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4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30권 제2호, 2017년 8월 
J Korean Soc Sch Health Vol. 30 No. 2, 154-163, August 2017

p-ISSN 1225-9608 | e-ISSN 2288-9957
https://doi.org/10.15434/kssh.2017.30.2.154

Corresponding author: Jee Seon Yi
College of Nursing, Cheju Halla University, 38 Halladaehak-ro, Jeju 63092, Korea. 
Tel: +82-64-741-6513, Fax: +82-64-741-7639, E-mail: yijsn@chu.ac.kr

Received: Jun 15, 2017 / Revised: Jul 27, 2017 / Accepted: Jul 27, 201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청소년의 성경험 관련요인

부윤정 · 강문정 · 이지선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Sexual Experience

Yun Jeong Boo · Moon Jung Kang · Jee Seon 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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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adolescents' sexual experience and its 
characteristics by school level, gender, and related factors to their sexual experience. This could be the basic evi-
dence for the development of various sex education programs for the youth. Methods: This study used the 11th 
online survey data on youth health behavior (2015) and all 68,043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were 
included for the analysis. The 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rele-
vant factors of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Analysis was performed by complex sample design using 
SPSS/WIN 18.0.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fined as p<.05 with a two-sided test. Results: The factors re-
lated to sexual experience of adolescents included grade, sadness and hopelessness, smoking, Internet addic-
tion, and sex education in school, for middle school boys. For middle school girls, grade, residence area, sadness 
and hopelessness, smoking, drinking, and sex education in school were related. For high school boys, the factors 
were grade, living with parents, economic situation, sadness and hopelessness, smoking, drinking, and Internet 
addiction. For high school girls, grade, sadness and hopelessness, smoking, and drinking were found to be related 
factor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practical program considering adolescents’ level and 
characteristics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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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변화하는 시기로, 신체적 

․ 정서적 ․ 도덕적 ․ 사회적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

이다. 또한 급속한 성적발달의 진행으로 성적 호기심이 왕성

해지며, 이 시기에 성적욕구의 충족을 위한 건전한 경험은 긍

정적인 성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1]. 그러나 현대 사회의 

개방화된 성문화와 대중매체를 통한 무분별한 성적 표현물의 

노출은 과도기적 발달단계인 청소년들의 혼전 성관계 증가, 

첫 성관계 연령 저하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2]. 

청소년기의 이른 성경험은 신체 성장의 정상적인 과정을 방

해하고, 10대의 임신으로 인한 중절수술 경험 및 성병 발생위

험을 증가시켜 생식기 건강을 위협한다[3]. 또한 청소년기의 

성경험은 흡연, 음주, 자살 등의 다른 문제행동과 접하게 관

련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행동을 이른 나이에 접할수록 우울, 

약물남용, 반사회적 인경장애 등의 성인기 문제 상황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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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어지게 된다[4].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청

소년 성관계 경험률 추이를 살펴보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

이 높고,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약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

다[5]. Peltzer (2010)의 연구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경험 

관련요인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6]. 청소년의 성적발달

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동일한 성별에서도 영

양, 건강상태, 유전에 따른 차이가 있어 성별을 포함한 발달특성

을 고려하여 차별성 있는 성교육이 요구된다. 하지만 학교에서 

성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독자적인 시간이 정규교과운영에 포함

되어 있지 않고, 시수확보 등의 문제로 인한 체계적 관리의 어려

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같은 내용의 성교

육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청소년의 발달과 특성을 고

려하여 차별화된 실제적 내용의 구성이 필요한 실정이다[7,8].

청소년의 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경

험은 건강행위 중 흡연, 음주, 약물 등의 건강위험 행위를 경험

한 경우, 개인적 요인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경우, 학교에

서 성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가족 요인에서는 경제상태를 높

게 인식할 경우, 가족과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 더 위험한 것

으로 나타났다[1,6-13]. 

청소년들은 인터넷, 스마트폰, SNS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 

성에 대한 개방성을 증가시킨다[14]. 하지만 청소년의 성경험

을 다룬 연구들이 인터넷중독을 포함하여 관련성을 확인한 연

구가 활발하지 않고, 연구의 대상을 청소년의 일부특성으로만 

다루어서[7,8]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급 및 성

별에 따라 성경험을 파악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학교급 및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성교육 프로그램 개

발과 성경험 위험집단 파악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경험 실태

와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

리나라 청소년의 대표성을 가진 표본을 이용하여 청소년기의 

인터넷중독을 포함하여 성경험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

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학교

급 및 성별에 따른 성경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성경험의 

관련요인을 확인함으로서 청소년의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발달단계

와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학교급 및 성별별 성경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한다.

 청소년의 학교급 및 성별별 성경험 관련요인의 차이를 확

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

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성경험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단

면연구(cross-sectional study)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질

병관리본부의 원시자료 공개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

지를 통해 이용 승인 후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기관생명

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아(2014-06EXP-02-P-A) 시행된 정부승

인통계(승인번호 11758호) 조사로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부

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이다. 목표모집단은 2015년 4월 기준

의 전국 중 ․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정의하였으며, 표본설계를 

위해 2014년 4월 기준의 전국 중 ․ 고등학교 자료를 사용하였

다. 표본추출은 모집단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단계의 과정

을 거쳐 총 800개교의 70,362명을 대상을 선정하였고, 최종 

797개교 68,043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68,043명 모두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1044348-

20170420-HR-006-01)를 받아 진행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는 13개 영역, 111개 지표로 구성된 자료이다. 이 중 본 연

구에서는 흡연, 음주, 인터넷중독, 성행태 항목을 활용하였다. 

대상자는 학교급 및 성별에 따라 중학교 남학생, 중학교 여

학생, 고등학교 남학생, 고등학교 여학생으로 구분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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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성경험은 지금까지 이성 및 동성과의 성관계 중 해당

하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학년, 거주 지역, 부모와의 동거, 경

제상태, 학업성적, 슬픔 및 절망감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학년

은 각 학교급별 학년에 따라 중, 고등학교 및 1,2,3학년으로 구

분하였고, 거주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으로 구분하

였으며, 부모와의 동거는 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경제상태 및 학업성적은 원

시자료에서는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

에서는 상(상, 중상), 중, 하(중하, 하)로 재구분하였고, 슬픔 및 

절망감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

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

분하였다. 

건강행태는 흡연, 음주, 인터넷중독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흡연은 원시자료에 따라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

워본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고, 음주는 원시

자료에 따라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인터넷중독은 주중과 주말에 학습목

적 및 학습목적 이외 인터넷을 사용한 시간의 총 합을 계산하

여 일반사용자군과 위험사용자군으로 구분하였으며, K척도

의 중 ․ 고등학생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자가 인터넷중독

을 진단하는 기준인 K척도는 1일 인터넷 접속시간이 2시간 정

도의 경우 일반사용자군, 3시간 정도의 경우 잠재적위험사용

자군, 4시간 이상의 경우 고위험사용자군으로 분류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사용자군과 위험사용자군(잠재적위험사용

자군, 고위험사용자군)으로 재분류하였다. 

학교 성교육 수혜여부는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

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을 모두포함) 성교육을 받

은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복합표

본방법으로 설계되어 있어 복합표본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변수, 층화변수, 집락변수를 고려하

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통계처리 하였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양측검정 p<.05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학교 성교육 수혜여

부와 성경험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각 특성에 따른 성

경험여부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경험의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오즈비

(odds ratio)와 95% 신뢰구간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성교육 수혜 및 성

경험

대상자는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의 학생 68,043명이었다. 거주 지역은 대도시가 51.9%로 가장 

많았고, 부모와의 동거는 동거가 88.7%로 비동거보다 많았다. 

가정의 경제상태는 중이 46.7%로 가장 많았고, 학업성적은 상

인 경우가 37.7%로 가장 많았으며, 슬픔 및 절망감은 느끼지 

않은 경우가 76.4%로 느낀 경우보다 많았다. 흡연은 경험하지 

않은 경우가 82.6%로 경험한 경우보다 많았고, 음주도 경험하

지 않은 경우가 59.2%로 경험한 경우보다 많았다. 인터넷중독

은 일반사용자군이 92.8%로 위험사용자군보다 많았고, 학교 

성교육은 받은 경우가 73.3%로 받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 성

경험은 있는 청소년은 전체 5.0%였다. 이를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성교육 수혜에 따른 

성경험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경험을 학교급과 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2).

중학교 남학생은 학년, 경제상태, 학업성적, 슬픔 및 절망감, 

흡연, 음주, 인터넷중독, 학교 성교육 수혜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3학년의 경우(p=.010), 경제상태

는 하의 경우(p<.001), 학업성적은 상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p=.004). 슬픔 및 절망감은 느낀 경우(p<.001), 흡연과 음주

는 모두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p<.001). 

인터넷중독은 위험사용자군이 일반사용자군보다 많았고(p< 

.001),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받은 경우보다 많았

다(p<.001). 

중학교 여학생은 학년, 거주 지역, 경제상태, 학업성적, 슬픔 

및 절망감, 흡연, 음주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은 1학년의 경우(p=.019), 거주 지역은 대도시의 경우(p=.021), 

경제상태와 학업성적은 하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p<.001). 슬

픔 및 절망감은 느낀 경우(p<.001), 흡연과 음주는 모두 경험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고(p<.001),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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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Behaviour, Comparison of Sex Education, Sexual Experience in Subjects (N=68,0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Middle school students (n=34,299) High school students (n=33,744)
Boys (n=17,858) Girls (n=16,441) Boys (n=17,346) Girls (n=16,398)

n (%) n (%) n (%) n (%) n (%)

Grade 1st
2nd
3rd

5,576
6,038
6,244

(29.2)
(33.1)
(37.7)

5,210
5,404
5,827

(29.2)
(33.3)
(37.5)

5,785
5,777
5,784

(32.9)
(33.2)
(33.9)

5,337
5,336
5,725

(32.7)
(33.0)
(34.3)

Residence area Metropolis
S or M sized cities
Rural area

34,872
29,808
3,363

(51.9)
(44.1)
(4.0)

9,157
7,838

863

(51.2)
(44.7)
(4.1)

8,439
7,117

885

(51.3)
(44.6)
(4.1)

8,614
7,966

766

(52.5)
(43.7)
(3.8)

8,662
6,887

849

(52.6)
(43.5)
(4.0)

Living with 
parents

No
Yes

7,427
55,949

(11.3)
(88.7)

1,696
15,107

(9.5)
(90.5)

1,630
13,797

(9.7)
(90.3)

2,092
13,820

(12.5)
(87.5)

2,009
13,225

(13.0)
(87.0)

Perceived economic 
status of household

High
Middle 
Low

24,530
31,962
11,551

(36.4)
(46.7)
(16.9)

8,133
7,673
2,052

(46.5)
(42.5)
(11.0)

6,452
7,820
2,169

(40.8)
(46.9)
(12.4)

5,441
8,115
3,790

(32.1)
(46.6)
(21.4)

4,504
8,354
3,540

(27.5)
(51.0)
(21.6)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High
Middle 
Low

25,690
18,952
23,401

(37.7)
(27.9)
(34.4)

7,407
4,620
5,831

(42.0)
(25.4)
(32.6)

6,802
4,325
5,314

(42.0)
(26.2)
(31.8)

5,983
4,844
6,519

(34.5)
(28.0)
(37.4)

5,498
5,163
5,737

(33.1)
(31.7)
(35.2)

Sadness and 
hopelessness

No
Yes

52,149
15,894

(76.4)
(23.6)

14,860
2,998

(83.1)
(16.9)

12,213
4,228

(74.0)
(26.0)

13,538
3,808

(77.9)
(22.1)

11,538
4,860

(70.6)
(29.4)

Ever smoking No
Yes

56,415
11,628

(82.6)
(17.4)

15,328
2,530

(85.9)
(14.1)

15,557
884

(94.6)
(5.4)

11,138
6,208

(64.8)
(35.2)

14,392
2,006

(88.1)
(11.9)

Ever drinking No
Yes

40,842
27,201

(59.2)
(40.8)

12,477
5,381

(69.6)
(30.4)

12,881
3,560

(78.5)
(21.5)

6,837
10,509

(39.7)
(60.3)

8,647
7,751

(53.4)
(46.6)

Group for 
internet addiction

General user
Risk group

37,233
2,946

(92.8)
(7.2)

10,784
865

(92.6)
(7.4)

8,378
690

(92.7)
(7.3)

9,353
739

(92.7)
(7.3)

8,718
652

(93.3)
(6.7)

Sex education 
in school

No
Yes

17,857
50,186

(26.7)
(73.3)

3,971
13,887

(22.4)
(77.6)

2,944
13,497

(17.8)
(82.2)

5,988
11,358

(35.0)
(65.0)

4,954
11,444

(29.6)
(70.4)

Sexual experience No
Yes

64,762
3,281

(95.0)
(5.0)

17,188
670

(96.2)
(3.8)

16,137
304

(98.1)
(1.9)

15,624
1,722

(90.2)
(9.8)

90.2
585

(96.5)
(3.5)

S or M=Small or medium.

성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받은 경우보다 많았다(p<.001). 

고등학교 남학생은 학년, 부모와의 동거, 경제상태, 학업성

적, 슬픔 및 절망감, 흡연, 음주, 인터넷중독, 학교 성교육 수혜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3학년의 경

우(p<.001), 부모와의 동거는 비동거의 경우(p<.001), 경제

상태와 학업성적은 모두 하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p<.001). 슬

픔 및 절망감은 느낀 경우(p<.001), 흡연과 음주는 모두 경험한 

경우가 경험하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p<.001). 인터넷중독

은 위험사용자군이 일반사용자군보다 많았고(p<.001), 학교

에서 성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받은 경우보다 많았다(p< 

.001). 

고등학교 여학생은 학년, 부모와의 동거, 경제상태, 학업성

적, 슬픔 및 절망감, 흡연, 음주, 인터넷중독, 학교 성교육 수혜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3학년의 경

우(p<.001), 부모와의 동거는 비동거의 경우(p<.001). 경제상

태와 학업성적은 모두 하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p<.001). 슬픔 

및 절망감을 느낀 경우(p<.001), 흡연과 음주는 모두 경험한 경

우가 경험하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p<.001). 인터넷중독은 

위험사용자군이 일반사용자군보다 많았고(p<.001),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받은 경우보다 많았다(p=.003). 

3. 성경험 관련요인

대상자의 성경험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학교 남학생은 학년, 슬픔 및 절망감, 흡연, 인터넷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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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xual Experience on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Behaviour, Comparison of Sex Education (N=68,0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Middle school students (n=34,299) High school students (n=33,744)
Boys (n=17,858) Girls (n=16,441) Boys (n=17,346) Girls (n=16,398)

Yes
(n=670)

Rao-
Scott x2 

(p)

Yes
(n=304)

Rao-
Scott x2

(p)

Yes
(n=1,722)

Rao-
Scott x2 

(p)

Yes
(n=585)

Rao-
Scott x2 

(p)n (%) n (%) n (%) n (%)

Grade First
Second
Third

227
196
247

(1.3)
(3.2)
(3.9)

4.67
(.010)

122
79

103

(2.4)
(1.6)
(1.9)

9.88
(.019)

392
564
766

(6.7)
(9.7)
(13.0)

53.78
(＜.001)

124
199
262

(2.2)
(3.6)
(4.6)

17.33
(＜.001)

Residence area Metropolis
S or M sized cities
Rural area

353
282
35

(3.9)
(3.6)
(4.0)

0.47
(.599)

183
110
11

(2.2)
(1.6)
(1.6)

4.17
(.021)

858
799
65

(9.9)
(9.9)
(7.8)

0.965
(.381)

311
246
28

(3.6)
(3.4)
(4.1)

0.68
(.697)

Living with parents No
Yes

60
520

(3.6)
(3.4)

0.17
(.683)

34
205

(2.0)
(1.6)

1.50
(.222)

275
1,195

(12.8)
(8.6)

33.43
(＜.001)

98
364

(5.0)
(2.7)

33.61
(＜.001)

Perceived economic 
status of household

High
Middle 
Low

336
225
109

(4.3)
(2.9)
(5.3)

15.66
(＜.001)

117
112
75

(2.0)
(1.5)
(3.7)

15.85
(＜.001)

609
658
454

(11.2)
(8.0)
(11.8)

28.30
(＜.001)

164
217
204

(3.7)
(2.4)
(5.8)

43.35
(＜.001)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High
Middle 
Low

299
146
225

(4.2)
(3.1)
(3.8)

5.53
(.004)

97
64

143

(1.5)
(1.6)
(2.9)

14.95
(＜.001)

557
390
775

(9.1)
(7.8)
(12.0)

28.54
(＜.001)

184
146
255

(3.5)
(2.6)
(4.3)

11.66
(＜.001)

Sadness and 
hopelessness

No
Yes

456
214

(3.1)
(7.4)

145.38
(＜.001)

163
141

(1.4)
(3.5)

67.57
(＜.001)

1,067
655

(7.8)
(17.0)

319.78
(＜.001)

283
302

(2.3)
(6.3)

172.03
(＜.001)

Ever smoking No
Yes

445
225

(2.9)
(9.1)

202.44
(＜.001)

213
91

(1.4)
(11.2)

327.80
(＜.001)

494
1,228

(4.5)
(19.7)

874.81
(＜.001)

259
326

(1.8)
(16.2)

985.21
(＜.001)

Ever drinking No
Yes

354
316

(2.0)
(6.0)

91.55
(＜.001)

157
147

(1.3)
(4.3)

121.72
(＜.001)

271
1,451

(4.0)
(13.7)

424.90
(＜.001)

89
496

(1.0)
(6.3)

333.71
(＜.001)

Group for internet 
addiction

General user
Risk group

266
51

(2.4)
(6.3)

45.65
(＜.001)

114
16

(1.4)
(2.3)

3.19
(.075)

693
100

(7.4)
(13.3)

33.25
(＜.001)

218
39

(2.5)
(6.1)

24.70
(＜.001)

Sex education 
in school

No
Yes

239
431

(6.1)
(3.1)

66.83
(＜.001)

85
219

(2.8)
(1.7)

15.75
(＜.001)

718
1,004

(11.7)
(8.8)

30.04
(＜.001)

211
374

(4.2)
(3.2)

9.03
(.003)

S or M=Small or medium.

학교 성교육 수혜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은 1학년의 경우가 3학년의 경우에 비해 2.23배 높았고(95% 

CI=1.64~3.04), 슬픔 및 절망감은 느낀 경우가 느끼지 않은 경

우에 비해 1.84배 높았다(95% CI=1.41~2.40). 흡연은 경험

이 있는 경우가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2.49배 높았고(95% 

CI=1.84~3.38), 인터넷중독은 위험사용자군의 경우가 일반사

용자군의 경우에 비해 2.27배 높았으며(95% CI=1.64~3.13),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받은 경우에 비해 1.55배 

높았다(95% CI=1.20~2.00). 

중학교 여학생은 학년, 거주 지역, 슬픔 및 절망감, 흡연, 음

주, 학교 성교육 수혜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년은 1학년의 경우가 3학년의 경우에 비해 2.09배 높았고(95% 

CI=1.39~3.14), 거주 지역은 군 지역의 경우에 비해 중소도시의 

경우가 5.23배(95% CI=1.14~24.01), 대도시의 경우가 10.02배 

높았으며(95% CI=2.22~45.15), 슬픔 및 절망감은 느낀 경우가 

느끼지 않은 경우에 비해 1.75배 높았다(95% CI=1.24~2.48). 

흡연 및 음주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각각 5.27

배(95% CI=3.15~8.82), 1.80배 높았고(95% CI=1.21~2.68),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받은 경우에 비해 1.58배 

높았다(95% CI=1.01~2.49). 

고등학교 남학생은 학년, 부모와의 동거, 경제상태, 슬픔 및 

절망감, 흡연, 음주, 인터넷중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의 경우에 비해 2학년의 경우가 1.44배(95% CI= 

1.16~1.78), 3학년의 경우가 1.83배 높았고(95% CI=1.50~2.24), 부

모와의 동거는 비동거인 경우가 동거인 경우에 비해 1.34배 높았다

(95% CI=1.09~1.64). 경제상태는 상인 경우가 하인 경우에 비해 

1.32배 높았고(95% CI=1.32~1.66), 슬픔 및 절망감은 느낀 경우

가 느끼지 않은 경우에 비해 1.83배 높았다(95% CI=1.5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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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Sexual Experience (N=68,0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Middle school students (n=34,299) High school students (n=33,744)

Boys (n=17,858) Girls (n=16,441) Boys (n=17,346) Girls (n=16,398)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Grade First
Second
Third

2.23 (1.64~3.04)
1.25 (0.93~1.67)

1

2.09 (1.39~3.14)
0.77 (0.45~1.31)

1

1
1.44 (1.16~1.78)
1.83 (1.50~2.24)

1
1.96 (1.28~2.99)
2.16 (1.48~3.14)

Residence area Metropolis
S or M sized cities
Rural area

1.62 (0.77~3.37)
1.37 (0.65~2.87)

1

10.02 (2.22~45.15)
5.23 (1.14~24.01)

1

1.34 (0.78~2.29)
1.11 (0.64~1.90)

1

0.78 (0.41~1.48)
0.93 (0.47~1.81)

1

Living with parents No
Yes

1.14 (0.77~1.68)
1

0.73 (0.39~1.37)
1

1.34 (1.09~1.64)
1

1.41 (0.99~2.01)
1

Perceived economic 
status of household

High
Middle 
Low

1.25 (0.83~1.87)
0.82 (0.55~1.24)

1

1.14 (0.59~2.19)
0.81 (0.48~1.37)

1

1.32 (1.32~1.66)
0.90 (0.73~1.11)

1

1.07 (0.69~1.66)
0.63 (0.43~0.92)

1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High
Middle 
Low

1
1.00 (0.76~1.30)
0.87 (0.65~1.16)

1
1.43 (0.83~2.46)
1.26 (0.81~1.98)

1
0.96 (0.76~1.21)
1.17 (0.95~1.45)

1
0.98 (0.67~1.44)
1.24 (0.90~1.72)

Sadness and 
hopelessness

No
Yes

1
1.84 (1.41~2.40)

1
1.75 (1.24~2.48)

1
1.83 (1.54~2.16)

1
2.17 (1.67~2.83)

Ever smoking No
Yes

1
2.49 (1.84~3.38)

1
5.27 (3.15~8.82)

1
4.27 (3.62~5.03)

1
5.31 (3.90~7.23)

Ever drinking No
Yes

1
1.27 (0.98~1.65)

1
1.80 (1.21~2.68)

1
2.28 (1.80~2.88)

1
4.42 (2.90~6.72)

Group for internet 
addiction

General user
Risk group

1
2.27 (1.64~3.13)

1
1.03 (0.53~2.01)

1
1.70 (1.28~2.25)

1
1.29 (0.85~1.94)

Sex education 
in school

No
Yes

1.55 (1.20~2.00)
1

1.58 (1.01~2.49)
1

1.18 (0.98~1.42)
1

0.98 (0.72~1.32)
1

S or M=Small or medium.

흡연 및 음주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각

각 4.27배(95% CI=3.62~5.03), 2.28배 높았고(95% CI=1.80~ 

2.88), 인터넷중독은 위험사용자군의 경우가 일반사용자군의 

경우에 비해 1.70배 높았다(95% CI=1.28~2.25).

고등학교 여학생은 학년, 슬픔 및 절망감, 흡연, 음주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의 경우에 비해 2학년의 

경우가 1.96배(95% CI=1.28~2.99), 3학년의 경우가 2.16배 높았

고(95% CI=1.48~3.14), 슬픔 및 절망감은 느낀 경우가 느끼지 

않은 경우에 비해 2.17배 높았으며(95% CI=1.67~2.83), 흡연 및 

음주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각각 5.31배

(95% CI=3.90~7.23), 4.42배 높았다(95% CI=2.90~6.72)(Table 3). 

논 의

청소년 시기는 음주, 흡연, 약물사용 등의 문제가 많이 나타

나는 시기로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성경험에 대한 지속적

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행동은 청

소년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에 매우 위협적으로 작용하므로 

이 시기의 성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수적이다[15]. 

본 연구는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활용

하여 청소년의 학교급 및 성별에 따른 성경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성경험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성경험률은 중학교 학생보다 고등학교 학생이, 그

리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성관계 경

험이 여자보다 남자의 경우 더 많다고 한 선행연구[13,1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이 성경험

이 있는지를 확인한 단면조사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의 경

우 중학교 학생 시기부터 경험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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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특성에 따른 성경험을 전체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중

학교 남학생, 중학교 여학생, 고등학교 여학생은 전체 청소년 

5.0%보다 낮은 수치이나, 고등학교 남학생은 9.8%로 2배에 가

까운 수치를 나타내어 학교급 및 성별에 따른 접근이 더욱 필

요하다고 하겠다.

성경험을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성경험에는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 학년, 슬픔 및 절망감, 흡연, 인터넷중

독, 학교성교육 수혜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

학교 여학생은 학년, 거주 지역, 슬픔 및 절망감, 흡연, 음주, 학

교성교육 수혜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학교 남학생은 학년, 부모와의 동거, 경제상태, 슬픔 및 절

망감, 흡연, 음주, 인터넷중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여학생은 학년, 슬픔 및 절망감, 흡연, 음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특성별로 보면, 학년은 중학교의 경우 남녀학생 모

두 3학년에 비해 1학년의 교차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성경험 비율이 2학년에 비해 1학년이 높게 나타나 청소년의 

성관계 시작 연령이 전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고 한 Gwon과 

Lee [7]의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를 나타내었고, 고등학교의 

경우 남녀학생 모두 1학년에 비해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경험

의 교차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행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Kim [1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매체에서 성에 대

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면서 청소년의 성경험의 기회를 

높이는[18]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거주 지역은 중

학교 여학생의 경우에만 군 지역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의 순으로 성경험의 교차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는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에서만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동거하고 있지 

않는 경우 성경험 교차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가족과의 동거 여부가 성경험의 영향요인인 것

으로 나타난 결과들과 일치한다[19,20]. Pyo 등[10]의 연구결

과에서도 거주형태에 있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 

성경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가정환경이 성경

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Yu 등[8]의 연

구에서도 단변량 분석에서는 남녀학생 모두 부모 두 분과 함께 

거주할 때 보다 양쪽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높은 성경험률을 

보였으나, 회귀분석에서는 남학생의 경우에만 부모 모두와 함

께 사는 경우에 비해 양쪽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성경험률이 

증가하였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위기, 부모의 무관심 가족 구

조 등의 가정환경이 청소년 심리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안정적 가정환경의 조성에 대한 중요성의 근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10]. 경제상태에 따른 성경험은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

우에서만 경제상태가 하인 경우에 비해 상인 경우 성경험의 교

차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수준이 보통인 경우

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위험 성행동이 증가한다고 밝힌 연구

[13]와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성충동 또는 문제행동

이 많다고 밝힌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었

다[21,22]. Pyo 등[10]의 연구에는 경제적 수준이 청소년의 성

경험과 관련이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상과 하인 경우가 중, 중

상, 중하인 경우보다 성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산층보

다 경제수준이 아주 높은 경우 성경험이 많고, 아주 낮은 경우

에도 성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슬픔 및 절망감은 중학

교 남녀학생 및 고등학교 남녀학생 모두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험한 경우 성경험 교차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교차비가 2.17배로 중학교 학생 및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Yu 등[8]의 연구에서 우울 및 자살생각

이 있는 그룹이 성경험률이 높았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며, 

남녀학생 모두에게 성경험과 청소년의 우울이 상관관계가 있

다는 Spriggs와 Halpern (2008)의 연구[23] 결과와 유사한 결

과이다.

청소년의 성경험은 음주, 흡연, 약물사용과 관련이 있고, 음

주, 흡연, 약물사용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험한 경우

가 성경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10].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는 약

물에 대한 항목이 제외되어 약물사용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흡연 및 음주와 함께 인터넷중독을 포함하여 성경

험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남녀학생 및 고등

학교 남녀학생 모두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흡연 경험

이 있는 경우 성경험 교차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여학생의 경우 각각 5.27배, 5.31배로 나

타나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5배 이상 교차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는 중학교 여학생 및 고등학교 남녀학생에서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경험이 있는 경우 성경험 교차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교차

비가 4.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 흡연, 약물사용

과 같은 물질 사용과 관련된 건강행위가 성행동과 관련이 있다

는 Kim과 Cho [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청소년들 사이

에서 음주가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비행 청소년 집

단의 90% 이상이 흡연하고 있어, 음주와 흡연은 여러 사회문

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음주와 흡연은 이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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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독성이 강한 흡입제, 환각제, 대마초, 마약 등의 모든 약물 

중독과 남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10].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에 비하여 

약물 사용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청소년 

약물사용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성관계나 다수의 파트너

와의 성관계 같은 위험 성행동의 가능성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24] 사회문제로서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청소

년 건강 문제이기도 하다[7]. 인터넷중독은 중학교 남학생과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에서 일반사용자군에 비해 위험사용

자군의 경우 성경험 교차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

교 남학생의 경우가 2.27배로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1.70배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특히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4

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인터넷중독 위험군

은 12.5%로 2013년 대비 0.8%p 상승하였으며, 학령별로 분석

해보면 중학생의 증가폭이 1.3%p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 따라서 자기 통제력이 가장 낮은 청소년기의 경우 이를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를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

다고 하겠다. 또한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의 비율도 청소년층

에서만 0.7% 증가하는 등 청소년 인터넷중독 위험군은 2011

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12] 인터넷중독 

위험군의 청소년은 충동성과 관련이 높고 자기 통제력이 낮아 

부적응 상황을 벗어나 즉흥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일탈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아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은 문제행동과 정적 상

관관계가 있으며,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이 

청소년의 공격성, 불안, 비행 등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인터넷중독 청소년은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라고 믿는 자기부정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신념이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주어 우울감을 형성한다[26]. 본 연구에

서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여고생인 경우 2.17배의 성관계 경

험이 높았다는 결과와 Yu 등[8]의 연구에서 중학교 남학생인 

경우는 우울할 때 1.32배 여학생인 경우 1.65배 성경험률이 증

가하였다는 결과를 함께 고려해 보면, 인터넷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정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성문제를 예

방하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성교육 수혜여부는 중학교 남녀학생의 경우에서 학교

에서 성교육을 받은 학생에 비해 받지 않은 경우 남학생은 1.55

배, 여학생은 1.58배의 성경험 교차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Yu 등[8]의 연구에서 성교육은 안하는 것이 하는 것보

다 중학교 남학생 및 여학생의 성경험률을 각각 1.67배, 1.5배 

증가시켰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 55.1%

에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27], 중학교 여학

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결과 건강한 성적욕구 해소 방법, 

책임 있는 성가치관과 안전한 성가치관 점수가 증가하였는데

[28],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기의 이른 시기에 성관계를 시작

하여 성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성교육이

야말로 청소년기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성교육의 교육성과를 위해서 청소년의 

성 경험의 위험 요인을 토대로 위험 집단을 파악하고 집단별 

수준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 방법과 내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에서 학교 성교육 수혜 여부가 관련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는

데, 학교에서 성교육 수혜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65.0%, 

여학생의 경우 70.4%로 나타나 학생들의 요구도를 고려한 학

교 성교육의 내실화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지만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지 못하였고, 자기기

입식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문제행동으로 다루어지는 흡연, 음

주, 인터넷중독, 성행태에 대한 응답의 성실성을 보장할 수 없

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

체 청소년의 대표 표본을 이용한 조사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성

경험을 학교급 및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 활발하지 못하였던 인터넷중독을 포함하여 성경험

의 관련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결 론

본 연구는 제11차(201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

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교급 및 성별에 따른 성경험 

관련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성경험에는 학년, 슬픔 및 절망감, 흡연, 음주가 학

교급 및 성별에 따라 공통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급에서는 학교 성교육 수혜여부가, 성별에서는 인터넷중

독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 및 성별에 따

라 각각을 살펴볼 때, 거주 지역, 부모와의 동거, 경제상태, 음

주도 추가적으로 청소년의 성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학교 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급별 성교육 표준안 및 

내용체계가 개발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성교육에 대한 학생들

의 관심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성교육 진행에 앞서 본 연구의 결

과를 토대로 학교급 및 성별을 고려한 성문제 고위험 집단의 

기준을 설정하고, 각 집단의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성교육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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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성교육 표준안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성문제

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

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에서 학

교의 성교육 수혜여부가 성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교육의 내실화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각 학교급의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학교급의 수

준에 따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성교육의 강화를 위한 

전략과 성 건강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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