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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sexual education programs focusing on media literacy 
on teachers as a pilot study. Methods: This study is a quasi-experimental study and a total of 81 teachers 
(intervention n=42, control n=39) participated. Results: A sexual education program focusing on media literacy 
was conducted in the form of an 18-hour structured education module. The results were mainly assessed by meas-
uring the teachers’ pre- and post-study awareness and self-efficacy related to sexual media literacy. Awareness 
related to sexual media literacy of the intervention group (86.3) showed greater improvement than that of the con-
trol group (76.8). Also, self-efficacy related to sexual media literacy among the intervention group (20.1) showed 
greater improvement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17.4). Conclusion: The results highlight the effects of sexual 
education programs focusing on media literacy, which can improve teachers’ competence in sexu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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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초고속 인터넷 등을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음란물과 유해환경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임신, 성매매, 

성폭력, 낙태 등 성과 관련한 문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왜곡된 성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2014). 2014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첫 성관계 경험 연령은 2005년 13.6세에서 

2013년 12.8세로 낮아졌으며, 남학생의 7.3%, 여학생의 3.2%

가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 경험자의 피

임 실천률은 남학생 44.1%, 여학생 42.2%로 나타났으며, 임

신 경험이 있는 여학생은 10.2%로 임신경험 학생의 71.6%가 

임공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Ministry of Edu-

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4) 여학생의 성관

계 경험은 임신, 출산, 낙태로 이어져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성 관련 콘텐츠를 찾

는 경향이 있다(Joo & Kim, 2013). 인터넷 음란물 접촉자는 

혼전 성교에 허용적이며, 이성에 대한 호기심, 음란물에 대한 

관심이 많다(Yang, 2011). 음란 영상매체의 접촉은 청소년의 

성충동을 자극하여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 성비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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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증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Cho, 2013; Joo & 

Kim, 2013)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scobar- 

Chaves 등(2005)에 따르면 매스미디어에 무비판적으로 노출

된 미국의 청소년들은 어린 나이부터 성적 행위 및 다수의 파

트너와의 성관계 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Escobar-Cha-

ves et al., 2005) 매스미디어가 청소년들의 폭력, 식이장애, 

담배 및 알코올, 성적 행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성 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

될 경우 청소년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

을 수 있으나 음란 영상매체를 통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음란 영상매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교육이 필요하다. 

미디어는 오늘날 가장 친숙하고 손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도

구이자 수단이 되어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미

디어를 통한 정보의 습득은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가치와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 교육에서 중요성이 높아

져 가고 있다(Byun, 2013). Davis (1992)는 “좀 더 유능한 시

민이 되기 위하여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읽으면서(또는 시청하

면서) 분석하고 확대하고 영향을 발휘하는 능력”을 미디어 리

터러시라고 정의하였으며(Davis, 1992), Kwon (2006)은 미

디어에 접속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표현하고 민주시

민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영향력도 확대해 가는 시민능

력이라고 하였다(Kwon, 2006). 그러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최근에 방영되는 뮤직비디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광고 등

에는 성 관련 코드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무비판

적으로 시청할 경우 그릇된 성의식을 형성 할 수 있다.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는 제작자의 의도, 목적, 가치관

에 의해서 재구성된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성에 대한 환상

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학생들은 인터넷과 다양한 미디어

를 통하여 성 관련 콘텐츠에 접근하고 대중문화와 상업적 영

상물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미디어 제작자들이 의도한 성교육

에 전도된 성교육을 받게 된다(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2014). 그러므로 성에 대한 가치관 형성이 되

지 않은 청소년들이 선정적인 대중매체를 접했을 때 이를 리

터러시 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매스미디어는 청소년의 성적 사회화에 대한 중요한 컨텍스

트로 초기 청소년들의 성행위를 줄이기 위한 연구나 중재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L'Engle, Brown, & Kenneavy, 

2006).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받은 청소년들은 미디어의 성

적 묘사는 부정확하고 미화된 것이라고 인식했으며 십대에게

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믿음을 보였으며 동료의 압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Pinkleton, Aus-

tin, Chen, & Cohen, 2012).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미디어의 성적 이미지가 바람직하다고 여기

는 경향이 줄었고, 십대들 사이의 성관계를 과대평가하지 않았

으며 자신의 성행위를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

는 경향이 컸다(Pinkleton, Austin, Cohen, Chen, & Fitz-

gerald, 2008). 이와 같이 미디어가 범람하는 미디어 시대의 성

교육에는 반드시 미디어 리터러시가 포함되어야(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2014) 대중매체 속에 깔려 

있는 성 관련 코드를 해독하고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

2014년 교육부에서는 학생 성교육 내용체계를 개발하여 

학년 당 15차시의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그러나 미디어 속의 성 관련 코드를 해석

할 수 있는 교육내용은 제한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디어 

관련 교육은 양적으로 팽창하였으나 내용이나 질은 그다지 풍

성하지 못하다. 국내의 미디어의 비판적 해석에 대한 교육은 

초등학교 수준의 감상적 분석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Hur, 

201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 관련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학교 현장에는 학생들이 주체

적으로 미디어 속의 성 관련 코드를 리터러시 할 수 있도록 학

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학생 성교육 실시를 위하여 현장 교사들이 

미디어 속의 성 관련 코드를 리터러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중매체 속의 성 관

련 코드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성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정

의하였으며, 미디어는 주로 뮤직비디오, 드라마, 예능 프로그

램, 광고를 의미한다. 

교사들의 성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는 자기효능감 상승

으로 이어지며, 교사의 자기효능감 상승은 효과적인 학생 교

육으로 이어진다(Kim, Yun, & Jeon, 2011). 교사가 학생의 

학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을 교사효능감이라고 하는데(Kim, 2006), 교사효능감은 교

사의 질 높은 교수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학생들의 

긍정적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Kim, Ha, Park, Jung, & 

Kwon, 2012). 따라서 교사들의 성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시켜 교사의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미디어 리

터러시 중심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고 

효율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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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est Intervention Posttest

Exp.
(n=42) ․ General characteristics

․ Sexual media literacy 
awareness 

․ Sexual media literacy 
self-efficacy 

Sexual media literacy 
education program (9 
sessions, 3days, 18hours) ․ Sexual media literacy 

awareness
․ Sexual media literacy 
self-efficacy Cont.

(n=39)
×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research.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를 대상

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교육 프로그램이 성교육 담당교

사들의 성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현재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들에게 미

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의 유사실험연구이

다[Figure 1].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초 ‧ 중 ‧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성교육 담당 보건교사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

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정보교환

으로 인한 실험효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도

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로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교육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자를 실험군에, 흡연, 비만, 정신건강 연수에 

참여하는 자를 대조군으로 배정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분

석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5, 검정력 .08 수준에서 실험

군 34명, 대조군 34명, 총 68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Faul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실험군, 대조군 각각 42명으로 선정하였으나, 대조군 3명이 

중도에 연구참여를 포기하여 최종 분석대상자는 실험군 42명, 

대조군 39명으로 총 81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성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 측정도구는 Kim (2010)의 성지식 

및 태도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36 문항을 개발하

였으며, 이를 간호학 교수 4명, 성 생명 전문가 1명, 보건교사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를 검

증받아(Content Validity Index: 0.875) 최종 22 문항으로 확

정하였다. 

이 도구로 성교육 담당 교사 49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 도구의 Cronbach's ⍺는 .91

이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

수의 범위는 최저 22점에서 최고 88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

록 성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3이었다.

2) 성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성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Kim (2010)

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5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간호학 교수 

4명, 성 생명 전문가 1명, 보건교사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

된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Content Vali-

dity Index: 1). 이를 성교육 담당 교사 49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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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는 .89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

렇다 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5점에

서 최고 5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 미디어 리터러시

에 대한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47이었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7월 21일부터 2014년 8

월 8일까지였다. 자료수집은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MC14EIMI0012)를 통과한 후 실시하였다. 

실험군은 S시 아토피센터에서 총 18시간의 미디어 리터러

시 중심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전

에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실시 후에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G도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로 흡연예방, 

비만,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에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두 군 간의 동질성 검정은 x2-test, 

t-test를 이용하였다. 교육 전 ․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 미디

어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과 자기효능감 점수 변화는 t-test로 

분석하였다. 

5.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교육 프로그램

1)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헌고찰과 교육부 지침, 학생 성교육 강화 연구보고서

(Jung et al., 2014), Kim (2010)의 성교육 프로그램, Scull과 

Kupersmidt (2011)의 초등학교 고학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1

일 8시간의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트레이닝 

워크숍에 관한 연구에 근거하여 성교육 담당교사들의 성 미디

어 리터러시 인식과 자기효능감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하

였다. 프로그램은 문화산업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성의식의 

실체 파악에 관한 내용 40%, 성교육 담당교사가 영상매체를 

통해 성의식과 가치관을 무의식적으로 형성한 청소년 세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20%, 성의 본질이 ‘임신-출산-부

모됨-가족됨’이라는 생명의 거대 연속체에 있다는 사실을 청

소년들에게 설명 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관한 내용 20%, 미디

어 시대에 필요한 성교육 방법에 관한 내용 20%로 구성되었

다. 이 중 성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1강, 

4강, 7강에서 3편의 뮤직비디오를 시청하고 뮤직비디오 속의 

맥락(context)을 재해석하였으며, 2강, 3강, 5강에서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환경과 문화적 압력에 대한 탐색과 재해석, 6강

에서는 성과 생명,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성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6강과 

7강에서 성과 생명,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고, 8강과 9강에

서는 구체적인 미디어 시대의 성교육 방법을 탐색하여 연구참

여자들이 언어적 설득과 대리적 경험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2014년 2월 19일에서 2014년 2월 

27일까지 U시 문화예술회관과 S시 아토피센터에서 2회에 걸

쳐 성교육 담당교사 92명을 대상으로 시범 연구를 실시하였

다. 시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으며, 연

구결과 참여자들의 성 미디어리터러시 자기효능감이 상승되

었으며 프로그램의 확산과 심화 프로그램 운영을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은 교사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교사의 

행동은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학생

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Kim, 2006). 자기효능감이 높은 교

사일수록 자신의 직무를 더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학습자에 대

한 교육적 영향력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Kim, Yun, & Jeon, 

2011), 교사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교육 실시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효과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교

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뮤직비디오, 드라

마, 예능 프로그램, 광고 속에 깔린 성 관련 코드를 인식하고 

재해석하는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교사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교육 실시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효과적인 미

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성교육 전문가

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과 같

다.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간호대학 교수(1인), 성 생명 

전문가(1인), 성교육 담당 장학사(1인), 청소년 성문화센터 연

구원(2인), 수석교사(1인), 보건교사(4인), 총 10명이 3차에 

걸쳐 프로그램 개발 협의회를 실시하여 확정하였다. 

2) 미디어 리터러시 성교육 프로그램 적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2014년 8월 12일에서 2014년 8월 

14일까지 S시 소재의 A 교육센터에서 실시하였다. 교육 방법

은 강의와 토론, 동영상 시청, 발표 등으로 하였다. 강좌 당 

100분간의 시간 배분은 도입 15분, 전개 65분, 정리 20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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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dia Literacy Focused on Sexual Education Program

Session Themes Steps Contents 
Educational 

medium
Time
(min)

1 Entertainment 
agencies' sex 
marketing to 
adolescents 
and teenagers 
as victims of 
media

Introduction ․ Motivation
․ Identifying the goals
․ Introducing the activities

PPT,
Video clip

15

Activities ․ Lecture and discussion
- The cultural environment faced by children and 

adolescents 
- Analysis of ‘Shall we have tea' music video
- Understanding context 
- Self pornography
- The negative influences of the media industry 

PPT,
Video clip

65

Closing ․ Review and evaluation PPT 20

2 The harmful 
effects of idol 
culture and 
social remedies

Introduction ․ Motivation
․ Identifying the goals
․ Introducing the activities

PPT,
Video clip

15

Activities ․ Lecture and discussion
- The harmful effects of idol culture
- Social remedies and educational response to counter 

the harmful effects of idol culture

PPT,
Video clip

65

Closing ․ Review and evaluation PPT 20

3 Formation of 
sexual 
consciousness 
through 
cultural and 
peer pressure 
and 
educational 
response

Introduction ․ Motivation
․ Identifying the goals
․ Introducing the activities

PPT,
Video clip

15

Activities ․ Lecture and discussion
- Sex as a result of cultural pressure
- Sex as a result of peer pressure 

․ Countering cultural pressure with cultural pressure
․ Countering peer pressure with peer pressure
․ Systematic and confident sex education

PPT,
Video clip

65

Closing ․ Review and evaluation PPT 20

4 Revisiting the 
Gangnam Style 
syndrome

Introduction ․ Motivation
․ Identifying the goals
․ Introducing the activities

PPT,
Video clip

15

Activities ․ Lecture and discussion
․ Discerning the content and values expressed in 'Gangnam 
Style' music video

․ Impact of cultural products promoting hedonism on 
children and adolescents

PPT,
Video clip

65

Closing ․ Review and evaluation PPT 20

5 Cultural 
understanding 
of and 
educational 
response to 
one-night 
stands

Introduction ․ Motivation
․ Identifying the goals
․ Introducing the activities

PPT,
Video clip

15

Activities ․ Lecture and discussion
- Cultural understanding of and educational response to 

the one-night stand culture, as prized by adolescents

PPT,
Video clip

65

Closing ․ Review and evaluation PP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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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dia Literacy Focused on Sexual Education Program (Continued)

Session Themes Steps Contents 
Educational 

medium
Time
(min)

6 Sex, life and 
social 
responsibility

Introduction ․ Motivation
․ Identifying the goals
․ Introducing the activities

PPT,
video clip

15

Activities ․ Lecture and discussion
- Social links between sex-life-responsibility

․ Current status of sex-life-responsibility education through 
social institutions

․ Documentary 'The private lives of children' 

PPT,
Video clip

65

Closing ․ Review and evaluation PPT 20

7 Sex in the 
context of 
love and life 
vs sex in the 
context of 
desire and 
pleasure

Introduction ․ Motivation
․ Identifying the goals
․ Introducing the activities

PPT,
Video clip

15

Activities ․ Lecture and discussion
- Sex as a continuum (love, pleasure, pregnancy, child 

rearing, family institution, social institutions, etc.)
- Analysis of ‘Bloom'music video
- Commercial videos and the issue of reality
- Cultural / broadcasting industries and children / 

adolescents
-Implicit education through mass culture and the lives 

of young people 
-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nature of sex

PPT,
Video clip

65

Closing ․ Review and evaluation PPT 20

8 Sex education 
as media 
literacy 
education 

Introduction ․ Motivation
․ Identifying the goals
․ Introducing the activities

PPT,
Video clip

15

Activities ․ Lecture and discussion
- Sex depicted by the media

․ Sex depicted by cultural industries
․ Media literacy education

PPT,
Video clip

65

Closing ․ Review and evaluation PPT 20

9 Sex education 
methodology 
in the age of 
mass media

Introduction ․ Motivation
․ Identifying the goals
․ Introducing the activities

PPT,
Video clip

15

Activities ․ Lecture and discussion
․ The role of sex education teachers in the age of mass 
media

․ Becoming sex education teachers in the age of mass 
media

PPT,
Video clip

65

Closing ․ Review and evaluation PPT 20

Total 900

도입에는 마음열기, 학습문제 제시, 학습안내, 동기유발을 위한 

동영상 시청과 관련 자료제시, 전개 부분에서는 지식과 실천을 

위한 강의 및 토론을 실시하였다. 정리는 강의 내용 정리 및 소

감발표, 차시 예고로 구성하였다. 교육 매체는 파워포인트, 관

련 동영상을 사용하였으며, 최근 유행하는 뮤직비디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광고 등에 대한 시청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미

디어 리터러시를 위해 주로 사용된 미디어는 뮤직비디오 50%, 

드라마 10%, 예능 프로그램 20%, 광고 20%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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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ies
Exp. (n=42) Cont. (n=39)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20s (age 21~29)
30s (age 30~39)
40s (age 40~49)
≥50

3 (7.1)
 7 (16.7)
25 (59.5)
 7 (16.7)

2 (5.1)
10 (25.6)
24 (61.5)
3 (7.7)

2.24 .524

Career education 9.5±8.36 10.6±8.80 -0.58 .567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38 (90.5)
4 (9.5)

29 (74.4)
10 (25.6)

3.67 .055

Are you aware of the definition of 
media literacy?

Yes
No

14 (33.3)
28 (66.7)

 8 (20.5)
31 (79.5)

1.68 .195

Have you received media literacy 
education?

Yes
No

2 (4.8)
40 (95.2)

2 (5.1)
37 (94.9)

0.01 .939

Are you aware of the definition of 
sexual media literacy?

Yes
No

 7 (16.7)
35 (83.3)

 5 (12.8)
34 (87.2)

0.24 .626

Have you received sexual media 
literacy education? 

Yes
No

 5 (11.9)
37 (88.1)

 6 (15.4)
33 (84.6)

0.21 .648

Have you given sexual media 
literacy education to students? 

Yes
No

 6 (14.3)
36 (85.7)

2 (5.1)
37 (94.9)

1.91 .167

How important is sexual media 
literacy?

Neutral
Important
Very important

 5 (11.9)
25 (59.5)
12 (28.6)

11 (28.2)
19 (48.7)
 9 (23.1)

3.39 .184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연구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실험군, 대조군 각각 40대가 

59.5%, 61.54%로 가장 많았다. 교육경력은 실험군은 9.5년, 

대조군은 10.6년이었다. 결혼 여부는 실험군은 기혼이 90.5%, 

대조군은 74.4%로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차이가 없어 동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

는 질문에 실험군은 67.7%, 대조군은 79.5%가 모른다고 응답

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교육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

한 질문에 실험군은 95.2%, 대조군은 94.9%가 받은 적이 없

다고 응답하였다. 성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는 실험군과 대

조군 각각 83.3%, 87.2%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성 미디

어 리터러시에 대해 실험군은 88.1%, 대조군은 84.6%가 교육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성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학

생들에게 교육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실험군은 85.7%, 

대조군은 94.9%가 교육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두 그룹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2.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프로그램 실시 전 성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 점수는 

실험군 76.9±8.48점, 대조군 77.2±6.58점이었으며, 자기효

능감 점수는 실험군 17.4±2.76점, 대조군 17.3±3.05점으로 

두 그룹간의 종속변수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3.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교육 프로그램 효과 검증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성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 점수는 실험군이 86.3±2.86점, 대조군

이 76.8±8.41점으로 실험군이 9.5점 높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결과 성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자기효능감 점수는 실험군이 20.1±2.25점, 

대조군이 17.4±3.53점으로 실험군이 2.7점 높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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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omogeneity Validation for the Dependent Variable

Variables
Exp. (n=42) Cont. (n=39)

 t p
M±SD M±SD 

Awareness 76.9±8.48 77.2±6.58 -0.16 .871

Self-efficacy 17.4±2.76 17.3±3.05 0.04 .97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4. Change of Sexual Media Literacy Awareness and 
Self-efficacy after Intervention

Variables
Exp. (n=42) Cont. (n=39)

 x2 or t p
M±SD M±SD 

Awareness 86.3±2.86 76.8±8.41 6.72 ＜.001

Self-efficacy 20.1±2.25 17.4±3.53 3.97 ＜.00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논 의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교육 프로그램이 성교육 

담당교사들의 성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과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최근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

며, 청소년들의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매스미디어, 선정적인 잡지, 영화, 비디오, 친구나 데

이트 상대의 압력 등을 들 수 있다(Kum, 2008). 인터넷 음란

물 접촉 정도는 청소년의 성폭력과 성매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Joo & Kim, 2013; Lee, 2015) 중 ‧ 고등학생들이 휴대

폰을 통한 성인 음란물과 케이블 TV의 성인용 프로그램을 많

이 접하는(Statistics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5) 것으로 나타나 있다. 중 ‧ 고등학생의 유해매체 

이용 경험은 ‘휴대폰 성인물’ 이용 경험이 2012년 20.5%에서 

2014년 52.6%로 두 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컴퓨터 성인물’보

다는 ‘휴대폰 성인물’을 더 많이 이용하고, ‘지상파 TV 성인용 

프로그램’보다는 ‘케이블TV 성인용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증

가한 것(Statistics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5)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인터넷 음란물은 매우 간단하게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도 거의 무료여서 이용자들이 손쉽게 성적 만족을 얻고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들은 성에 관한 호기심이 

많고 성 관련 콘텐츠를 찾는 경향이 많은데 청소년들의 인터

넷 음란물 노출은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Joo & Kim, 

2013). 청소년들이 성인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그 영향력은 

여자 청소년에게서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Cho, 

2013). 이렇게 미디어에서 보다 많은 성적 컨텐츠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은 육체적 성행위와 더 많은 성적 행위에 더욱 큰 충

동을 갖게(L'Engle, Brown, & Kenneavy, 2006)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쉽게 접하는 뮤직비디오의 경우 종종 성적인 내용

이 포함되어 있고 여성을 문란하거나 복종적 또는 수동적 존

재로 표현한다. 뮤직비디오는 성적 위험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

이는 요소일 수 있다(Robillard, 2012). Shim (2007)은 뮤직

비디오 속의 성상품화와 폭력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뮤직비

디오를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성 상품화에 대한 민감

성이 떨어져서 상품화된 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

고, 현실에서 범죄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며, 현실에서 갈등

이 발생하였을 때 뮤직비디오에서 본 대로 폭력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였다. 따라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에게 비

판적 사고력을 증진시켜 미디어를 바르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 청소년들의 성행위를 줄

이기 위하여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연구나 개입이 반드시 고

려되어야만 한다(L'Engle, Brown, & Kenneavy, 2006).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미디

어 교육에 대한 내용이 많이 부족하여 올바른 미디어 교육에 

대한 방안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Byun, 2013). 본 연구결과 

성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실험군 83.3%, 

대조군 87.2%, 학생들에게 성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지도

한 적이 없다가 실험군 88.1%, 대조군 84.6%로 나타나 교사

들이 미디어 리터러시나 성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잘 모르

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

군의 성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이는 동일한 중재 프로그램으로 그 효과를 측정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나 Scull과 Kupersmidt 

(2011)의 초등학교 고학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약물

남용 예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워크숍을 시행한 결과 미디

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친 성에 대해 더욱 강한 믿

음을 갖게 되었으며 미디어의 내용에 대한 재해석 능력이 향상

되었다(Scull & Kupersmidt, 2011)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여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한 교육의 효과를 알 수 있다. 현

재 우리 사회는 미디어에 무비판적으로 노출된 학생들에게 올

바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체계

적인 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이 없으며 학생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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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할 교사들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교사들에게 미

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교육에 대한 생각을 개방형 질문으로 

물은 결과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미디어에 대해 반성하며 

10대 청소년들에게 미디어에 담긴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교사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교육의 중요성

과 필요성을 느꼈지만 아직 교육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는 

응답을 하여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성교육 담당교사들에게 체계적인 성 미디

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여 성교육 역량을 강화시키고, 교

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인 성교육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Jung 등(2014)의 연구에 의하

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성교육에서 ‘음란물 바로 알기’를 중요

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중매체와 성 상품화’

는 중요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성교

육 내용 중에서 ‘음란물 바로 알기’, ‘성 상품화와 미디어’는 중

요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교사들도 ‘성과 매체’에 

대한 교육의 중요도가 낮다고 응답하여 현재 교사나 학생들이 

미디어, 성 상품화, 음란물의 연결고리와 그 심각성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하며 음란물, 성 상품화와 미디어에 관한 교육이 실

제 학교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화된 연수 실시가 필요하다(Yi 

& Jung, 2015).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

군의 성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유

의하게 상승하였다. 이는 프로그램 운영 결과 성 미디어 리터러

시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6강과 7강에서 성과 생명,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강조하는 강사의 언어적 

설득의 결과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8강과 9

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로서의 성교육 방법론을 교육 받으며 

이 시대의 성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강사의 꾸준한 

언어적 설득과 연구참여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이를 

통한 대리경험으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훈련 받은 보건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한다면 학생들이 성 관련 매체를 접하였

을 때 비판적 시각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의 자기

효능감이 상승되어 이루어지는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교육

은 교육 받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의식과 성 가치관, 성 행동에 

대한 책임감 배양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인 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더욱 

심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교육은 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

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며(Yi. & Jung, 2015),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교육할 때 효과가 높아진다. 교사의 효능

감 또한 수업 전문성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Kim, 

Yun, & Jeon, 2011), 성교육 담당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화된 성 미디

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성교육 담당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성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결 론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성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미

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 성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성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자기

효능감이 상승되었다. 이는 성교육 담당교사로서 역량이 강화

되었음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바

람직한 성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점으로는 조사자 맹검법을 실시하지 않았고 실험군과 대조군

을 무작위 배정하지 않았으며, 대조군에게 전통적인 성교육이 

아닌 정신건강, 비만, 흡연예방 연수를 실시하여 중재 프로그

램의 효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또한, 연구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음으로 교사 

모두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성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일반화하여 성교

육 담당교사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이를 기본 및 

심화 과정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성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

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교육 담당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유 ‧ 초 ‧ 중 ‧ 고 ‧ 대학을 연계하여 성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문화 조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건강한 성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미디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학부모들을 대

상으로 하는 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

하고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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