응시간을

보인다. 더구나 여성은 성인 사진의 반응시간

과 별 차이 없이 아동 사진에도 긴 반응시간

을 보인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성은 다른 사

진 유형보다 여성 사진에 가장 긴 반응시간을

보인다는 이다. 이는 남성과는 다르게 이성

애자들인 여성의 성 선호를 이번 시각반응시

간 측정 실험을 통해서는 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여성은 시각 자극

을 성 자극으로 반응하는 데 있어서 남성보

다 더 제한 일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이

는 아마도 사회화의 향일 수 있다. 성 자

극에 반응하는 것이 사회 교육에 의해 학습

된 결과이고 이는 성차를 보일 수 있다는 것

이다. 성에 한 사회화를 통하여 여성은 남

성에 비해 시각 자극을 성 으로 해석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족지향 이고

계 측면에 더 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

다(Fagot, 1987). 따라서 성인과 아동의 사진에

골고루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남성보다 아동

사진에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이 훨씬 길다.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가 수행

되었다. Rupp과 Wallen(2007)은 이성애자인 남

성과 여성을 상으로 성 인 시각자극에

해서 시각 추 (eye-tracking) 연구를 수행

하 다.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남성이나 여성

모두 자극의 얼굴이나 생식기에 을 맞추

기는 했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자극의

옷차림이나 배경에 시각 을 두는 경향이

더 많았다. 비슷한 연구를 통해, 남성은 성

자극의 얼굴(즉 여성의 얼굴)에 시각 을 맞

추는 반면에, 여성은 여성호르몬의 변화에 따

라 시각 을 맞추는 경향이 달라진다고 보

고한다. 즉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자극의 배경에 시각 을 맞추는 경향이 더

많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여성

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자극의 배경정보와 옷

차림 는 자극 상의 계 측면에 좀 더

주의를 둔다고 보고한다. 즉 여성들은 남성

들에 비해서 성 인 부분보다는 성 이지 않

은 부분에 더 주의를 둔다는 이다(Laan &

Everaerd, 1995).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여성이 다른

자극들에 비해 여성 사진을 왜 가장 길게 보

았는지, 아울러 남성에 비해 동성사진을 더

오래 본 이유가 무엇인지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어진 사진자극은 얼굴 정보만

이 아닌 옷차림 그리고 상의 포즈와 같은

다른 정보들도 많이 포함되었다. 연구에

의한다면, 남성은 다른 어떤 정보들 보다 얼

굴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성애자인 남성은 동성이 아닌

이성의 얼굴에 더 매력을 느 을 것이고 이성

에 더 오랜 주의를 두었을 것이다. 반면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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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얼굴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 정보에도 주

의를 두엇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과 응될

수 있은 여성자극의 옷차림이나 포즈에 주의

를 더 두엇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성 자

극보다는 동성 자극에 반응시간이 더 길었던

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론 으로 인물자극에 한 시각반응시간

측정의 결과가 남성과 여성에서 매우 다른 양

상을 보인다는 을 알 수 있었다. 한 시각

반응시간 측정을 통해 성 선호를 별하고

자 하는 데는 피검자의 성별이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한다. 남성 피검자

에게는 시각반응시간 측정을 통한 성 선호

별이 효과 일 수 있겠지만, 여성 피검자에

게는 그리 효과 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주 으로 느끼는 성 각성, 는

시각 성 자극에 반응하는 것은 개인의 인

지 인 부분과 생리심리학 상태가 결합된

것의 산물로 간주한다(Basson, 2002). 한편, 생

리 측정과 성 각성에 한 주 인 보고

사이의 불일치는 개인의 생리 변화들이 성

자극을 감지하는 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지

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제안한다. 따라서 시각

인 성 자극에 반응하는 성차를 완 히 이

해하기 해서 성 각성의 생리 인 과

인지 인 을 모두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Rupp & Wallen, 2008).

본 연구의 한계 은 피험자들의 연령 가

상 으로 무 낮다는 이다. 기 학생

들을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서 연령이 성

인에 막 들어서는 상자들이 부분이었다.

성 인 심은 연령에 따라 경험치가 매우 차

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이 보

일 수 있는 차이 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이

다.

오랫동안 임상가들은 비정상 성 취향을

가진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노력하 다. 임상

진단을 통한 비정상 성 선호를 별하

는 것은 고도의 문성을 요구하는 일이며 쉽

지 않다. 그러나 개 평가 방법을 통해 도

움을 받는다면 더 타당성 있는 평가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성 선호에 한 연구는 일반 인 인간의

성 연구에 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특수한 역에서도 요성을 가진다. 특히 법

정심리학의 역에서 성범죄와 련하여 연구

될 수 있다. 를 들어, 남성 성범죄자가 아동

에 한 성 선호를 가지고 있는 지의 여부

를 가릴 수 있는 이론의 기 가 될 수 있다.

이미 북미지역에서는 AASI가 소아기호증자들

을 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법

정에서 감정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시

각반응시간을 이용한 성 선호 별 도구는

아동 상 성범죄자들이나 변태성욕을 가진 성

범죄자들이 치료를 통해 개선되었는지를 단

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형사사법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서 유용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성

범죄자들을 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성범죄자들에 한 후속연구는 크게 두 가지

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아동에 한

성 선호를 가지고 있는 남성 범죄자들을 선

별할 수 있는지에 한 연구이다. 를 들어

서 아동 상 성범죄자와 성인 상 성범죄자

사이에 시각반응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 실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아동 상

성범죄자들이 치료 혹은 여러 다른 개입 로

그램을 수행한 후에 일탈 성 선호가 개선

되었는지를 조사하는 연구이다. 물론 치료

개입 로그램의 효과성 확인과 선별이 우선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300 -

되어야 한다는 연구의 어려움이 상되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연구 근 성이 용이하지 못한 특수한 지 를

갖는 범죄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는 그 제한

과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형사정책을 수립

함에 있어서 실증 근거를 제시한다는 에

서 매우 요하며, 궁극 으로 사회의 안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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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Reaction Time as Measure of Sexual Interest

in Heterosexual Men and Women

Ryeo-Jin Ko Soo Jung Lee So Hyun Lee

Criminological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ssessed visual reaction time as a measure of sexual interest in self-identified

heterosexual men and women. Data collected from 92 college students(42 males and 50 females; age

M=18.74, SD=.92). Participants rated sexual attractiveness of each picture while the length of time they

spent time each picture was unobtrusively measur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is sex difference of

visual reaction time on picture types. Men viewed opposite sex pictures significantly longer than same sex

pictures, whil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 women. Men viewed adult pictures significantly longer

than child pictures, whil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 women. Men viewed opposite sex pictures

significantly longer than did women. Women viewed same sex pictures significantly longer than did men.

Ratings of sexual attractiveness and visual reaction time were positively correlated. Women reported

significantly more psychological comfort while they looked at each picture than did men.

Key words : sex difference, visual reaction time, viewing time, sexual inter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