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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주행동 향요인의 성별 비교

김 원 경†

고려사이버 학교 상담심리학과

청소년 음주행동에 한 향요인을 탐색하고 남녀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비교 분석하기 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0 청소년 건강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국의 청소년 2,827명의 음주행동 련요인을 분석하 다. 청소년 음주행동 련요인으로 개인․

심리 요인(스트 스, 우울, 불안, 충동성, 자존감, 자기효능감, 신체만족도, 건강지각)과 사회․환

경 요인(부모양육행동, 물질 지원, 사회 지지, 사회참여, 가족유 , 선생님유 , 친구유 )의

상 향력을 분석하고, 청소년의 남녀 성별에 따라 음주행동 언변인과 그 상 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악하고자 하 다.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 스,

우울, 충동성, 사회 지지, 사회참여, 신체만족도, 자존감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청소년 간 향 요

인 상에 차이를 보 다. 남자청소년은 스트 스, 우울 다음으로 선생님과의 유 가 음주행동을

언하는데 유의미한 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청소년은 스트 스, 우울, 충동성 외에

신체만족도가 음주행동 언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 남자청소년은 가족과의 유

요인이 음주행동 향요인으로 유의미하 으나 여자청소년에게는 가족유 요인은 음주행동의

언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청소년의 음주행동 련요인으로서 스트 스의 향력을

논의하고 남녀 청소년의 음주행동 련 요인 상의 차이를 보인 결과에 해 청소년 음주행동에

한 개인․심리 요인과 사회․환경 요인이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기능한다는 것을 시사

하고 있어 이들 요인에 한 요성을 논의하 다. 청소년 음주행동 방 비행에 한 로그

램 개발 책 수립을 한 본 연구 결과의 용 가능성과 함의를 논의하 다.

주요어 : 청소년 음주행동, 남녀 청소년, 스트 스, 우울, 선생님유 , 신체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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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발달 주기 에서 청소년기는 신체 ,

심리 , 사회 인 모든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도 이 이루어지는 인생의 환기라고 볼 수

있는 시기로서 신체 으로나 정신 으로 건강

한 삶을 하는 것이 요한 발달 시기에

해당한다(박선혜, 강주희, 종설, 오혜정, 2010;

Peterson, Kennedy, & Sullivan, 1991). 이처럼 청

소년의 건강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청소년 건

강의 험 요인 건강 험 행동에 한 내

용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박남희, 이해정, 2002;

손민성, 김미선, 윤기찬, 최만규, 2013). 청소년

음주 행동은 이와 같은 청소년 건강 험 요

인 표 인 것으로서, 청소년 음주에 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보다 건강한 청소년기를

하도록 하는 근이 이루어져 왔다.

청소년의 음주는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청소

년에게 유해한 약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

년의 음주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고등학생 음주를 경험한 학생은 반 이상

이었으며 재 음주율은 20.6%에 달하고 있

다. 이는 2005년도의 청소년 재 음주율이

27.0% 던 것에 비하면 히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

병 리본부, 2012), 다른 나라 청소년의 음주

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미국 학교 1, 2

학년의 음주율은 각각 7.3%와 16.7%인데 비해

서 한국의 학교 1, 2학년의 음주율은 각각

17.1%, 19.5%로 조사되어(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 2010)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음주행동 비율

이 미국 청소년들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음주행동은 여자보다 남자 청소

년에게서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나(김

용석, 2000; 김지경, 김균희, 2013), 여자 청소

년의 음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박남

희, 2005; 박재은, 정슬기, 서진환, 2012)와

여성의 음주는 불임과 연 된다거나(Eggert,

Theobald, & Engfeldt, 2004), 임신 의 음주는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험한 향을 미친

다는 연구 결과(국립서울병원, 2009)등을 통해

여자 청소년의 음주는 성인기의 음주문제로

이어지는 험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유 역인 임신과 출산에 한 잠재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어 여자 청소년의 음

주에 해서는 특별히 심을 가지고 근하

여 청소년의 음주행동이 남녀별로 따로 근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국 규모의 청소년을 상으로 청

소년 음주행동을 언하는 련 요인을 악

하고 그러한 향 요인의 남, 여 청소년별 차

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음주행동은 청소년이라는 사회

지 로 인해 일탈행동의 범주에 해당하는 ‘지

비행’으로서 성인의 음주행동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으며(진혜민, 배성우, 2012; 황성 ,

2012),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의 음주를 비행이

론 근을 통해 원인 규명을 시도한 연구가

상당 수 있다(이재경, 정슬기, 2010; 황성 ,

2012; 황성 , 이강훈, 2013). 그러나 이러한

다각 시각으로 청소년 음주의 향 요인을

근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 개인 수 의

향력과 환경 향력을 총체 으로 설명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 하여(김지경, 김균희,

2013), 청소년 음주 련 요인에 한 이해를

해서는 개인․심리 요인과 사회․환경

요인을 통합 으로 고려하려는 시도가 이루어

져 왔다(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청소년 음주행동과 련된 개인․심리 요

인으로는 우울, 충동성과 같은 부정 정서성

이 표 인 향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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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규, 김숙경, 2009; 천, 2010; Kirkcaldy,

Siefen, Surall, & Bischolff, 2004). 특히 부정 정

서 우울은 음주행동에 한 험요인으로

꾸 히 연구되어 왔으며( 안나, 2012) 우울의

정서는 음주행동을 유발하고 이어서 자살 충

동 자살시도와 같은 험행동으로 이어지

거나 흡연행동과 같은 다른 비행으로 이어

지는 험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지 되어 왔

다(윤명숙, 조혜정, 2011). Chen과 동료들(2008)

은 충동성, 공격성, 우울과 같은 부정 정서

성은 음주행동을 포함한 청소년 문제행동과

한 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심리

정서 요인은 신체 , 사회 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감각 행동을 추구하고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성향으로 인해 음주와 흡연뿐

아니라 약물남용과 비행 자살과 같은 극

단 행동과 련이 있다는 에서 험하

다고 지 하 다(Viatro, Brendgen, Adouceur,

& Tremblay, 2001). 우울과 더불어 스트 스 역

시 음주행동의 향 요인으로 많은 연구가 이

루어졌다. 스트 스가 높을수록 스트 스 해

소의 방편으로 음주행동을 하거나 스트 스로

인한 비효율 감정조 우울의 유발이 음

주행동으로 이어지는 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박재은 등, 2012; 이지숙, 이 재, 2009). 그러

나 높은 수 의 스트 스로 인해 음주행동이

나타나는지에 한 인과 계에 해서는 일

성 있는 연구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박남희, 2005) 스트 스와 음주행동 간의

련성에 해 보다 심층 인 연구가 필요한 실

정이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로

서 자아개념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과 같

은 자기통제 측면의 요인이 청소년기 다양한

행동에 향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청소년

기 음주행동과 련된 요인으로서 자아존 감

과 자기효능감은 많은 연구를 통해 그 향력

이 강조되었다. 음주 흡연과 같은 건강

험행동은 낮은 자아존 감과 련되거나(박남

희, 이해정, 2002; 안나, 2012), 자기효능감이

나 자아존 감이 높은 것은 주행 의 이행

정도가 높은 것과 련 있었다(조성기, 2001;

Nash, McQueen, & Bray, 2005). 한 자신의 건

강에 한 신념이 낮거나 건강에 한 지각이

부정 일수록 음주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 음주행동에 한 개인 요인으로 청소년

개인이 지각하는 건강에 한 심도가 포함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도은 , 홍 란, 2012).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

한 사회․환경 요인으로는 부모와 가정환

경, 래 친구, 교사 학교 환경, 지역사

회 제도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지

경, 김균희, 2013; 박재은 등, 2012). 부모

가정환경은 청소년발달에 향을 미치는 일차

환경으로 청소년 음주행동에 해서도 주

요한 향 요인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여러 연

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부모의 음주행동은 청

소년자녀에게 음주행동에 한 기 를 상승시

키며 음주행동에 한 정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강화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명재신, 송민경, 김청송, 2011).

한, 부모의 자녀 양육행동 자녀와의 상

호작용 역시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향을 미

치고 있는데, 자녀에 한 통제가 낮은 방식

의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가 음주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에 직 향을 미치거나 조

효과를 가지는 것과 같은 간 인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석, 박명숙, 2000;

김재엽, 이근 , 2010; 류나미, 윤혜미, 2006;

조혜정, 윤명숙, 2010). 부모 양육행동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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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계의 질 측면을 포함하는 가족

결속력 가족 유 감도 청소년의 음주행동

과 련성을 가지며, 청소년 음주행동에 한

가족유 감의 향력에 한 연구도 다수 찾

아볼 수 있다(김 미, 2006; Fang & Schinke,

2011).

청소년 음주행동 향 요인 에서 청소

년기의 래 친구 요인은 그 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지 되고 있다(김순규, 김숙

경, 2009; 이정환, 2010; 안나, 2012; 황성

, 2012). 래의 음주행동, 음주에 한 태

도, 음주 빈도, 음주량 모두가 청소년의 음주

행동에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청

소년기의 친구 계는 음주행동 언 변인으

로 매우 요한 기능을 한다(정명숙, 이동수,

2008). 이러한 래 향력은 여자청소년만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 요인으로 밝 져(김주형 등, 2002; 이

정환, 2010) 친구 요인은 성별에 상 없이 청

소년의 음주행동에 강력한 향력을 행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래와 더불어 청소년의 학교 환경은 청소

년에게 가정만큼 요한 기능을 하는 환경체

계로서, 학교환경체계를 통해 래, 교사와

한 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 환경을 포함하여 교사와의 애착 청

소년에 한 교사의 정서 지지와 같은 교사

와의 유 감은 음주행동을 포함한 청소년 비

행의 요한 향 요인이다(이주리, 2008).

부모, 친구, 교사와의 계 외에 청소년기의

확 되는 사회 계 속에서 다양한 인

계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사회 지지는 인

계에 의한 상호작용을 그 기본 개념으로 하

고 있으며, 사회 상호작용의 단 과 직결되

는 사회 고립 사회 지지 기반의 약화는

건강행동에 역기능 이며 사회 지지는 문제

음주를 감소시키는 등 심리 건강 증진에

정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남희,

2005). 가족이나 친구, 교사와의 계를 포함

하여 다양한 사회집단에서 청소년에 한 사

회 지지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서비

스를 물질 으로나 정서 으로 히 제공하

는 기능을 하고 이를 통해 스트 스를 낮추고

심리 안녕과 응에 도움을 주어 보다 나은

심리건강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손

민성 등, 2013). 따라서 청소년 음주행동에

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요인으로서 사회

지지는 요한 향요인에 포함될 수 있으며,

자원 사 활동이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서도 사회 지지가 더욱 강화되거나 는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개인의 자아개념이 고

양되며 이러한 기능이 음주행동과 같은 비행

에 해 매개 기능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음주행동에 한 사회 지지와 사회참

여의 정 기능을 악할 수 있다(구승신,

정옥희, 장성화, 201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

년들의 음주행동 향 요인을 악하기 한

다수의 연구들이 실증 자료를 제공하고 있

으나(이은희, 유혜옥, 박상미, 2009; 정명숙, 이

동수, 2008), 분석 상 청소년의 표집의 한계

나 지역 분포의 한계와 같은 문제로 인해

표본의 표성이 약한 임의 추출 표본 자료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진 결과가 부분이어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김

지경, 김균희, 2013). 한 일반 청소년의 음주

행동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의 연구 동향은

청소년을 고등학생 는 학생만을 포함시켜

연구 결과를 반 함(김미정, 고명숙, 2008; 서

경 , 2010)으로써 청소년 체에 일반화시키



김원경 / 청소년 음주행동 향요인의 성별 비교

- 195 -

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음

주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여자 청소년의 음주

행동에 한 구체 연구 결과가 축 되어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Zhong & Schwartz,

2010) 청소년 음주연구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별을 하나의 변수

로만 포함시키거나 여자 학생만을 상으로

하거나(정슬기, 2007) 는 여자 학생만을

연구 상에 포함하고 있어서 여자 청소년

체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김수

옥, 2008; 서경 , 2010)

청소년 음주 연구의 연구 상에 한 문제

외에도, 청소년 음주행동에 한 기 연구는

주로 청소년 음주의 황 악을 한 실태조

사에 머물러 있었으나(간경애, 김 혜, 김성천,

2001; 박재은 등, 2012) 차로 음주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악하는 연구와(김승수,

2006; 박소연, 이홍직, 2013; 안정선, 김희경,

최은숙, 2003) 음주와 흡연, 음주와 비행의

련성을 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

미, 2005; 손병덕, 2013). 그러나 선행연구

검토 결과, 청소년의 음주행동 련 변인들

간의 연 성에 한 결과가 일 성이 부족하

고(박남희, 2005; 박남희, 이해정, 2002),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도 제한 이 측면이 있다는

지 (손민성 등, 2013)을 토 로 분석 상 청

소년의 지역 한계와 표집의 문제를 극복하

고 청소년 음주 련 요인을 제한 으로 다루

는 을 보완하고자 하 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확률표집을 통해 기존의 표집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 규모의 청소년을 상으로 하

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0 한국청소년

건강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도를 제

외한 국의 , , 고 재학생을 상으로 우

리나라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악하고자 하

으며, 음주행동의 련변인 규명을 해 음주

향 요인을 개인 내 ․심리 요인 사

회․환경 요인을 포함하여 포 이며 체계

으로 근하려는 시도를 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개인․심리 요인과

사회․환경 요인에 따른 음주행동의 향력

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음주행동

을 측하는 요한 요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음주행동에 한 구체 실증 자료를 마련하

고 궁극 으로 남녀 청소년의 음주 방

건강 증진 로그램 개발과 정책수립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2010 한

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하나인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그 연구의

조사 상자 에서 음주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본 연구의 연구 상으로 하 다.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의 건강실태 조사를 한 자료수집

방법은 제주도를 제외한 국의 ․ ․고등

학생을 상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표본 추출을 한 다음 학교방

문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집단설

문조사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상은

남녀 등학생 4～6학년 2,657명, 남녀 학생

1～3학년 3,254명, 남녀 고등학생 1～3학년

3,933명으로 총 9,844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토

로 음주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 총 2,827명

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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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독립변인

선행연구 결과에 기 하여 음주행동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심리 요인, 사회․

환경 요인의 두 개 범주로 분류하여 독립변

인을 구성하 다. 개인․심리 요인으로 성

별, 우울, 불안․긴장, 충동성, 자기존 감, 자

기효능감, 건강지각, 신체만족도, 스트 스 요

인을 포함하 다. 사회․환경 요인으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용돈을 포

함한 물질 지원, 가족 유 계, 사회 지지,

사회참여, 선생님 유 계, 친구와의 유

계 요인을 포함하 다. 성별을 제외한 모든

측정 변인의 문항은 ‘ 그 지 않다’(1 )

～ ‘매우 그 다’(4 )의 Likert척도 상에 응답

하도록 하 으며, 성별은 더미변인 처리를 통

해 분석에 포함하 다.

독립변인을 보다 구체 으로 설명하면, 우

울감과 불안․긴장, 충동성의 측정은 정신건

강을 측정하는 문항을 질문의 구성과 내용에

따라 의 세 가지 하 범주로 분류하 으며,

각 문항의 로는 ‘기분이 울 하다.’(우울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다.’(불안․긴장), ‘무

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충동

성)의 질문을 포함한다. 자기존 감 자기효

능감은 건강실태 조사의 정신건강 측정에 사

용된 자기존 감 척도(5문항)와 자기효능감 척

도(9문항)를 사용하 으며, 건강지각과 신체만

족도 문항은 각각 단일 문항으로 구성된 것으

로, 자신의 신체건강 정신건강 상태에

한 질문과 자신의 신체에 한 주 만족도

에 해 1 ～4 까지의 Likert척도 상에 응답

하도록 하 다. 스트 스 요인은 부모 친

구 계를 포함한 인 계 스트 스, 외모와

신체상에 한 스트 스, 가정형편과 경제

사정에 한 스트 스, 학업 진로에 한

스트 스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12개 문항이 분석에 투입되었다.

단일문항을 사용한 측정변인을 제외한 각

측정 도구의 내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계수는 우울감=.85, 불안․긴장= .85, 충

동성= .86, 자기존 감 =.87, 자기효능감=.88,

스트 스=.83로 각각 나타났다.

사회․환경 요인의 측정에는 부모양육행

동 척도가 포함되었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에 해 10개의 문항을 묻는 척

도로서, 문항의 로는 ‘부모님은 나를 잘 알

고 이해해 주신다.’, ‘고민을 들어주신다’와 같

이 주로 부모와의 애착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 합치도 신뢰도 계수

인 Cronbach’s alpha 계수는 .94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한 용돈을 포함한 지원에

한 4개의 문항이 물질 지원을 측정하는데

투입되어 분석하 다. 문항의 로는 ‘부모님

은 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부모님

은 경제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를

포함하며, 4개 문항에 한 내 합치도 계수

는 .78로 나타났다. 가족유 를 측정하는 문항

으로는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 다’와 같이

가족 간의 유 계를 4 척도 상에 응답하

는 5개 문항을 사용하 으며 이 척도에 한

신뢰도계수인 Cronbach’s alpha 계수는 .92로 매

우 높게 나타났다. ‘주 에 내가 힘들거나 어

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 이나 시설

이 있다’는 문항을 포함하여 사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에 한 질문을 포함하는

사회 지지는 총 3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여

분석에 투입되었으며, 3개 문항에 한 내

합치도 신뢰도 계수는 .82로 나타났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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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나 교회,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는 문항을 포함하는 사회참여 문항

도 사회․환경 요인의 측정변인으로 분석에

투입되었으며 총 3개 문항이 포함되었고 이에

한 내 합치도 신뢰도 계수는 .79 다.

청소년의 건강에 향을 주는 사회․환경

요인으로 학교요인이 포함되었고 본 연구에서

는 선생님과의 유 친구와의 유 를 측정

하여 분석에 포함하 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

신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가와 같은 질문이 선생님 유 를 측정하

는 문항으로 사용되었고 총 3문항을 통해 선

생님과의 유 를 측정하 으며 이들 문항에

한 내 합치도 신뢰도 계수는 .89로 나타났

다. 한, 친구들과의 유 계를 묻는 3개 문

항을 통해 친구와의 유 계를 측정하 으며

이들 문항에 한 내 합치도 신뢰도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청소년의 음주행동으

로, 청소년건강실태 조사에 사용된 건강행동

의 문항 음주행동을 묻는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 다. 음주행동은 음주의 빈도와 강도

를 묻는 문항으로 모두 Likert 척도 상에 응답

하는 연속 변인을 사용하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음주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세 가지 분석단계(빈도분

석, 상 분석, 회귀분석)로 나 어 이루어졌다.

첫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알아보기

한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상 분석

에서는 모든 음주행동 련 변인(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인 ‘음주행동’과의 상 계 독립

변인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함으로써 각 변

인들이 95%의 신뢰도 수 내에서 통계 으

로 유의미한 계를 가지는지, 한 어떤 연

구 변인들이 서로 상 을 보이며, 어떤 변인

들이 서로 상 을 보이지 않는지를 살펴보았

다. 셋째, 회귀분석을 통하여 청소년의 음주행

동을 언해주는 독립변인들을 보다 구체 으

로 악하 다. 이를 해 첫 번째 회귀모형

에서는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

고 연구 상자 체 남, 여 청소년의 음주행

동 련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음주행동

언 변인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회귀모형에

서는 성별의 효과를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

기 하여 남자 청소년만을 상으로 음주행

동 련요인 악을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세 번째 회귀모형을 통해 여자 청소년

의 음주행동 향 요인을 악하기 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세 가지 회귀분석을 통해

각 독립변인들이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얼마나

잘 설명해주고 있는지, 한 남녀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언해주는 변인들이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 다.

결 과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연구 상자의 특성은 성별, 학교 별, 거주

지별, 가족구성에 따른 특성으로 분류하여 살

펴보았으며, 표 1에 분포별 특성을 제시하

다. 성별 분포는 남자 청소년 1,579명, 여자 청

소년 1,248명이 자료 분석에 포함되어, 남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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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음주행동의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재학 인

학교 교 별 분포는 등학교 4학년～6학년

재학생 259명, 학생 641명, 고등학생 1,927명

이 포함되어 교 이 높아질수록 음주 경험이

많아짐을 반 하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서울

401명, 역시 952명, 시군 거주 1,474명이 포

함되었다. 연구 상자의 가족구성별 특성은

양부모가정 청소년이 2,293명으로 가장 많았으

며, 한부모 가정 청소년 390명, 조손가정 청소

년 50명, 기타 형태의 가정 청소년 73명의 분

포를 보 다.

연구변인들 간의 상

음주행동과 개인․심리 요인(우울, 불안․

긴장, 충동성, 신체만족도, 건강지각, 스트 스,

자기존 감, 자기효능감) 사회․환경 요

인(부모양육행동, 물질 도움, 가족유 감, 사

회 지지, 사회참여, 선생님유 , 친구유 ) 간

연 성 탐색을 한 기 분석으로 Pearson

률상 분석을 실시하 다. 표 2에 제시된 바

와 같이 청소년의 음주행동은 p <.01의 유의

도 수 에서 부정 정서 요인(우울, 불안․긴

장, 충동성)과는 정 상 을 나타내고 있어

부정 정서성이 높을수록 음주행동을 더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 스도 음주행

동과 정 상 을 나타내고 있어서(r=.21, p

<.01), 스트 스가 높을수록 음주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체만족

도 자신의 건강에 한 지각, 자기존 감,

자기효능감은 음주행동과 부 상 을 보이고

있어, 자신의 신체상에 해 만족스럽지 않거

나(r=-.09, p <.01) 자신의 건강에 해 스스로

건강하지 못한 편이라고 느낄수록(r=.30, p

<.01), 그리고 자존감(r=-.03, p <.01) 자기

효능감(r=-.08, p <.01)이 낮을수록 음주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주행동과 사회․환경 요인의 상

을 살펴보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행동이 통제가 심할수록(r=-.13, p <.01), 물질

도움이 빈약할수록(r=-.07, p <.01), 가족

(r=-.11, p <.01) 친구(r=-.05, p <.01), 선생

님(r=-.12, p <.01)과의 유 감이 약할수록 음

주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지지가 낮을수록(r=-.04, p <.01), 그리고 사회

참여를 많이 하지 않을수록(r=-.08, p <.01) 음

주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음주행동 간에도 유의미한 상 을

보이고 있어, 남학생일수록 음주행동을 더

많이 하고(r=.08, p <.01), 여학생일수록 우울

사례수 %

체 2,827 100

성별
남자 1,579 55.9

여자 1,248 44.1

재학 인

학교 교

등학교 259 9.1

학교 641 22.7

고등학교 1,927 68.2

거주지

서울시 401 14.2

역시 952 33.7

시군 1,474 52.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2,293 81.1

한부모가정 390 13.8

조손가정 50 1.8

기타 73 2.6

무응답 21 0.7

표 1. 연구 상자의 인구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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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9, p <.01), 불안(r=-.13, p <.01), 충동성

(r=-.04, p <.01)과 같은 부정 정서를 더 많

이 나타내며, 스트 스도 더 많이 느끼는 것

(r=-.20, p <.01)으로 나타났다. 한 남학생일

수록 자신의 신체에 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r=.19, p <.01), 가족유 감과 성별 간

에는 유의미한 상 이 나타나지 않았다(r=.01,

ns).

음주행동 련요인 분석

남녀 청소년 체의 음주행동 련 요인

회귀분석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한 련 요인들의

언 정도 구체 설명력을 알아보기

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독립변인은

성별, 개인․심리 요인(우울, 불안․긴장, 충

동성, 신체만족도, 건강지각, 스트 스, 자기존

감, 자기효능감) 사회․환경 요인(부모

양육행동, 가족유 감, 경제 지원, 사회 지

지, 사회참여, 선생님유 , 친구유 )이었으며,

종속변인으로 음주행동을 분석에 투입하 다.

표 3에 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

음주행동 련변인 체는 청소년의 음주행

동을 약 9% 설명하 다(R2=.089, p <.001). 청

소년의 음주행동에 한 독립변인들의 상

향력을 살펴보기 하여 베타계수를 비교해

본 결과, 성별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스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1.00

2. .08** 1.00

3. .19** -.19** 1.00

4. .17** -.13** .71** 1.00

5. .19** -.04** .54** .61** 1.00

6. -.09** .19** -.27** -.21** -.15** 1.00

7. .21** -.20** .57** .51** .43** -.35** 1.00

8. -.10** .03** -.27** -.26** -.19** .25** -.33** 1.00

9. -.03** .02* -.25** -.23** -.21** .19** -.21** .28** 1.00

10. -.08** .08** -.32** -.27** -.22** .26** -.32** .32** .62** 1.00

11. -.13** .02* -.31** -.25** -.24** .19** -.38** .29** .36** .46** 1.00

12. -.07** -.04** -.15** -.13** -.16** .08** -.23** .21** .30** .32** .59** 1.00

13. -.11** .01 -.26** -.22** -.24** .16** -.34** .29** .36** .41** .71** .49** 1.00

14. -.04** .06** -.28** -.20** -.15** .19** -.27** .26** .29** .38** .40** .25** .39** 1.00

15. -.08** .02* -.16** -.09** -.08** .14** -.15** .14** .18** .30** .27** .12** .27** .46** 1.00

16. -.12** .05** -.23** -.17** -.14** .21** -.28** .22** .28** .43** .42** .24** .38** .41** .37** 1.00

17. -.05** -.03** -.24** -.19** -.17** .11** -.20** .27** .37** .36** .35** .32** .37** .35** .14** .36** 1.00

* p <.05, ** p <.01

1. 음주행동, 2. 성별, 3. 우울감, 4. 불안긴장, 5. 충동성, 6. 신체만족, 7. 스트 스 8. 건강지각, 9. 자존감, 10. 자기효능감,

11. 부모양육행동, 12. 물질 지원, 13. 가족유 , 14. 사회지지, 15. 사회참여, 16. 교사유 , 17. 친구유

표 2. 음주행동 련변인들 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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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스 > 우울 > 충동성 > 사회 지지 >

선생님과의 유 > 자존감 > 부모양육행동

> 사회참여 > 가족유 감 > 신체만족도 순

으로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잘 설명해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스트 스, 우울, 충동성이 심

할수록,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자존감과 가

족유 감이 높을수록 음주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선생님과의 유 가 낮

을수록,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의 건강에 한

심도가 낮을수록, 부모의 청소년에 한 양

육태도가 온정 이지 않은 것으로 지각할수록,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음주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심리 변인 에서 부정 정서를

나타내는 불안과 긴장, 자아존 감 요인은 청

소년의 건강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효

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환경 요인 에서 물질 지원, 가족유 감

요인 한 음주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않았다.

한편, 성별이 청소년 건강행동을 설명하는

데 향력이 큰 만큼, 성별을 남녀 따로 분리

하여 성별에 따른 음주행동 련 변인들의

향력을 검증하 다.

남자 청소년 음주행동 요인 회귀분석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남자 청소년의 음

주행동에 한 언 변인들의 상 향력

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

다.

분석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인

남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약 6.7% 설명하고

있어(R2=.067, p <.001) 모형은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의 효과를 분리하지 않은 통

합 회귀분석 모형보다 설명력이 다소 낮아졌

다. 남자 청소년들의 음주행동을 언하는 독

립변인들의 상 향력을 살펴보기 하여

베타 계수를 비교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음주

행동은 스트 스가 가장 향력이 큰 변인으

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우울 > 선생님과의

유 > 충동성 > 사회 지지 > 자존감, 가족

유 > 사회참여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음주행

동은 스트 스가 높을수록, 우울함을 많이 느

낄수록, 선생님과의 유 계가 약할수록, 충

독립변인
Model 1(통합)

표 화계수(β) t

개인․

심리

요인

성별 .130 11.989***

스트 스 .116 8.156***

우울 .095 5.782***

충동성 .081 6.002***

불안․긴장 -.004 -.262

신체만족도 -.034 -3.009**

자존감 .063 4.522***

자기효능감 -.001 -.068

건강지각 -.003 -.206

사회․

환경

요인

부모양육행동 -.044 -2.557**

가족유 .037 2.366**

사회 지지 .074 5.668***

사회참여 -.043 -3.542***

선생님유 -.065 -5.107***

친구유 .008 .680

물질 지원 -.008 -.583

결정화계수(R2) .089

adj. R2 .087

F 43.553***

* p <.05, ** p <.01, *** p <.001

표 3. 청소년 음주행동 련 변인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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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이 높을수록,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자

존감 높을수록, 가족 간 유 감 높을수록, 사

회참여가 낮을수록 음주행동을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스트 스 요인이 음주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향력이 큰 변인인

것은 통합모형과 공통 으로 나타난 결과인

반면, 남자청소년은 선생님과의 유 요인이

스트 스 다음으로 음주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에는 사회․환경 요

인으로서 학교에서의 선생님과의 계가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사회․환경 요인 에서는 선생님과의 유

외에 가족유 감 사회 지지가 남자 청소

년의 음주행동을 설명하는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통합회귀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불

안․긴장, 자기효능감, 신체만족도, 물질 지

원, 친구와의 유 감 요인은 남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 으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한 남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

하 다.

여자 청소년 음주행동 요인 회귀분석

여자 청소년의 음주행동 련 변인들의 상

향력을 알아보기 한 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에 제시하 다.

분석 결과, 모든 독립변인들은 여자 청소년

의 음주행동을 약 11.5% 설명하고 있어(R2=

.115, p <.001),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이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설명하

는데 더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행동

언 변인들의 상 향력을 알아보기

해 베타계수를 비교한 결과, 여자 청소년 역

시 스트 스 요인이 가장 향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우울 > 충동성

> 사회 지지 > 자존감 > 신체만족도 > 사

회참여 > 선생님과의 유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은 우울, 충동성, 스트 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존감 높고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음주행동을 많이 하며, 신체만족도

가 낮고, 사회참여 선생님과의 유 감 낮

을수록 음주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과 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모형과 남자청소

독립변인
Model 2(남자청소년)

표 화계수(β) t

개인․

심리

요인

스트 스 .114 6.012***

우울 .084 3.852***

충동성 .075 3.965***

불안․긴장 -.011 -.497

신체만족도 -.016 -1012

자존감 .050 2.591**

자기효능감 .022 1.076

건강지각 .006 .316

사회․

환경

요인

부모양육행동 -.046 -1.923

가족유 .050 2.273*

사회 지지 .063 3.366***

사회참여 -.038 -2.132*

선생님유 -.080 -4.423***

친구유 -.011 -.609

물질 지원 -.006 -.313

결정화계수(R2) .067

adj. R2 .063

F 17.212***

* p <.05, ** p <.01, *** p <.001

표 4. 남자 청소년의 음주행동 련 변인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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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음주행동 분석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여

자청소년의 음주행동 언에서도 스트 스가

가장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울 충동성 요인이 여자 청소년의 음주행

동 언에 요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

타나 이 결과는 통합모형에서의 음주행동

언의 결과와 유사하 으며, 이로써 남녀청소

년 모두 스트 스 요인이 음주행동을 언하

는 가장 요한 요인이며 우울 충동성과

같은 부정 정서 요인 역시 음주 행동의

언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 다.

남자청소년의 음주행동 언 모형 분석에서

와 달리 여자청소년의 음주행동에 있어서 자

신의 신체에 한 만족도가 유의미한 효과를

보 으며, 남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해 유

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던 선생님과의 유 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설명력이 다소 낮았

다. 한 남자 청소년과 달리, 가족과의 유

감은 음주행동을 언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하

지 않았다. 한편, 개인․심리 요인 불안

긴장은 여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유의미

하게 설명하지 못하 으며, 남자 청소년의 회

귀모형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 물질

지원, 친구와의 유 감은 여자청소년의 음

주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행동과

련된 청소년 개인의 심리 요인 사회․

환경 요인을 총체 으로 근하여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보다 더 면 히 측할 수 있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 다. 특히 남녀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언하는 다양한 련변인들이 어

떻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여

성별에 따른 청소년 음주행동의 이해와 방

책 구축을 한 실증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우울, 불안, 충동성과 같은

개인의 부정 정서 련 요인,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 신체만족도, 개인이 지각하는 건

강상태를 개인․심리 요인에 포함하고, 부

모 양육행동, 가족유 감, 사회 지지, 사회활

독립변인
Model 3(여자청소년)

표 화계수(β) t

개인․

심리

요인

스트 스 .112 5.409***

우울 .107 4.499***

충동성 .081 6.002***

불안․긴장 .005 .197

신체만족도 -.062 -3.818***

자존감 .084 4.229***

자기효능감 -.033 -1.536

건강지각 -.016 -.910

사회․

환경

요인

부모양육행동 -.039 -1.578

가족유 .019 .846

사회 지지 .086 4.758***

사회참여 -.049 -2.931**

선생님유 -.045 -2.490*

친구유 .032 1.894

물질 지원 -.010 -.547

결정화계수(R2) .115

adj. R2 .111

F 29.874***

* p <.05, ** p <.01, *** p <.001

표 5. 여자 청소년의 음주행동 련 변인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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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참여, 선생님과 친구들 간의 유 요인을

사회․환경 요인으로 포함하여 음주행동을

유의미하게 측할 수 있는 변인을 규명하고

자 하 다.

이와 같은 목 을 해 분석을 시도한 결과

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의 음주행동 련 요인들은 성별에 따른 효과

가 매우 유의미한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성별을 제외하면, 스트 스 요인과 우

울감이 음주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향력 있

는 요인으로 밝 졌으며 이는 개인의 심리 ,

정서 상태가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언하는

요한 효과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통해 남, 여 청소년 간의 음주행동

언 변인을 보다 면 히 탐색하기 한 후속분

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남녀 청소년 모두

스트 스와 우울 요인이 음주행동을 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향력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이 의 결과와 유사하 으나, 그

외의 음주행동을 설명하는 변인 상에 남녀 청

소년 간에 차이를 나타냈다. 가족과의 유 감

은 남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여자 청소년의 음주행동 향 요

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만족도는

여자청소년의 음주행동 향요인으로 유의미

한 효과를 지니지만 남자청소년의 음주행동에

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음주행동에 한 련 요인 간의 상 향

력을 비교한 결과, 선생님과의 유 는 여자보

다 남자 청소년에게 더욱 설명력이 큰 련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의 스트

스는 음주행동에 강력한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서 청소년기에 당면하는 신체 , 사회 ,

심리 발달을 둘러싼 발달과업 스트 스와

더불어 개인의 다양한 스트 스 요인은 그러

한 스트 스 해소를 해 음주행동을 유발하

는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며(박남희, 2005; 손민성 등, 2013), 건강한 청

소년기를 하기 해서 스트 스 리가

필요하다는 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스트

스 측정에는 부모 형제자매와의 계, 교

우 계, 이성 계 등의 인 계 스트 스를

포함하여 진로와 학업에 한 스트 스, 가정

의 경제 형편에 따른 스트 스, 외모나 건

강에 한 스트 스를 모두 포함하여 스트

스 측정을 하 다. 신체 , 사회 , 인지 , 심

리 인 측면에서 모두 격한 변화를 겪는 시

기가 청소년기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를

둘러싼 다양한 스트 스는 청소년의 발달에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향력을 미칠 것임

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결과

에 근거를 둔 청소년 음주 방 리 로

그램의 기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스트

스 리 로그램을 포함하여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남자 청소년은 가족과의 유 가, 여자 청소

년은 신체만족도가 남, 여 청소년의 음주행동

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각각 차이를 나타

내고 있어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한 이해를

해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 상에 요한 시사

을 제공한다. 상 분석을 통해서도 남학생

일수록 자신의 신체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학생들은 상 으

로 자신의 신체에 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반 한 결과로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

다(김미 , 2012; Sherry, Jefferds, & Grummer-

Strawn, 2007). 즉, 여자 청소년들이 더욱 외모

에 민감하여 그로 인해 더욱 스트 스를 느끼

고 이러한 이 여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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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만족도가 요한 언 변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이러한 결과는 비만

과 스트 스를 보고한 여학생의 음주율이 남

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한 결과(서

미경, 최은진, 김동진, 박순우, 2008)를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어서, 여자청소년의 음주행동

이해에 있어서 신체만족도를 포함한 자신의

신체상에 한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남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족과의 유 감이 유의미한 요인

인 은 남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부모와 가

족 요인이 요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사회․환경 요인에서 가족은 일차

사회환경으로서 의의를 가지며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한 가족의 향력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김지경, 김균희,

2013).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와 청

소년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나 양육행동 부

모의 통제와 감독 등의 부모-자녀 계가 음

주행동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과 련한 음

주행동에 한 결과를 보고하 다(김고은, 조

남억, 2012; 김재엽, 이근 , 2010; 조혜정, 윤

명숙, 2010).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는 부모의

음주행동이나 음주에 한 태도가 음주환경으

로서의 기능을 하여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향을 미치는 결과(명재신 등, 2011; 황성 ,

2012)와 같이 가족의 기능 상호작용과 사

회학습 매개체로서의 가족과 부모의 역할이

음주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는

것이 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가족 구성원과의 계의 질 측면인 가

족 유 감이 청소년, 특히 남자청소년의 음주

행동에 한 향 요인임을 규명하게 된 것은

청소년 음주행동에 한 사회․환경 향력

에 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다 확장한 결

과로서 의의를 갖는다.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있어서 선생님과의

유 가 유의미한 언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

는 청소년기 학교 환경의 요성을 강조했

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며(박재은

등, 2012; 이주리, 2008) 학교 변인 에서도

교사의 기능이 향력이 있음을 강조한다.

한 선생님과의 유 가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언하는데 있어서 남자 청소년에게서 상

인 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

과는 남녀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있어서 사

회․환경 향력의 강도와 경로가 성별에

따라 달리 용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 음주행동 련요인에 한 기존의

수많은 연구를 통해 가장 강력한 사회․환경

요인으로 지 되어 왔던 것은 래 친

구 계인데(이정환, 2010; 황성 , 2010) 본 연

구에서는 친구와의 유 는 남녀 청소년 모두

에게 있어서 음주행동을 유의미하게 언하지

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행동을 포함한

청소년기 비행의 향 요인과 건강 험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청소년기 래집단이 음주,

흡연, 약물사용과 같은 건강 험행동, 청소년

비행에 향을 미치는 매우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김순규, 김숙경, 2009; 안나, 2012;

황성 , 이강훈,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

타난 결과는 후속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친구

계와 음주행동에 해 보다 심층 인 근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행동에 한 개인․심리

향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자아존 감

요인과 사회․환경 요인으로서 사회활동 참

여 사회 지지 요인을 포함하 으며, 자기

효능감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모두 남녀

청소년의 음주행동 언에 유의미한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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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주장들

과 일치하고 있으며 자기효능감의 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

과 다소 상반된 결과이다. 자기효능감은 청

소년 음주행동에 한 요한 보호요인으로

지 되어 왔으며(김순규, 김숙경, 2009; Nash,

McQueen, & Bray, 2005), 자아개념이나 자아존

감은 음주행동과 비행에 매개효과를 가지며

궁극 으로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 험

요인을 재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다수의 연

구(강주희, 박지혜, 종설, 2011; 최장원, 김희

진, 20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아

련 개념은 청소년기 신체 , 정신 건강에

한 요한 심리요인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 감이 음주행동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나,

그 련성의 방향은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음주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다소 상이하다.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스트 스에 더욱 잘 처한다는 선

행연구 결과(이혜순, 2013)를 고려할 때 자아

존 감이 높을수록 스트 스 처가 더욱 잘

일어날 수 있으며 따라서 스트 스가 높을수

록 음주행동이 증가하는 효과가 자아존 감을

통해 스트 스를 조 하는 효과보다 더욱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를 강조한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할

때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보다 면 히 검증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 사회 지지 사회활동 참여 요인도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 사와 같

은 사회활동 참여가 정신건강에 정 향

력을 행사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

다(김재엽, 이동은, 정윤경, 2013). 특히 사회

지지는 스트 스를 완화시켜 정신건강을 유지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포함(김 희, 김

희숙, 2010)하여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사회

지지가 음주행동에 한 보호요인으로서 효과

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 모두에 해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음주행동이 더 증가하는 효

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사회 지지는 자신에

게 도움을 주거나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이 있

는지와 같은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는데, 이는

청소년 자신들이 힘들거나 스트 스를 받을

때 이에 한 해소를 해 음주행동을 하는

것에 해서도 그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의미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사회 지지는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한

지지 효과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

나 스트 스에 한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도 스트 스가 음주행동에 향을 미

치는 요한 요인으로 밝 진 만큼, 스트 스

를 포함한 음주행동에 향을 주는 개인․심

리 요인에 한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거나 개인․심리 요인과 사회․환경

요인이 음주행동에 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는 등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는

음주행동 향요인으로서의 사회․환경 요

인에 한 보다 심층 인 후속연구의 필요성

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

원에서 실시한 규모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 포함된 음

주행동 련 변인 외에도 부모의 음주 여부,

음주에 한 청소년의 지식과 정의, 친구의

음주 여부 음주에 한 태도 등과 같은 정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206 -

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더욱 포 이고 다양

한 음주행동 련 변인에 한 개인․심리 ,

사회․환경 요인을 보다 세분하여 향력의

상 설명력을 다각 으로 탐색해 보기

한 후속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컨 ,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가족 유 감 외

에도 가족 구조( : 부자가족, 모자가족, 양부

모가정, 조손가정 등)에 따라 부자가족에서의

여자 청소년은 친구의 향력이, 모자가족의

여자 청소년은 부모와의 유 가 음주행동에

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김 미(2006)의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청소년 음주행동에

한 이해를 해서 다각 인 요인을 포함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청소년 음주행동에 한 이

해를 재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의의를 지닌다. 국 규모의

청소년을 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규명하고자 련 변인을 개인의 심리 요인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요인까지 총체 으

로 포함하여 조사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청

소년의 음주행동에 한 포 이고 기 인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 음주 방 로그램

개발과 실천 장 용을 한 기 자료 제공

그에 따른 기 효과를 마련하는데 기여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 청소년 음주는

방을 목 으로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

이 요하다는 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청소

년 음주 방 로그램을 한 이론 기반을

마련하는 토 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남, 여

청소년의 음주행동 향요인을 비교 분석함으

로써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이해하기 한 근

이 성별에 따라 다각 으로 달리 용되어야

함을 강조하 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음주

행동에 한 이해를 제고시키는데 일조하고,

남녀 청소년의 음주행동 언 요인이 어떻게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보다 세분화된 구체 인 임상 용이 가능

하도록 하 다는 에서 이론 , 실천 기반

을 마련하 으며 이를 토 로 한 효율 용

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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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s of drinking behavior in Korean male and

female youth

Wonkyung Kim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predictors of drinking behavior among male and female youth in Korea

using 2010 Korean Youth Health data. Participants were a total of 2,827 students from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Korea. Data were analyzed with bivariate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to investigate the relevant predictors of drinking behavior with such variables as psychological factors

(depression, anxiety, impulsivity, self-esteem, self-efficacy, satisfaction with body image, and stress), and

ecological factors (parenting, material support, family relations, social support, social participation, peer

relations, and relations to teachers). Results indicated that the predictors of drinking behavior among

Korean youth were stress, depression, impulsivity,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Relations to teachers

and family relation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of drinking behavior in male youth, while

satisfaction with body image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of drinking behavior in female youth. The

findings suggest future studies including a list of other influencing factors such as parents ’ attitude

toward drinking, peers’ habits of drinking, socio-economic status, and grade on health behavior.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 and prevetion programs of alcohol use were discussed.

Key words : drinking behavior, male and female youth, stress, depression, relations to teachers, satisfaction with body

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