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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ly explicit 

video viewing and social support through the mass media and the sex openness of adolescents.

Methods: This study used as the main data of ‘Study on Measures against Sexualization 

of Juveniles through Mass Media in the Smart Age’ conduct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2014 nationwide. 3,176 of the 4,356 adolescents in Korea were selected as the final 

study subjects after excluding the 1,180 missing adjectives.

Results: As a result, sex openness of male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 students. 

The higher the grade, the higher the sex openness, and the higher the stimulus, the higher 

the sex openness. The higher the imitation sharing, the higher the sex openness. The higher 

the human rights violation, the lower sex openness. Finally,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the 

higher the sex openness.

Conclusions: In conclusion,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realistic media providers and 

emotional education rather than the unconditional regulation of mass media is expected to help 

prevent adverse effects on the sex openness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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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시･청각을 동시에 작용시킴으로써 단시

간에 량의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고, 삶의 양식을 

모조리 바꾸어 놓는 것이  매체(Mass Media)

의 력이다.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매체는 

보편 으로 연 인들이 출 하는 음악분야이다. 

음악이라 표 하는 K-pop은 한국의 가요

(Korean Popular Music)를 일컫는 말로써 일본, 국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다. 

한, 유투 (You Tube)에서  세계인이 K-pop

을 듣고, 부르고, 율동을 따라하는 동 상을 쉽게 

찾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방송에는 선정성

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이러한 보도가 국민성의 

가치와 행동에 심오한 해를 끼친다는 사실에 비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재 우리는  매체를 

통해 알권리를 추구하면서도 이러한 문제에 노출 

되었고, 자본주의 논리에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우

리가 생각해야할 문제는 이러한 선정성 문제가 단

지 늘어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매체 

때문에 나타난 향들이 정서 으로 연약한 청소

년의 무분별한 성의식에 스며들 수 있음을 인지해

야 하는 것이다(성윤숙과 손병덕, 2014). 청소년들

의 의식이 기성세 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

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주 청소년들의 

성에 한 의식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

로  매체와 련한 청소년의 성의식을 알아보

기 해 성지식, 성태도 그리고 성행동에 한 연

구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곽 숙, 2000).

TV, 인터넷 등  매체는 2004년 이후 등장한 

아이돌 2세 인 걸 그룹1)의 경우 소녀의 이미지가 

아닌 성애 (性愛的) 이미지를 강조한다. 이는 성

1) 원더걸스, 소녀시대, 애프터스쿨, 2NE1, 포미닛, f(x), 

시크릿, 카라, 티아라, 레인보우, 씨스타, 미쓰에이, 걸

스데이, 달샤벳, 에이핑크, 헬로비너스 등을 말한다.

숙한 여성의 몸매를 강조하는 일본식 교복 의상을 

심소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부분이고, 짧은 의

상과 각선미를 강조하는 안무를 선보이고 있다. 보

통 걸 그룹의 연령은 미성년 멤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소녀들이 성인이 되어 가면서 발표

하는 노래에 성애  기호를  강화해 가면서 자

신의 이미지를 일반인에게 각인시키는 이미지 메

이킹(image making)에도 직 인 향을 미친다

(이동연 등, 2011). 10  주의 아이돌 그룹은 

문화의 아이콘으로 부상하는 경향과 다양해진 

 매체를 통해 이들의 선정 인 이미지가 경쟁

으로 생산되고 빠른 속도로 유포되어 상품화되

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들이 가요 

시장의 최  소비자라는 능동  주체자로서 문화

 환경을 바라볼 때,  매체는 청소년기의 사

회화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최 은, 

2013). 

청소년들이 부분 여가시간을  매체와 함

께 보낸다는 사실에 기 하여  매체가 청소년

들에게 어떠한 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한 많은 

연구와 논란이 일고 있다(지 진과 김진희, 2008; 

지 진, 2009). 청소년은 성에 한 가치 을 확립

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성  매체를 하게 될 

경우 부정 인 성의식이 체계 으로 정리되지 못

하고 편화되어 왜곡된 지식으로 정립되어 버리

는 경향이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 그들의 삶에 그

릇된 성개방성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방 숙, 2010). 이와 련하여 성  미디어

와의 과 청소년의 성에 한 태도  개방성과

의 계를 검토한 국내외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청소년들은 혼  성 계

나 혼외정사 등과 같은 성행동에 개방 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높았다(Braun-Courvile 와 Rojas, 

2009; Peter 와 Valkenburg, 2006; Whitbeck 등, 

1999). 게다가  매체를 통한 성  콘텐츠로 청

소년들의 성의식에 향을 미쳐, 이성과의 만남에

서 간음이나 강간 등의 성태도가 나타났고(심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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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의진, 2009), 더 나아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

성간의 성행  촬 까지 시도하 다(김석환, 2016). 

청소년의 성개방성과 련한  다른 요한 

향으로 사회  지지가 있다. 사회  지지(social 

support)는 넓은 의미로 타인들로부터 제공되는 자

원을 일컫는 말로써 개인이 지닌 모든 사회  계

망(social network) 내의 지지 인 인 계를 의

미한다(엄태완, 2008). 청소년에게 있어서 보통 사

회  지지의 유형으로 부모  래의 지지가 있

다. 부모의 지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

녀가 제공받는 사랑, 인정, 충고, 지도 등을 포 하

는 정 인 자원을 의미하고(문성숙, 2008), 래

의 지지는 동질성을 가진 래들의 계에서 사회

 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쁨이나 즐거

움, 친 감, 심리  안정감 등의 정  자원을 의

미한다(Shaffer, 2000). 이와 련하여 기존의 연구

에 의하면, 자녀에 한 부모의 많은 심과 지지

는 청소년의 정 인 성태도에 향을 미쳤고

(Whitbeck 등, 1993), 선정 인 매체에 노출되더라

도 부모의 지지나 가정환경에 따라 부정  효과들

은 크게 어들었다(Bryant와 Rockwell, 1994). 그

리고, 홍정민과 황은희(2013)는 학생의 사회  

지지가 성태도  성지식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밝

혔다. 가족으로부터 지지정도가 낮을수록 성태도가 

개방 이고,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

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치 이 아직 정립되

지 않은 학생의 경우, 성지식과 성태도의 측면에

서 가족이나 친구, 주변인의 역할이 매우 요함을 

의미한다. 박은경(2007)의 연구에서는 여고생들의 

이성교제와 성의식이 친구들의 반응에 의해 개방

화됨을 설명하 다. 청소년기 여고생이 이성교제를 

희망하는 주요 원인은 가족이나 래부터 수용 받

지 못한 실을 반 하고, 이성친구와의 만남으로 

정서  교류뿐만 아니라 신체  을 통해서도 

친 감을 얻기 해서이다. 즉, 가족이나 래로부

터 지지를 받지 못한 마음을 이성과의 계에서 정

감을 나 고자 하는 것이다. 낮은 사회  지지는 

청소년의 자아존 감에 향을 미쳐 부 응행동이

나 옳지 않은 성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김혜

원, 2009), 사회  지지가 결여 되어 있는 청소년은 

잘못된 성의식에 의하여 매춘행동을 하기도 한다

(남미애, 2001). 

오늘날 성(性)에 한 허용과 개방이 가속화되

는 환경 속에서 이성교제의 증가, 성 가치 의 변

화 등 개인의 성  표 이나 성의식은 한결 자유로

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성

교육이나 성에 한 지식은 미비하고 개인의 안

한 성태도도 매우 낮아 성문제가 날이 갈수록 늘어

나고 있다(곽 숙, 2000). 이러한 개방 인 성태도

와 성행동 허용성이 청소년들에게 리 퍼져 성지

식이 래와 매체를 통하여 쉽게 취득한 결과 

혼  순결과 같은 생각을 거부하고 수용 인 성행

동이 생활화된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김윤정, 이창식, 2005). 따라

서, 이 문제 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청소년들

의 성개방에 한 의식과 이에 미치는 향을 고찰

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와 같이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매체를 

통한 아이돌 스타의 선정 인 상물 시청(이하 

“ 상물 시청”이라 한다.)  사회  지지의 향으

로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개방성에 의해 사회  문

제 이 나타날 수 있다고 단된다.

지 까지 청소년의 성의식과 련된 연구는 

부분 인터넷 음란물(양소정, 2010), 부모와의 의사

소통(김소연, 2010), 매춘(남미애, 2001), 자아존

감(이규 과 송승훈, 2016)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

러나, 시 에는 청소년의 정서를 변화 키시는 매

스미디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매체를 통한 

상물 시청과 청소년의 사회  지지를 토 로 분석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고로, 이 연구에서는 

상물 시청, 사회  지지가 상품화 되어가는 청소년

들의 성개방성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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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

이 연구의 목 은  매체를 통한 선정 인 

상물 시청  사회  지지와 청소년들의 성개방

성과의 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을 살펴

보고, 이에 따른 성개방성 정도를 탐색한다. 

둘째, 연구 상자의 성개방성과 상물 시청  

사회  지지에 한 각 요인 간의 상 계를 악

한다.

셋째, 상물 시청과 사회  지지가 청소년의 성

개방성 정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자료수집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을 상으로 2014년 ‘한

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스마트시   

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응방안 연구’를 

주 자료로 사용하 다.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 4문항(거주지, 성별, 학

교 , 학년), 상물 시청 17문항(자극 8문항, 인권

침해 4문항, 모방/공유 5문항), 사회  지지 2문항

(친구의 지지 1문항, 부모의 지지 1문항), 성개방성 

7문항 등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본추출은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하여 2014년 6월 12일∼7월 

15일 사이 설문조사 된 국의 ･고등학교 남･녀 

재학생 4,356명  결측값 1,180명을 제외한 뒤 

3,176명을 최종 연구 상자로 선정하 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청소년의 성개방성이

며, 독립변수는 상물 시청, 사회  지지(친구지

지, 부모지지)로 설정하 으며, 통제변수는 사회･

인구학  특성을 반 하는 거주지(특별시, 역시, 

일반시･군), 성별, 학교 , 학년으로 하 다. 각 도

구의 출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제변수 : 사회･인구학  특성

연구 상의 사회･인구학  특성을 측정하기 

해 거주지, 성별, 학교 , 학년을 확인하 다.

2) 독립변수 : 아이돌 스타의 선정 인 

상물 시청

상물 시청에 한 문항은 신선미와 정태연

(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  재구성

하여 3개의 요인을 추출 후 17개 문항을 Likert 5  

척도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자극’으로 ‘선

정 인 상물을 보면 성 으로 자극 받는다’, ‘선

정 인 상을 보면 친구들도 성 으로 자극받을 

것이다’라는 항목을 포함하여 7개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두 번째 요인은, ‘인권침해’로 ‘돈을 벌기 

해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돈을 벌기 

해 노출을 이용하는 것은 학 와 마찬가지이다’

라는 항목을 포함하여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요인은 ‘모방/공유’로 ‘야한 패션이나 춤을 

따라한 이 있다’, ‘야한 상물을 친구로부터 받

아본 이 있다’라는 항목을 포함하여 총 5개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의 합이 높을수록 ‘자극’, 

‘인권침해’, ‘모방/공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자극이 0.843, 인권침해가 0.761, 모

방/공유가 0.687로 나타났다.

3) 독립변수 : 아이돌 스타의 선정 인 

상물 시청에 한 

주변인의 반응(사회  지지)

상물 시청에 한 문항은 부모님(혹은 보호

자), 가장 친한 친구의 반응을 알아보기 해 각각

의 반응을 포함한 2개 문항을 Likert 5  척도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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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 편차 t/F p

거주지

특별시 381(12.0) 19.95 4.907

2.27 0.066 역시 963(30.3) 19.59 4.368

일반시군 1,832(57.7) 19.38 4.431

성별
여학생 1,632(51.4) 18.67 3.822

-11.09 0.000 
남학생 1,544(48.6) 20.40 4.921

학교
학생 1,089(34.3) 18.05 4.290

-13.68 0.000 
고등학생 2,087(65.7) 20.27 4.378

성되었다. ‘나의 부모님께서는(보호자께서는) 내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나와 가장 

친한 친구는 내가 아이돌 스타의 야한 상물을 보

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 해도 괜찮다고 생각

한다’라는 항목을 포함하 다. 수의 합이 높을수

록 사회  지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0.773로 나타났다.

4) 종속변수 : 성개방성

청소년의 성개방성에 한 문항은 백혜정과 김

은정(2008)의 연구를 참고  재구성하여 8개 문항

을 Likert 5  척도로 구성되었다. ‘친구들과 성인

물을 공유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음란채

은 서로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

다’라는 항목을 포함하여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의 합이 높을수록 성개방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0.73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 에 따라 SPSS/Win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상자의 사회･

인구학  특성에 따른 성개방성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검토하 고, 사후검정은 Scheffe

분석을 하 다. 성개방성과 각 척도와의 상 은 

Spearman 상 계수로 검토하 으며, 성개방성에 

한 향요인을 개 하기 하여 성개방성을 종

속변수로 한 다 회귀분석을 행하 다. 상물 시

청은 각각 하 역을 심으로 분석하 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  이에 

따른 성개방성 수

연구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에 따른 거주

지, 성별, 학교 , 학년에 한 빈도와 성개방성 정

도의 차이를 보면, <표 1>과 같다. 먼  거주지  

일반시･군(57.7%)이 가장 많았고, 성개방성은 특별

시(19.95)에 거주하는 학생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다음으로 남녀의 비율은 비슷하 지만, 성개방성은 

여학생(18.67)보다 남학생(20.40)이 월등히 높았다. 

학교 으로는 학생(34.3%)보다 고등학생(65.7%)

이 많았으며, 성개방성은 고등학생(20.27)이 학생

(18.05)보다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학년별로 보면, 

고등학교 3학년(23.2%)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 1

학년(17.47)에서 고등학교 3학년(20.82)으로 올라갈

수록 순차 으로 성개방성이 높았다. 그리고, 각 요

인에서 통계학 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p<0.01, 

p<0.001, p<0.001)가 있었다.

<표 1> 연구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  이에 따른 성개방성 평균비교
(N=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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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 편차 t/F p

학년

학교 1학년 328(10.3) 17.47 4.663

43.80 0.000 

학교 2학년 344(10.8) 18.05 4.030

학교 3학년 417(13.1) 18.51 4.145

고등학교 1학년 682(21.5) 19.83 4.675

고등학교 2학년 667(21.0) 20.12 4.170

고등학교 3학년 738(23.2) 20.82 4.225

t/F: t-test or ANOVA, Scheffe

2. 상물 시청과 사회  지지  성개방성과의 

상 계

연구 상자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성개방성

을 심으로 상 분석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상 분석 결과를 보면, 먼  종속변수인 성개방

성과 학년(r=0.261), 자극(r=0.120), 모방공유(r=0.152), 

사회  지지(r=0.135)와 정(+)의 상 계 다. 이

는 연구 상자들  학년이 높을수록, 상물에 

한 느낌이 자극 일수록, 상물을 보고 난 뒤 모

방하거나 공유를 할 수록,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성개방성이 높다는 뜻이다. 하지만, 인권침해(r= 

-0.057)와는 부(-)의 상 계 다. 이는 상물에 

하여 인권침해를 느낄수록 성개방성이 낮다는 

뜻이다. 

<표 2> 상물과 사회  지지  성개방성과의 상 계

　 학년 자극 인권침해 모방공유 사회 지지

학년  1.000

자극  0.120
***

 1.000

인권침해 -0.057
**

-0.034  1.000

모방공유  0.152***  0.522*** -0.031 1.000

사회 지지  0.135
***

 0.243
***

-0.279
***

0.351
***

1.000

성개방성  0.261
***

 0.330
***

-0.259
***

0.283
***

0.350
***

*p<0.05, **p<0.01, ***p<0.001

3. 연구 상자의 성개방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

상물  사회  지지가 연구 상자의 성개방

성에 미치는 향력과 설명모형 구축을 해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모델에 따라 투입된 변수들은 0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사회･인구학  특성을 투입하 으며, 

모델 1에서는 독립변수인 상물 시청을 투입하

다. 모델 2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  지지를 투입

하 고, 모델 3에서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사

회･인구학  특성, 상물 시청, 사회  지지를 모

두 투입하 다.

통제변수인 사회･인구학  특성에서는 성별과 

학년이 유의하 으며(p<0.001), 성별(B=1.880, 학년

(B=0.648)은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설명력은 10.7%이었다. 이는 여학생보다 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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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학년이 높을수록 성개방성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독립변수인 상물 시청에서는 자극(B=0.142), 

인권침해(B=-0.253), 모방공유(B=0.188)가 모두 유

의하 으며(p<0.001), 자극과 모방공유는 정(+)의 

향을, 인권침해는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2.7%이었다. 이는 자극이 높

을수록, 모방공유가 높을수록 성개방성이 높고, 인

권침해가 높을수록 성개방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사회  지지(B=0.763)도 유의하 으

며(p<0.001),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설명력은 19.9%이었다. 이는 사회  지지가 높

을수록 성개방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 독립변수 모두 용한 결

과 역시 유의하 으며(p<0.001), 향력은 26.1% 

정도 설명하고 있다.

<표 3> 연구 상자의 성개방성에 미치는 향

구분
Model 0 Model 1 Model 2 Model 3

B p B p B p B p

사회･인구학  

특성

역시 -0.179 0.486 -0.033 0.891 -0.169 0.488 -0.060 0.798 

일반시군 -0.253 0.288 -0.107 0.629 -0.388 0.086 -0.228 0.296 

성별 1.880 0.000 1.054 0.000 1.582 0.000 0.964 0.000 

학교 0.111 0.290 0.123 0.209 0.154 0.120 0.145 0.128 

학년 0.648 0.000 0.451 0.000 0.487 0.000 0.391 0.000 

상물 시청

자극 　 　 0.142 0.000 　 　 0.135 0.000 

인권침해 -0.253 0.000 -0.185 0.000 

모방공유 　 　 0.188 0.000 　 　 0.107 0.000 

사회  지지 　 　 　 　 0.763 0.000 0.513 0.000 

Intercept 15.976 0.000 15.730 0.000 13.581 0.000 13.996 0.000 

Num of obs. 3,176 3,176 3,176 3,176

Prob > P 0.000 0.000 0.000 0.000

adj R-squred 0.107 　 0.227 　 0.199 　 0.261 

*p<0.05, **p<0.01, ***p<0.001

Ⅵ. 논의

상물 시청 후 자극을 크게 받거나 모방 는 

공유를 많이 할수록 청소년의 성개방성이 높았다. 

 매체를 통한 아이돌 스타는 육체가 보이는 드

스, 몸매를 나라하게 나타내는 유니폼, 가슴을 

드러내는 의상 착용은 일반화 되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옷차림을 한 상태로 성행 를 상상하게 하

는 춤을 추는 아이돌 스타에게 자극받아 흥분하고, 

안무를 흉내내며 성상품화의 사고방식을 자연스럽

게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김지선 등, 2011). 기존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이블TV나 화를 통

해 성  콘텐츠를 할 때 그 이용 빈도가 높을수

록 성의식이 바 어, 이성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의당 성 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되고, 강간

과 같은 성폭력까지도 가능하다는 사고를 드러냈

다(심재웅과 조의진, 2009). 물론 TV와 뮤직비디오

의 경우 성  콘텐츠가 극단  성의식을 조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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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지만(심재웅과 조의진, 2009), 성에 해 건

한 의식을 해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람이 두루 

알고 있는 사실이다(Ward, 2003). 한, 성  내용

에 등장하는 주요 배우와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실

제 성경험 수 이 높아지는 것(Ward 와 Friedman, 

2006)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 결과를 일부 뒷받침 

하고 있다. 이는  매체를 통하여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는 연 인들의 선정 인 노출에 의해 

청소년의 성개방화에 한 가치 이 괴되어 간

다고 설명할 수 있다.

상물 시청 후 인권침해라고 느끼는 정도가 낮

을수록 청소년의 성개방성이 높았다. 워드(Ward, 

2002)는 TV의 성모사(sex copy)와 청소년의 성 

련 인식  태도를 연구하기 해 18세에서 22세 

사이의 259명의 학생을 상으로 조사하 다. 그 

결과 성모사 로그램에 한 시청량이 많고 집

도가 높을수록 성차별에 한 수용정도가 강하게 

나타났음을 설명하 다. 그리고, 장희순과 김태련

(2006)의 연구에서는  매체를 통해 상품화된 

여성의 날씬한 몸매를 시청한 결과 성욕이 증가하

고 신체존 감이 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 다. 걸 그룹의 앨범 상은 성행  

자세를 연상시키고, 가슴골이 드러나는 상의와 짧

은 하의는 이제 가수들 사이에서 흔히 있는 일이 

되어버렸다. 경제  수입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심을 받기 해 연 인들은  더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인권은 찾아볼 수 없는 자극 인 안무

만을 선보인다. 이러한 자본주의 성문화의 바다 한

가운데에 존재하는 청소년들은 성에 한 의식이 

퇴폐해지고, 타락하며, 문란 해 질수가 있는 것이다.

부모나 래 등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

의 성개방성이 높았다. 이와 련하여 강수경

(2014)은 사회  지지가 청소년의 순결의식, 이성

계, 성충동 조 의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 다. 사회 으로 지지를 받으면, 청소년은 

평소 순결의식을 간직한체 이성 계에 있어서 신

하고, 성충돌 조 도 가능하다. 청소년기는 의지

인 아동기를 지나 자신을 발견하고 정체감을 형

성하는 시기이므로 이성교제를 포함한 다양한 인

간 계를 통하여 사회  계를 확 시키는 욕구

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자연스럽게 생

겨나는 자율성과 사회 계 형성 욕구는 청소년의 

성문화와 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양성은과 

조주 , 2005). 한, 홍정민과 황은희(2013)는 성태

도와 성지식간의 련성은 없었지만, 사회  지지

가 크면, 성태도는 낮아지고, 성지식은 높아져 성의

식이 올바르게 용됨을 설명하 다. 윤선오 등

(2010)은 고등학생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모 

 친구의 지지는 부모와 개방  의사소통을 도와

주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성지식 수

이 높아 성에 하여 투명한 태도를 갖는다고 하

다(김소연, 2010; Somers & Paulson, 2000). 다시 

말해, 청소년은 부모나 친구와의 지지에 있어서 

정 인 소통을 매개하여 성에 한 의식이 올바르

게 나타난다는 연 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 남미애(2001)는 여성청소년을 조사한 결과 사

회  지지 부족문제 등이 청소년매춘에 향을 미

친다고 주장하 다. 이 게 기존의 연구는 부분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성개방성이 낮아지는 경

향이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반 의 결과가 나타났

다. 그 이유는 설문조사의 내용이 ‘야한 상물을 

보거나 야한 춤이나 패션을 따라 해도 괜찮다고 생

각한다.’이었기 때문에 사회  지지라는 항목의 내

용이 선정 인  매체에 정 인 방향을 띄고 

있어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친구나 부모 등 사

회  지지의 성격에 따라 청소년의 성개방화의 변

화를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청소년이 자주 하는 

선정 인  매체를 보고 모방하는 모습에 주

의 응원을 받아 나타는 결과로 헤아려진다.

이 연구는 상물 시청과 사회  지지가 청소년

의 성개방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변하는  매체에 의한 성에 

련한 정보와 사회 인 지지의 성향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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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첫째,  매체 종사자들은 건 한 가치 을 갖

고, 청소년을 고려한 미디어를 공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모의  래

의 지지를 올바르게 지향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회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  학교는  매체  사회  계

를 포함한 성교육을 청소년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실 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 으로 단면연구이기 때문에 시

에 따라 변화하는 청소년의 성의식을 측정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는 이 연구결과를 토

로 상 집단을 추 , 리하여 자세한 인과 계를 

규명할 수 있는 코호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

다. 한, 2차 자료를 활용하 기 때문에 다양한 변

수를 충분히 반 하지 못하 다. 이러한 제한 에

도 불구하고 다양한 미디어 세상에서 청소년 문화

에 의한 사회  문제를 논의한 과 국을 상으

로 표본추출을 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일반화 할 수 

있는 것을 이 연구의 의의로 두고자 한다.

Ⅴ. 결론

이 연구는  매체를 통한 상물 시청과 청

소년들의 성개방성과 사회  지지와의 계를 살

펴보고, 상물 시청과 사회  지지가 청소년들의 

성개방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이

를 토 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에 해 처방안

을 논하고자 시도하 다. 

청소년의 성개방성에 한 평균분석 결과 특별

시(19.95)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다소 높은 편이었

다. 성별로는 여학생(18.67)보다 남학생(20.40)이 높

았으며, 학교 으로는 고등학생(20.27)이 학생

(18.05)보다 더 높았다. 학년별로는, 학교 1학년

(17.47)에서 고등학교 3학년(20.82)으로 올라갈수록 

순차 으로 높았다. 상 분석 결과 성개방성과 학

년(r=0.261), 자극(r=0.120), 모방공유(r=0.152), 사회

 지지(r=0.135)와 정(+)의 상 계 지만, 인권

침해(r=-0.057)와는 부(-)의 상 계 다. 회귀분

석 결과 사회･인구학  특성에서는 성별(B=1.880, 

학년(B=0.648)은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상물 시청에서는 자극(B=0.142), 인권침

해(B=-0.253), 모방공유(B=0.188)가 모두 유의하

으며(p<0.001), 자극과 모방공유는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권침해는 부(-)의 향

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사회  지지(B=0.763)가 유

의하 으며(p<0.001), 정(+)의 향을 미쳤다.

성 상품화를 래 할 수 있는 아이돌 스타의 선

정 인 상물 시청 후 모방과 공유가 확산됨과 동

시에 사회  지지의 성격에 따라 성의식이 개방화 

되는데 향을 미친 것이다. 즉, 청소년들은  

매체를 통한 아이돌 스타의 향과 부모나 래의 

지지를 받아 모방과 공유를 반복하면서 성 정체성

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 스타들이 보여주는 선정

인 의상, 안무, 행  등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행동이자 삶의 기 이 된다. 이에 주

사람들의 동조까지 얻게 되면, 그 동안 보고 들었

던  매체속의 상물에 자극을 느끼고, 모방과 

공유를 하며, 자신이 주인공 되어 성에 한 의식

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는 상품화

되어지는 청소년들과 상품화된 성  이미지를 시

각 으로 경험하는 청소년들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성윤숙과 손병덕, 2014). 이러한 일이 반복

되면, 결국 변질된 성의식에 의해 성에 한 건

한 의식은 사라지고(Ward, 2003), 낮은 신체존 감

(장희순과 김태련, 2006)과 함께 강간, 성폭력(심재

웅과 조의진, 2009), 매춘행동(남미애, 2001) 등 비

윤리 인 일이 쉽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무조건 인  매체에 한 규제 보다는 

실 인 미디어 공 자의 리와 정서 인 교육을 

강화하면, 청소년의 성개방성에 한 악 향을 조

이나마 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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