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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는 텔 비 ,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다양

한  매체가 발달하면서 성과 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고(An, Lim, Kim, 

Kim, & Song, 2015; Kim, Lee, Kim, & Kang, 

2012; Lee & Kweon, 2013), 이와 같은 격한 변

화에 따라 성에 한 인식과 태도  가치 도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다. 한, 최근 아동들의 신체발육 속도

가 빨라지고 매체를 통해 왜곡되고 무분별한 성 문

화와 성 정보를 하게 되는 아동의 연령이  빨라

짐에 따라 학령 기부터의 성교육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Lee & Kim, 2017; Kim et al., 2012).

만 3세 이후부터 학교에 취학하기 까지인 학령

기 아동은 Freud의 성심리 발달에서 남근기에 해당하

며 이 시기는 성  에 지인 리비도가 성기로 옮겨지기 

때문에 성기의 존재를 자각하고 성욕도 보이고, 본인의 

신체상에 심을 가지고 신체를 탐구하는 시기이다

(Synn et al., 2013). 학령 기에 형성된 성 인식은 

개인의 성의식  성가치 에 평생 향을 주므로 이 

시기의 성교육은 건강한 자아개념의 형성과 성장발달에 

매우 요하다(Lee & Kim, 2017). 

학령 기 아동에 한 성교육은 성폭력 방교육 

심에서 계 심의 성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으며(Lee 

& Kim, 2017), 부모와 자녀간의 성 의사소통은 신체

 발달 뿐만 아니라 남녀의 성 차이, 성 행동과 가치 

등의 성 사회화의 발달에 측면에서도 요하다(Jerman 

& Constantine, 2010). 따라서 성교육은 자녀들이 

제일 먼  계를 맺는 부모가 먼  시작해야 하며, 학

교와 지역사회 등에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속되어야 한다(Ballard & Gross, 2009; Lee & 

Kim, 2017). 부모들은 자녀와 성에 한 화를 희망

하지만(Ballard & Gross, 2009; Constantine, 

Jerman, & Huang, 2007; Constantin, Slater, 

& Carroll, 2007),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와의 

성과 련된 화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자녀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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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로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 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이다(Ballard & Gross, 2009).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얼마나 성공 으로 어떤 행동

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한 자신의 능력의 확신으로,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일의 성취나 

활동 참여 정도가 달라진다(Kim, Kang, & Jeong, 

2012).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은 자녀 성교육

과 련된 부모 자신의 능력에 한 신념이다. 자녀 성

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성의사소

통과 성교육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잘 처

하고, 극 으로 조 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잘 교육하고 화할 수 있다는 부모의 효능감이 높을수

록 자녀와의 정  계를 유지하게 되어 아동의 건강

한 발달에 도움을 주며(Jeon, 2012), 자녀가 성에 

해 심을 가질 때 수용하고 상호작용하는 부모의 태도

는 자녀가 정 인 성가치 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Lee & Kim, 2017; Lee & Oh, 2016). 이에 부모

들을 상으로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성교육은 올바른 성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An 

et al., 2015). 학령 기 아동의 반 이상이 성에 

한 질문을 시작하고 성에 한 호기심을 보임에도(Jin 

& Park, 2011), 부모는 성지식의 부족으로 자녀와 성

과 련된 화를 하는 것에 두려움과 불편함을 느끼며, 

이에 반 이상의 부모가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Constantine, Jerman, & Huang, 2007; Constantin, 

Slater, & Carroll, 2007; Kim et al., 2013). 따

라서 성교육을 실시하더라도 피상 으로 실시하거나 성

 행동을 자제시키는데만 치 하는 경향이 있다

(Constantine, Jerman, & Huang, 2007; Constantin, 

Slater, & Carroll, 2007; Kim et al., 2013). 

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연령에 맞게 계획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10% 밖에 되지 않아(Kim et al., 

2013) 자녀의 성  호기심과 아동의 성  행동에 한 

한 처와 효과 인 성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Ballard & Gross, 2009; Jin & Park, 

2011). 

성교육의 궁극  목 은 자신을 사랑하면서 타인을 

이해하고 존 하여, 상호간의 력과 헌신, 신뢰로 인간

으로서의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 인성  인격

교육이다(Kim et al., 2012; Yoo & Kim, 2017). 

한, 학령 기 자녀는 특히 부모를 통해 이성과의 

계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는 성역할 발달단계이다(Lee 

& Lee, 2011). 이에 부모는 자녀에게 일상생활 안에

서 성역할 모델이 되어  수 있다(Jin & Park, 

2011). 부부가 하고 가까운 느낌을 상호 공유하는 

것으로 애정 , 성 , 헌신   인지  요소를 포함한 

개념인 부부친 감이 높을수록 정  자아개념  

정  상호작용 수 이 높다(Lee, 1995). 부부의 결속

도와 부부간의 상호작용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직  자녀에게 성의식과 행동을 포함한 성 가치  형성

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Jin & Park, 2011; Kim 

& Lee, 2005). 이에 부부친 감이 부모가 자녀 성교

육을 유능하게 수행하는데 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상할 수 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

며, 이에 자녀 성교육에 더욱 극 이고, 책임감이 높

으며, 성에 한 의사소통 횟수도 아버지에 비해 많으

나(Jin & Park, 2011; Kim et al., 2013) 자녀의 

성교육을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이다(Jerman & 

Constantine, 2010; Kim et al., 2013; Lee & 

Oh, 2016). 바람직한 가정 성교육이 이루어지기 해

서는 어머니 자신이 먼  편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

녀와 성에 한 화를 개방 으로 나  수 있는 효능

감을 길러야 한다(Jerman & Constantine, 2010). 

외국의 선행 연구들(Ballard & Gross, 2009; 

Jerman & Constantine, 2010)에 따르면 자신의 부

모로부터 성 교육을 제공받은 경험, 부모 성교육 경험 

등과 같은 성 건강 경력과 부모의 나이, 교육  경제 

수 , 자녀의 성별과 같은 가족 구조와 형태 등이 가정

에서의 성 의사소통 는 성교육의 수 과 질에 향을 

다고 하 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학령 기 아동 부모

의 성지식, 성교육 인식  요구도 조사(Kim et al, 

2013)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

에 한 부모효능감 비교(Lee & Oh, 2016) 연구와 

성교육 로그램을 용했을 때 자녀 성교육에 한 부

모효능감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Lee & Kim, 2017; 

Lee & Kweon, 2013) 4편 뿐이며,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 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는 

없다. 이에 아동이 정 인 성 지식과 가치 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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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돕기 해서 부모의 자녀 성교육 효능감

에 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학령 기 아동을 둔 부모를 한 성교육 로

그램을 개발하여 용하기 한 기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학령 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일반

 특성, 부부친 감과 성지식이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함이며, 본 연

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학령 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일반  특성을 확인한

다.

∙학령 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부부친 감, 성지식,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의 수 을 악한다.

∙학령 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

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 정도의 차이를 악한

다.

∙학령 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부부친 감, 성지식,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 간의 상 계를 분

석한다.

∙학령 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자녀 성교육에 한 부

모효능감에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령 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부부친 감, 

성지식,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 정도와 변수들 

간의 계를 규명하고,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한 서술  조사연

구이다.

2. 연구 상

상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는 유치원 4곳에 

재원 인 학령 기 아동을 둔 어머니를 상으로 하

다. 상자 선정 기 은 학령 기 아동이 ·만성 질환

이 없고 해당 아동이 정상발달을 하는 자, 남편과 별거·

이혼 는 사별하지 않은 자,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질

문지에 응답할 수 있는 자로 하 다. 연구표본의 크기

는 G Power 3.1.5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Cohen (1988)에 의거하여 다 회귀분석의 유의수

(α) .05, 간 효과크기(effect size) .15, 검정력(1-

β) .90, 독립변수 18개를 기 으로 했을 때, 필요한 

상자는 183명으로 본 연구 상자 189명은 통계분석

에 충분하 다. 

3. 연구 도구

1) 일반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은 인구사회학  특성 9문항과 

어머니의 성건강 경력 4문항,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  특성은 어머니의 나이와 교육 수 , 

가정의 월 소득, 맞벌이 여부, 주말 부부 여부, 자녀의 

수, 학령 기 아동의 순 , 학령 기 아동의 나이, 아동

의 성별과 같은 가족의 구조와 형태 요인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성건강 경력은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성교

육이 필요한 시기, 어머니의 부모 성교육 경험 여부, 자

신의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를 포함한다.

2)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은 2013년 3월에 교

육인 자원부에서 출간한 성교육 지침서를 기 로 Kim 

(2008)이 개발한 도구를 Lee와 Kweon (2013)이 학

령 기 아동을 둔 부모의 특성을 반 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자녀에게 신체 인 성(6문항)과 사

회 인 성(4문항)에 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자신

의 능력에 한 평가 내용으로 구성된 총 10문항의 5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부

터 ‘매우 그 다’ 7 까지 응답하도록 하 다. 자녀 성

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의 수가 높을수록 자녀 성교

육에 한 부모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

뢰도 Lee와 Kweon (2013)의 연구에서는 신뢰도인 

Cronbach’s α가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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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부친 감

부부친 감은 부부 계의 계성 개념을 측정하며, 

부부가 각자의 자율성을 토 로 상 의 결함까지도 수

용하는 상호간의 공유 인 인지 , 정서 , 성  함

과 헌신의 정도로 정의된다(Lee, 1995). 본 연구에서

는 Lee (1995)가 개발한 부부친 감 척도로 측정하

으며, 척도는 ‘인지  친 감’ 5문항과 ‘정서  친 감’ 

5문항  ‘성  친 감’ 5문항으로 총 15문항의 5  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 5 까지 응답하도록 하 다. 부부친

감의 수가 높을수록 부부친 감이 높음을 의미한

다. 부정문항은 역환산하 으며, 도구의 Cronbach’s α

는  Lee (1995)의 연구에서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88이었다.

4) 성지식

성지식은 청소년과 학생 등을 상으로 한 성지식

에 한 국내외 문헌을 토 로 Kwak  (2000)이 개발

한 성지식 도구 50문항  학령 기 아동을 둔 어머니

를 상으로 성지식을 측정하기에 합하지 않은 문항

을 선별하기 하여 간호 학 교수 2명, 석사 이상의 

성교육 문강사 2명, 학령 기 아동을 둔 어머니 2명, 

총 6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아 0.8 이상인 30문

항만을 사용하 다. 본 도구에서 제외된 문항은 ‘여성은 

질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다’와 같이 질문의 의미가 명확

하게 구분되지 않거나, ‘먹는 피임약은 성공률도 낮고 

부작용도 심하다’와 같이 한 문장 안에 두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혼란을  수 있는 문항과 약물 복용, 성

병 등 학령 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성지식을 측정하기

에 부 당한 항목을 제외하 다. 성지식의의 하  항목

은 임신과 출산, 남녀 성기, 피임, 성 반응 등 일반 인 

성지식에 한 내용으로 ‘맞다’, ‘틀리다’  하나를 선택

하도록 하며, 채 을 통해 총 이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자료 수집 방법

2015년 6월 1일부터 2015년 8월 30일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는 유치원 4곳에서 자료 수집을 실시하

다. 연구자가 유치원 원장에게 조 승인을 받고 해

당 유치원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 다. 연구보조원이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 과 필요성, 권리 등을 설명

하 으며, 연구 참여에 자발 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설문지를 배부하여 가정에서 작성하도록 하 고, 설문

지를 작성한 후 자녀의 유치원 등원 시 서류 투에 

하여 제출하도록 하 다. 설문 작성에는 약 20분 정

도 소요되었으며, 설문에 응한 학령 기 아동을 둔 어

머니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 다.

5. 윤리  고려

본 연구는 P 학교의 생명윤리심의 원회 승인

(CUPIRB-2015-010)을 받았다. 상자에게 본 연구

의 목 과 필요성을 먼  설명하 으며, 연구 참여시 

익명성과 비 보장  연구 참여  언제든지 참여 의

사의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 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

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 으며 개인 정보의 보호를 해 코드

로 상자의 정보를 식별하 으며, 상자의 민감한 정

보를 보호하기 해 설문 내용을 미리 제공한 투에 

하여 제출하도록 하 다.  

6. 자료 분석 방법

자료는 SPSS WIN 22.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부부친 감, 성지

식,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로 제시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에 따른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 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 다.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과 

변수들 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악하 으며,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

효능감 향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

로 악하 다.

Ⅲ. 연구 결과

1. 상자의 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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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ental Efficacy on Child Sexual Educ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9)

Variables Categories n(%)
Parental efficacy 

Mean±SD t / F (p)

Age of mother (yr) < 31

31-35

36-40

> 40

7( 3.9) 

64(35.4)

70(38.7)

40(22.1)

4.00 ± 0.47

3.45 ± 0.61

3.61 ± 0.73

3.71 ± 0.64

2.36

(.073)

Education level †

  

High schoola

Collegeb

Universityc 

Graduate schoold 

37(19.6)

61(32.3)

79(41.8)

12( 6.3) 

3.32 ± 0.53

3.45 ± 0.70

3.73 ± 0.66

3.88 ± 0.66

5.00

(.002)

c>a

Monthly income 

(10,000won)†

< 300a

300-499b 

≥ 500c

45(23.8)

99(52.4)

45(23.8)

3.38 ± 0.67

3.53 ± 0.64

3.86 ± 0.67

6.60 

(.002)

c>a,b

Dual-career family Yes

No

77(41.0)

111(59.0)

3.68 ± 0.74

3.50 ± 0.62

1.81

(.072)

Commuter couple Yes 

No

 8( 4.2)

181(95.8)

3.28 ± 0.47

3.58 ± 0.68

-1.27

(.205)

Number of children 1

≥2

31(16.4)

158(83.6)

3.78 ± 0.57

3.53 ± 0.69

1.87

(.063)

Grade of preschooler child 1

≥2 

125(66.5)

63(33.5)

3.59 ± 0.68

3.54 ± 0.68

0.42

(.678)

Age of preschooler child 

(yr)

4-5

6-7

125(66.5)

63(33.5)

3.61 ± 0.72

3.50 ± 0.58 

0.97

(.336)

Gender of preschooler 

child
M

F

84(44.4)

96(50.8)

3.69 ± 0.67

3.49 ± 0.66

2.00

(.047)

When to start sexual 

education†

Toddlera

Preschool ageb

Over elementary schoolc

22(11.7)

98(52.1)

68(36.2)

3.87 ± 0.67

3.60 ± 0.66

3.43 ± 0.67

3.85

(.023)

a>c

Experience of parents 

education to teach children

Yes

No

41(21.7)

148(78.3)

3.77 ± 0.73

3.52 ± 0.65

2.16

(.032)

Sexual education 

experience from one's 

parents†

Systematicallya

A littleb

Neverc

5( 2.6)

55(29.1)

129(68.3)

4.32 ± .61

3.81 ± .57

3.44 ± .67

10.04 

(<.001)

a,b>c

Perceived sexual 

knowledge†

Sufficienta 

Moderateb

Insufficientc

10( 5.3)

84(44.4)

95(50.3)

4.38 ± 0.58

3.74 ± 0.62

3.34 ± 0.62

18.37

(<.001)

a>b>c
* Missing data not included
†Scheffé test

상자 189명  30세 이하가 7명(3.9%), 31-35

세가 64명(35.4%), 36-40세가 70명(38.7%), 41세 

이상이 40명(22.1%)이었다. 교육 수 은 4년제 학 

졸업이 79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의 월 소

득은 300-500만원이 99명(52.4%)으로 가장 많았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77명(41.0%)이었고, 자녀의 수

는 2명이 114명(60.3%)으로 가장 많았고, 학령 기 

아동의 순 가 첫째 아이인 경우가 125명(66.5%)이었

으며, 학령 기 아동의 나이는 4세가 71명(37.7%)이

었다. 학령 기 아동의 성별은 여자 아이가 96명

(50.8%)이었고, 한 자녀 성교육 시기는 학령 기

라고 응답한 경우가 98명(52.1%)이었으며, 어머니의 

부모 성교육 경험은 148명(78.3%)이 없다고 응답하

다. 자신의 부모로부터의 성교육을 받은 이 없다고 

응답한 상자가 129명(68.3%)이었으며, 본인이 지각

한 성지식 정도에 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5명

(50.3%)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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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gree of Parental Efficacy on Child Sexual Education, Sexual Knowledge, Marital 

Intimacy            (N=189)

Variables
Item score

Mean ± SD Min Max Range

Parental efficacy on child sexual education  3.57 ± 0.67 1.60 5.00 1-5

Sexual knowledge 24.35 ± 2.15 16 30 0-30

Marital Intimacy 3.57 ± 0.53 2.00 5.00 1-5

Table 3. Correlations among Parental Efficacy on Child Sexual Education, Sexual Knowledge, 

Marital Intimacy  (N=189)

Variables
Marital intimacy Sexual knowledge

r(p) r(p)

Sexual knowledge .19 ( .008)

Parental efficacy on child sexual education .37 (<.001) .10 ( .167)

2. 상자의 부부친 감, 성지식,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의 정도

상자의 부부친 감은 최  5  기 으로 3.57 이

었고, 성지식은 최  30  기 으로 24.35 이었으며,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은 최  5  기 으로 

3.57 이었다(Table 2).

3.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 정도의 차이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녀 성교육에 한 부

모효능감 정도는 교육 수 (F=5.00, p=.002), 월 소

득(F=6.60, p=.002), 자녀의 성별(t=2.00, p=.047), 

한 성교육 시기(F=3.85, p=.023), 부모 성교육 

여부(t=2.16, p=.032), 자신의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F=10.04, p<.001),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F=18.37, p<.001)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은 교육 수 에서는 

‘ 학원 졸업’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낮

았으며, 월 소득은 500만원 과가 500만원 이하에 비

해 높았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인 경우가 여아인 경우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한 성교육 시기는 유아기

라고 응답한 경우가 등학교 이상에 비해 유의하게 높

았다. 부모 성교육을 받은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유의

하게 높았으며, 자신의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우

가 받은  없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는 충분, 보통, 부족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4. 상자의 성지식, 부부친 감과 자녀 성교육

에 한 부모효능감 간의 계

상자의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은 부부친

감(r=.37, p<.001)과는 정  상 계를 보 으나, 

성지식(r=.10, p=.167)과는 상 이 없었다. 즉, 부

부친 감이 높을수록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의 

수 이 높았다(Table 3).

5. 상자의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

상자의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

감에 유의한 상 이 있는 변수를 측변수로 하여 단계

입력법을 이용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거변수

인 부부친 감은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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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Parental Efficacy on Child Sexual Education  (N=189)

Variables B SE β t p

Marital intimacy .408 .079 .32 5.19 <.001

Perceived sexual knowledge (Insufficient) .394 .083 .29 4.74 <.001

Sexual education experience from one's parents (Never) .305 .090 .22 3.39  .00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43 .105 .15 2.32  .021

R2 = .31,  Adjusted R2 = .29  F = 20.43  p < .001

의한 상 계를 보 고, 일반  특성  교육 수 , 월 

소득, 자녀의 성별, 한 성교육 시기, 부모 성교육 

여부, 자신의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는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어 측 

변수로 투입하 다. 일반  특성  교육 수 은 ‘고등

학교 졸업’, 월 소득은 ‘300만원 미만’, 자녀의 수는 ‘1

명’, 자녀 성별은 ‘여자아이’, 한 성교육 시기는 ‘

등학교 이상’, 부모 성교육 경험과 자신의 부모로부터의 

성교육 경험은 ‘없음’,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는 ‘부

족’을 기  범주로 하여 가변수 처리하 다. 공차한계

(tolerance) 범 가 0.96-1.0으로 0.1이상이었고, 

Durbin-Watson값은 2.02로 잔차 간의 자기상 이 

없었으며, 분산팽창인자인 VIF는 1.002-1.043으로 

10 미만이어서 투입된 변수들은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회귀분석 모형의 합성과 련하

여 F 통계량은 20.43(p<.001)으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 설명력 R²는 28.9%로 나타났다. 학령

기 아동을 둔 부모의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친 감(β=.32, p<.001),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β=.29, p<.001), 부모로

부터의 성교육 경험(β=.21, p=.001), 교육 수 (β

=.14, p=.021) 순 이었다(Table 4).

Ⅳ. 논    의

본 연구는 학령 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자녀 성교육

에 한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고 자

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 증진을 한 간호 재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시하기 해 실시되

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

감 수 은 5  척도에서 평균 3.57 이었다. 이는 Lee

와 Kim (2017)의 연구의 3.56 과 유사하 으나, 

Lee와 Kweon (2013)의 연구에서의 3.76 과 Lee와 

Oh (2016)의 연구에서의 3.79 보다는 약간 낮은 수

이었다. 어머니의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 수

은 상 수 으로, 부모 자녀 사이에 성에 한 화

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자녀가 성가치 을 올바르

게 형성하고 성문제의 발생 시 잘 처해 나가는데 도

움이 될 수 있으므로(Klein et al., 2005), 어머니의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 수 을 향상시킬 필요

가 있다.

상자들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과의 수 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  요인’인 

어머니의 교육 수 , 월 소득, 자녀의 성별과, ‘부모의 

성건강 경력’인 자녀의 성교육 시기에 한 인식, 부모 

성교육 경험, 자신의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 본

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첫째, ‘인구사회학  요인’에서는 어머니의 교육 수

이 높고, 가정의 월 소득이 높을수록, 남자 아이를 둔 

어머니가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이 높았다. 이

는 부모의 교육 수 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았던 

선행연구(Jerman & Constantine, 2010)와 가정의 

소득이 을수록 성에 해 부정 이고(Swain, Ackerman, 

& Ackerman, 2006),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성교육

에 한 부모효능감이 높았던 선행연구(Jin & Park, 

2011; Lee & Oh; 2016)의 결과와 일치하 다. 이는 

부모의 사회 환경 인 요인이 자녀의 성역할 발달에 

향을 을 알 수 있으며(Jerman & Constantine, 

2010), 어머니의 교육 수 과 경제 수 이 높을수록 

자녀에 한 일반 인 부모효능감이 향상되기 때문

(Lee & Oh, 2016)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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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둔 어머니가 여자아이를 둔 어머니보다 자녀 성

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의 정도가 더 높았다. 이는 여

자아이의 경우 남자아이에 비해 아동 성 학 에 더 많

이 노출됨에 따라 성과 련된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여

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더 일  시작되는 것(Beckett 

et al., 2010)을 고려할 때 여자아이를 둔 어머니가 성 

학  방에 한 자녀교육에 더 많은 우려를 하기 때

문인 것(Walsh, Brandon, & Chiro, 2012)으로 생

각된다.

둘째, 어머니의 ‘성 건강 경력’인 자녀에게 성교육이 

필요한 시기, 부모 성교육을 받은 경험, 자신의 부모로

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

에 따라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이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부터 성 교육을 실시

해야한다고 응답한 어머니가 등학교 이상에서부터 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어머니에 비해 자녀 성교육

에 한 부모효능감이 높았다. 선행연구(Kim et al., 

2013)에서 성 문제와 련된 가정에서의 교육이 지연

되는 이유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성에 련된 화를 

하는 것에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며, 성 교

육을 실시하더라도 자녀의 성  행동을 자제시키는데 

치 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 부모 성교육을 받은 상자가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유의하게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

능감이 높았으며, 이는 Lee와 Kweon (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상자의 78.3%가 부모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학령 기 아동을 둔 어머

니를 상으로 체계 인 부모 성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신의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우 

그 지 않다고 응답한 상자에 비해 어머니의 자녀 성

교육에 한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로부

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68.3%이었다. 

이는 청소년의 73%가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한 선행연구(Kim & Lee, 2005) 결과와 

유사하다. 많은 부모들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부모와 성

과 련된 화보다는 부모가 제공한 성과 련된 책을 

통하여 성에 한 지식을 습득하 다(Ballard & 

Gross, 2009). 이는 따뜻한 감정이 해지지 않아 안

락함을 느낄 수 없으며, 학교 교육 한 성의 신체  측

면에 을 두는 것을 고려할 때(Ballard & Gross, 

2009) 자녀의 성장발달단계를 잘 알고 있고 자녀의 역

할 모델이 되며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모로부

터의 성교육은 올바른 성가치  형성에 있어 매우 요

함(Lee & Oh, 2016)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스스로 성지식 정도가 높다고 인

지할수록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은 높았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 성지식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상자

는 5.3% 밖에 되지 않았으며, 부족하다고 응답한 상

자가 50.3%로 가장 많았다. 이는 부모가 성지식이 충

분하다고 인지한 경우가 8.6%,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

우가 45.3%이었던 선행연구(Ballard & Gross, 

2009; Kim et al., 2013)의 결과와 유사하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구사회학  요인’에서

는 학령 기 아동을 둔 어머니를 상으로 성교육을 시

행하는 경우 어머니의 교육 수 이 고등학교 이하이거

나, 소득이 낮은 집단  여자아이를 둔 어머니를 상

으로 더욱 체계 이고 집 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어머니의 ‘성 건강 경력’ 면에서는 학령 기 아

동의 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모 성교육

을 받은 경험이 없는 어머니를 상으로 부모와 자녀 

성교육의 필요성에 한 인식 개선  부모교육 기회의 

확 가 요구된다. 한, 자신의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

은 경험이 없으며,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가 낮은 

어머니를 상으로 어머니의 성교육에 한 자신감과 

효능감을 키워나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

감은 부부친 감과 정  상 계를 보 으나, 성지식 

정도와는 상 이 없었다. 즉, 부부친 감이 높을수록 자

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의 수 이 높았으며, 이는 

선행연구(Kim, 2016)에서 부부친 감과 부모역할에 

한 만족 간에 상 계가 있었던 결과와 일치하 다. 

한, 본 연구에서 성지식이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

효능감과 련이 없었던 결과는 실제 인 성지식이 자

녀를 상으로 성교육을 잘 할 수 있다는 효능감과는 

련이 없다고 보고한 Lee & Oh (2016)의 연구결과

를 지지하 다. 

본 연구에서 학령 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자녀 성교

육에 한 부모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친

감,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 자신의 부모로부터의 



●학령 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 향 요인●

189

성교육 경험, 교육 수 이었고, 설명력은 28.9%이었다.

학령 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자녀 성교육에 한 부

모효능감의 가장 큰 향 요인은 부부친 감이었다. 부

부친 감이 높을수록 개방  의사소통과 부모역할 수행

을 증가시켜 자녀와 정 인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Jang, Chung, & Lee, 2011). 즉, 어머니가 자녀에

게 좋은 역할모델이 되어 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에 향을  것으로 생

각된다. 부부친 감이 높을수록 자녀 성교육에 한 부

모효능감이 향상되고 자녀의 성태도와 행동을 포함한 

성가치  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Lee & 

Kim, 2017)을 고려할 때, 부모를 한 성교육 로그

램 개발 시 부부친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반

할 필요가 있다.

학령 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자녀 성교육에 한 자

기효능감의 두 번째 향 요인은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 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실제 성 지식보다는 

어머니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 성

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어머니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가 

자녀와의 성 의사소통에 유의한 향요인이라고 보고한 

Jerman과 Constantine (2010)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부모가 성 지식에 한 자신감만 가

지고 잘못된 성지식으로 자녀 성교육에 임할 경우 자녀

에게 부 한 성 가치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Lee & Oh, 2016), 정확한 성지식과 성교육 방

법을 학습함으로써 학령 기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

효능감이 향상되도록 도와야 한다(Lee & Kweon, 

2013; Lee & Kim, 2017). 한, 본 연구에서는 성

인의 일반  성지식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이용하

으므로 학령 기 아동의 성교육을 한 부모효능감에 

직 인 향을 주지 않았을 수 있다. 이에 학령 기 

아동의 성교육 내용을 고려한 성지식 측정도구를 이용

한 반복 연구가 요구되며, 부모가 지각한 성지식 정도

와 실제 성지식 정도를 비교하여 변수간의 인과 계에 

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학령 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자녀 성교육에 한 자

기효능감의 세번째 향 요인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성

교육을 받은 경험이었다. 이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가

정에서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자녀와 성에 

한 화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보고한 Wakley 

(2011)의 연구 결과와 자신의 부모들과 어린 시  성 

학  방에 하여 논의를 했던 부모들이 자녀들과 성 

학  방 교육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한 Chen과 

Chen (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한, 자신

의 아동기 경험이 부모들의 성지식 정도와 자녀와 성과 

련된 화를 할 때의 편안함과 련이 있다고 보고한 

Jerman과 Constantine (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이는 아동기 때 원가족에서 경험한 부모 자녀

계 유형을 자신이 형성한 자녀에게 세  간 수를 하

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돌 을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자

녀의 돌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Jang et al., 2011)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부모 자녀 간 효과 인 성교육과 

의사소통을 진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령 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자녀 성교육에 한 효

능감의 네번째 향 요인은 어머니의 교육 수 이었다. 

Jerman과 Constantine (2010)의 연구에서 어머니

의 교육 수 은 자녀와의 성 의사소통에 련이 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으나, 부모 자녀 간 성 의

사소통에 부모의 교육 수 은 련이 없다고 한 

Pluhar, Dilorio와 McCarty (2008)의 연구와 부모

의 교육 수 이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과 계

가 없다고 한 Lee와 Oh (2016)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Yoo & Kim, 2017)의 결과에 따르

면 교육 수 이 낮은 부모가 교육 수 이 높은 부모에 

비해 자녀 성교육의 요성에 한 인식이 더 높으나, 

상 으로 체계 인 자녀 성교육 로그램을 할 기

회가 어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므로 자신의 성교육 내

용과 지도방법에 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하 다. 이에 

교육 수 이 낮은 어머니가 상 으로 자녀 성교육에 

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자신감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학령 기 아동을 둔 어머니를 상으로 부

부친 감, 성지식이 자녀에 한 성교육효능감에 미치

는 향을 확인하기 해 수행하 다. 본 연구의 결과 

상자들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녀 성교육에 한 부

모효능감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학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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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어머니의 교육 수 , 월 소득, 자녀 성별과, 어머니

의 ‘성 건강 경력’인 자녀의 성교육이 필요한 시기, 부모 

성교육 경험, 자신의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 자녀에 한 성교육효능감이 향을 미치는 요인

은 부부친 감,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 자신의 부

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 어머니의 교육 수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기 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상자는 서울 경기 지역의 유치

원에 재원 인 학령 기 아동을 둔 어머니에 국한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향후 표본

의 표성을 해 연구 상의 범 를 보다 확 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만을 상으로 자

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의 정도와 향요인을 확인

하 는데, 아버지를 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 성교육 로그램 개발  용시 단순한 

성지식의 향상만을 한 로그램보다는 부부친 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성교육 방법의 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본인이 지각한 성지식 정도가 자

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변수이

었고, 실제 성지식은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다. 이에 학

령 기 아동의 성교육 내용을 고려한 성지식 측정도구

를 이용한 반복 연구가 요구되며, 부모가 지각한 성지

식 정도와 실제 성지식 정도를 비교한 연구를 통해 변

수간의 인과 계에 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학령 기 아동을 둔 어머니를 상으로 성교육을 실

시할 때, 신체 인 성지식  기술 습득에만 국한된 부

모 성교육보다는 부부친 감을 증 할 수 있는 계 

심의 성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학령 기 아동

을 둔 부모를 한 효율 인 성교육을 해서는 가정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자녀 성교육에 한 부모효

능감이 낮을 수 있는 취약집단의 부모들을 악하여 계

속 인 심을 갖고 성교육 기회의 증 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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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ing Factors of Marital Intimacy and Sexual Knowledge on 

Parental Efficacy of Mothers with Preschoolers on Child Sexual 

Education*

Jo, Myoung-Ju (Assistant Professor, Colla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Lim, Kyoun-Joo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buk College)

Choi, Eun Joung (Associate Professor, Colla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Purpose: This paper reports the results of a descriptive study that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arental efficacy of mothers with preschoolers on child sexual 

education. Methods: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189 

mothers who had preschoolers in four kindergarten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from 

June to August, 2015. Results: The factors that had an effect on the parental efficacy of 

mothers with preschoolers on child sexual education were marital intimacy (β=.32, p<.001), 

the degree of perceived sexual knowledge (β=.29, p<.001), sexual education experience from 

one’s parents (β=.21, p=.001), and educational level (β=.14, p=.021); the explanatory 

power was 28.9%. Conclusion: The factors affecting the parental efficacy of mothers with 

preschoolers on child sexual education were marital intimacy, subjective sexual knowledge, 

sexual education experience from one’s parents, and the educational level. In developing a 

sex education program for mothers with preschoolers,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contents 

that can enhance marital intimac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differentiated 

mother sex education program considering he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areer in 

sexual health.

Key words : Sex education, Mothers,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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