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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0년 ‘n번방’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성을 착취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9개월간 디지털 성범죄 특별

수사본부를 운영한 결과, 피해자만 1,154명에 이르고 그중 미성년자가 60.7%로 확인되었다(“Police 

‘Digital Sex Crime Speci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2021). 또한 피의자로 3,575명을 검거

하고 245명을 구속했는데, 피의자 대부분은 통신매체 접근성이 높은 10대와 20대였다. 이처럼 청소

년들은 성범죄의 위험에 놓여 있는 동시에, 제3자나 친구를 대상으로 청소년이 범죄의 주체가 되

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The real owner of room n”, 2021).

이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교육부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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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an ecological model of teacher ag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evance 

of HE (home economics) subjects and CSE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for HE teachers, and their 

implementation in HE classes.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HE teachers nationwide for 

which 243 responses were collected,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ve HE teachers who were 

actively practicing CSE.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interview were as follows. First, HE teachers strongly 

recognized the relevance of HE subjects and the topic of CSE with an average score of 4.63 (out of 5 points), 

and practiced CSE at an average of 72.23% (97.12%~43.21%) in their class. Second, based on the ecological 

approach model of teacher agency, the factors facilitating the CSE practice of HE teachers included: childbirth 

and parenting experienced as parents, experiences of students encountering sexual problems in school, the 

philosophy and content of HE subjects, positive feedback from students and support from fellow teachers, 

and intention to help students in their lives. Conversely, HE teachers cited a lack of sexual education 

experience as learners, complaints from parents, weakness of HE teacher networks, lack of specific statements 

in curriculum and textbooks, insufficient class content and teacher training, and lack of absolute class tim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revealing that CSE is highly relevant to the contents of HE subjects and is already 

being practiced in HE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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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생

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 습득을 위해 포

괄적·체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하겠다고 밝혔

다(MOE, 2020). 하지만 학생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성

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Kim, 2020) 기존 학교 성교육 표준안(MOE, 

2015b) 외에 다른 성교육 지침은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UNESCO (2018)는 ‘포괄적 성교육’의 접근으로 국제 성

교육 지침을 발표하며 효과적인 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내용과 이

를 연령별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학생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성

에 대한 지식, 기술 및 가치를 기르기 위해 포괄적 성교육을 우

리나라 교육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Cho et 

al., 2018). 하지만 포괄적 성교육의 국내 도입에 앞서 이미 관련

된 내용을 정규교과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은지, 이미 다루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교육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확

대될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가정교과는 5차 교육과정부터 ‘성교육’이라는 용어를 교과 교

육과정에 사용하면서 중·고등학교에서 성과 관련한 교육을 지

속하고 발달시켜왔다(Kim & Lee, 2010). 특히 가정교과는 다른 

교과와는 달리 부모-자녀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를 중심으로, 인

간 발달에 대한 폭넓은 지식에 기초해 전 생애에 걸친 성과 관련

된 교육을 한다(Kwark, 2001)는 측면에서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

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이에 현행 학교 교육과정에서 성교육을 실

천하고 있는 가정교과 내용과 포괄적 성교육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며, 실제 수업에서 포괄적 성교육이 어떻게 반영 및 실천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가 실제 수업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교육과정에 아무

리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성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 개인적인 역량, 맥락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

나는 교사의 실천을 의미하는 ‘교사 행위자성’의 개념은 가정과교

사들의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성교육 실천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교사 행위자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가정과교사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상황적 맥락을 파악하고 어떤 요인들

이 가정과교사들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에서 변화의 주체인 ‘가정과교사’를 중

심으로 혼합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다. 일반적으로 가정과교사들이 가정교과 내용과 국제 성교육 지

침인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관련성을 어떻게 인식하며, 실제 수업

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양적 연구인 

설문 조사를 활용해 가정과교사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에 대해 분

석하고자 한다. 이후 질적 연구인 면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포괄

적 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가정과교사를 대상으로 어떤 요인 및 

맥락이 포괄적 성교육 실천에 도움 및 저해가 되는지 파악해, 가

정교과 내 성교육이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상황

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인식하고자 한다. 이는 더 많은 가정과

교사들이 포괄적 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함으로써 가정교과에서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은 물론 국

가적인 차원에서 포괄적 성교육의 실천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시

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성교육

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는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

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가정과교사들은 가정교과와 포괄적 성교육 내용의 관련성

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며 실천하고 있는가?

나.  교사 행위자성의 생태학적 접근 관점에서 가정과교사들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론적 배경

1. 가정교과와 포괄적 성교육

교육인적자원부는 성교육 관련 교과로 가정교과를 명시했다

(MOE, 2001). 가정교과는 1987년에 발표된 5차 교육과정부터 

‘성교육’이라는 용어를 교과 교육과정에 사용하면서 중·고등학

교에서 성과 관련한 교육을 지속하고 발달시켜왔다(Kim & Lee, 

2010). 타교과와는 다르게 가정교과에서의 성교육은 단순히 생물

학적 측면의 성만을 가르치지 않는다(Go, 2002). 가정교과는 부

모-자녀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 발달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기초해 성과 관련된 교육을 한다(Kwark, 2001). 또

한 가정교과는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의 함양을 바탕으로 실천

적 문제 해결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OE, 2015a). 즉,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성과 관련

한 문제를 실천적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족, 친구, 사회에 미

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게 한다(Jang & Kim, 2009). 이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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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패러다임으로 제안되는 포괄적 성교육의 흐름과 부합한다. 또

한 Joo 등(2022)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2015 개정 가정과 교육

과정의 성교육 내용은 포괄적 성교육에 해당하는 유네스코 성교

육 가이드라인(UNESCO, 2018)의 내용체계에 해당하는 거의 모

든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은 1991년 출판된 The Guidelines for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Kindergarten-12th 

Grade에서 첫 국가적 지침으로 제시된 후 미국의 성정보윤리위

원회(SIECUS), 국제가족계획연맹(IPPF), 유네스코(UNESCO) 

등 다양한 단체들에서 보완 및 발전되어 왔다. UNESCO (2018)

는 포괄적 성교육을 성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을 배우는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이라고 정의했

다. 포괄적 성교육은 금욕주의로 불리는 임신의 예방, 피임 등에 

대한 일부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절제를 강조하는 과거의 성교육

과는 다르다(Kemigisha et al., 2019). 포괄적 성교육은 청소년

의 성을 통제하고 생물학적 성 지식만을 강조하기보다 오히려 성

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성’을 탐구하고 가르치며

(Malone & Rodriguez, 2011)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및 가치를 길러주는 데 주안점을 

둔다(IPPF, 2012). 

UNESCO (2018)는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 개념으로 관계, 가

치·권리·문화·섹슈얼리티, 젠더 이해, 폭력과 안전,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인간의 신체와 발달,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성 및 재생산 건강의 8가지를 제시했다. 8가지 핵심 개념은 동일

하게 중요하고 상호보완적이며 나선형 교육과정에 의해 이전에 

학습한 내용이 심화되고 반복된다. 핵심 개념은 2~5가지 주제로 

구성되며 5~8세, 9~12세, 12~15세, 15~18세 이상의 연령 집

단에 따른 핵심 내용과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된 국외 연구로 Goldfarb와 

Lieberman(2020)은 지난 30년 동안 학교 기반 프로그램으

로 진행된 포괄적 성교육 연구를 분석하였다. 포괄적 성교육

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80개의 연구를 찾아 분석한 결과 포괄

적 성교육을 통해 성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데이트 및 친밀

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 예방, 건강한 관계 개발, 아동 성학대 

예방, 사회·정서적 학습 향상, 미디어 리터러시의 증가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이 결과는 다양한 주제와 

학년에서 다뤄지는 포괄적 성교육이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긍

정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장기적으로 성교육

이 포괄적 성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당성을 부여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포괄적 성교육의 개념이 도입되는 단계로 선

행연구(Joo et al., 2022; Kang & Kim, 2020; Kim, 2022; Seo 

& Yang, 2021)를 살펴보면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포괄적 성교육 개념을 분석 기준으로 하여 나다움어린이책의 젠

더 감수성, 중·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

되어 있는지 분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포괄적 성

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성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성 의사소통, 문

제 해결 의사소통, 연인관계 유능성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확인했

으며, 포괄적 성교육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나다움어린이책을 활

용하는 것의 적합성을 밝혔다. 특히 가정교과의 경우 학생들에게 

주된 교재로 사용되는 교과서에 포괄적 성교육의 전 영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연령 수준에 맞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 성교육의 적용에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

다. 그러나 포괄적 성교육이 이미 현행 교육과정에서 실제 어떻게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수업을 실천하는 가정과 교사들은 가정

교과 내용과 포괄적 성교육이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

는지, 실제 수업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어떻게 반영 및 실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교사 행위자성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국내에서도 교사가 교육 변화의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되기 시

작함에 따라 최근 교사의 행위자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교사 행위자성(teacher agency)은 행위자성(agency)과 교사

의 교육 실천을 연결해 이론화한 모형이다(Priestly et al., 2015). 

교사 행위자성은 교사의 역량과 다양한 맥락의 상호작용을 고려

한다. 즉, 교사 행위자성은 어떤 교사는 가지고 있고 어떤 교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역량, 학생·학부모·동

료 교사·관리자·자원·사회 등의 맥락, 관계의 상호작용 속에

서 발현되는 교사의 실천(Seo & Choi, 2018)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실천이 개인적 역량뿐만 아니라 여러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발현된다는 교사 행위자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가정과교사들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을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Priestley 등(2015)은 생태학적 접근 모델을 기반으로 교사들

에게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제시해 교사 행위자성에 대한 이론적 

틀을 Figure 1과 같이 제시했다. 교사 행위자성의 생태학적 접근 

모델은 교사 행위자성을 개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통시적 관점에

서의 과거-현재-미래 세 가지 차원과 개인의 역량, 현재의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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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호작용하며 발현된 결과로 본다. 이러한 교사 행위자성의 관

점은 어떤 맥락의 요소가 교사 행위자성을 성취하는 것을 지원하

거나 방해하는지 분석해, 교사 행위자성의 다면적이고 복잡한 양

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현재의 맥락은 문화적, 구조적, 물리적 차원으로 구분되며 맥

락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교사 행위자성이 지원되기도 하고 제

약받기도 한다. 이때 주목할 점은 교사 행위자성은 구체적인 상

황 속에서 발현되는 개념으로 시간적 차원에서 단순하게 현재의 

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뿌리를 두고 미래를 지

향하며 현재의 우발성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교사가 성교육을 실

시할 때 ‘지금 이 순간’의 문화적, 구조적, 물리적 차원의 맥락만

이 성교육 실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교사의 개인적

인 경험이나 성교육 연수 이수 여부, 교사가 미래에 장·단기적으

로 성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 또한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교

사의 교육 실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교사 행위자성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통시적 관점에서 교사 개인의 역량, 맥락의 상호

작용을 파악해야 한다. 통시적 관점을 반영한 교사 행위자성의 생

태학적 접근 모델에서는 과거를 ‘반복적 차원’, 현재를 ‘실천적-

평가적 차원’, 미래를 ‘투영적 차원’으로 표현한다. 과거-현재-미

래 세 가지 차원은 모든 상황마다 동일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

니다. 세 가지 차원이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의 시간적 

차원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며 교사의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통시적 관점 속에서 교사 행위자성

을 이해하는 것은 교사를 둘러싼 맥락을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해준다(Yu & Kim, 2020). 

교사 행위자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 중 실제 교사가 수업을 실

천하게 하는 맥락을 교사 행위자성의 관점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Keum et al., 2021; Lee, 2018; Lee & Kim, 2021; Lim et al., 

2021)에서는 교사가 세계시민교육, 원격수업, 사회적 실천지향

(SSI) 수업을 실천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다양한 맥락 및 요인을 

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해당 연구들은 반복적, 실천-평가적, 

투영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교사 행위자성을 지

원하거나 제약하는지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기보다는 일부 차원

에 한정 지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교과나 학교급에 대해 소수의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를 일반화하기 어

려운 한계를 지닌다. 또한 성교육을 주제로 교사 행위자성의 개념

을 적용한 연구는 없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가정과교사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가정과교사들이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 교사 

행위자성을 발현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포괄

적 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가정과교사들을 중심으로 면담을 실

시해 교사 행위자성이 발현되는 다양한 맥락과 요인에 대해 연구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사 행위자성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방법을 바

탕으로 가정과교사들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을 분석하기 위해 혼

합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절차를 1) 교사 행위자성에 근

거한 분석틀 개발, 2) 가정교과와 포괄적 성교육 주제의 관련성 

인식 및 실천에 대한 설문조사, 3) 가정과교사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에 대한 면담의 3단계로 구성하였다. 

2. 교사 행위자성에 근거한 포괄적 성교육 실천 분석틀 도출

교사 행위자성과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 및 문헌을 고찰한 후 

가정과교사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과 관련한 분석틀을 Figure 2와 

같이 도출하였다. 포괄적 성교육 실천에 대한 분석틀은 Priestley 

Figure 1.  Ecological approach model of teacher agency. (Priestley et al., 201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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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15)이 제시한 교사 행위자성 생태학적 접근 모델 틀과 같

은 방식으로 통시적 관점에서 교사 행위자성의 맥락을 반복적, 실

천적-평가적, 투영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차원의 하

위 요소인 생애사, 직업적 경험, 문화적·구조적·물리적 맥락, 

장·단기적 지향 역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다만 하위 요소의 내

용은 가정과교사가 포괄적 성교육을 실천하는 맥락을 고려하여 

수정하였다. 연구자가 작성한 분석틀은 지도교수, 포괄적 성교육

에 관심이 있고 가정과 교육 전공으로 대학원에 재학 중인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검토를 받았다. 

3.  가정교과와 포괄적 성교육 관련성 인식 및 실천에 대한 설문

조사

가. 설문조사 측정

교사 행위자성 생태학적 접근 모델을 토대로 가정과교사가 인

식하는 가정교과와 포괄적 성교육 주제에 대한 관련성 및 수업에

서의 실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설문 문항을 총 66문항 도출했

다. 설문 문항은 분석틀의 토대가 된 교사 행위자성과 관련한 국

내 논문 중 설문조사를 활용한 논문들의 설문 내용을 기초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일반적 배경, 가정교과와 포괄적 

성교육의 관련성 인식, 가정과 수업에서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 

포괄적 성교육 실천을 위한 지원 사항, 가정교과에서 포괄적 성교

육 실천을 위한 방향으로 구성하여 질문 내용에 따라 선택형과 5

점 Likert 척도, 우선순위형, 서술형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설문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문항은 가정교육 전

공 교수 1인과 포괄적 성교육에 관심이 있으면서 석사과정에 재

학 중인 가정과교사 3인의 피드백을 통해 문항 구성 및 문장을 수

정·보완하여 제작하였다. 설문지 하위 요소의 내적 일치도를 분

석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값이 가정교과와 포괄

적 성교육의 관련성 인식은 0.966, 가정과 수업에서의 포괄적 성

교육 실천은 0.914로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나.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가정과교사를 모집단으로 선정

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길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을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 대상 모집을 위하여 전국의 가정과

교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오

픈 카카오톡 등을 통해 링크를 공유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KSDC DB(www.ksdcdb.kr/main.do)를 활용하여 

2022년 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설

문에 응답한 가정과교사는 총 259명으로 설문지 259부를 회수했

다. 중복된 IP를 가진 16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243부를 본 연

구의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일반적

인 배경은 Table 1과 같다.

다. 자료 분석

설문 결과는 KSDC 통계분석 3.0 및 Excel을 활용하여 연구 

내용에 따라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순위형 다중반응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다. 가정과교사가 인식하는 가정교과와 포괄적 성교

육의 관련도에 대해서는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

를, 실천 정도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통해 실천 비율을 구해 포

괄적 성교육의 주제별로 가정교과와의 관련도 및 실천 정도의 순

Figure 2. Practice of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by HE teachers based on the teacher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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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나타냈다. 가정과 수업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지원되어야 할 사항은 우선 순위형 설문으로 순위형 다중반응 빈

도분석을 통해 1순위, 2순위, 3순위에 따른 빈도와 비율을 나타

내었다. 이후 가정교과에서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 방향, 접근 가

능한 수업 방법, 필요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서술형 답안에 대해

서는 비슷한 주제별로 묶어 분석하였다.

4. 가정과교사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에 대한 면담

가. 면담 문항 구성

교사 행위자성에 근거한 포괄적 성교육 실천 분석틀을 바탕으

로 가정과교사들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이 발현되는 맥락을 파악

하기 위해 면담 문항을 구성했다. 면담 문항 역시 분석틀의 토대

가 된 교사 행위자성과 관련한 국내 논문 중 면담을 활용한 논문

들의 면담 내용을 기초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면담 질문지는 일

반적 배경과 함께 교사 행위자성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을 바탕으

로 포괄적 성교육 실천, 반복적 차원, 실천적-평가적 차원, 투영

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가정과교사들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이 발

현되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구성하였다. 

나. 연구 참여자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 참여자는 2022년 4월 설문 조사에서 면담에 참여 의사를 

표시한 42명의 교사 중에서 경력, 포괄적 성교육 및 가정과 교육

과정 전문성, 학교급 등을 고려하여 후보를 선정하였다. 이후 개

별 연락을 통해 면담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개별 이메일

로 연구 동의서를 전달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면담에 참여하게 된 교사는 Table 2와 같다. 연

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명 혹은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의도적으로 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면담은 2022년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일

정은 연구 참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인터뷰 일정이 정해

진 후에는 개별 이메일로 면담에 대한 질문지를 미리 전달하여 연

구 참여자가 질문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면담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만남의 부담감과 참

여하는 교사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 화상 플랫폼(Zoom)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개별 교사 당 평균 1시간 

12분, 총 6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반구조화된 면담 형태로 진행

되었으며 미리 준비한 기본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

우 추가 질문을 제시하면서 면담을 진행했다. 

특히 본 연구는 가정과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 개인식

별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윤리위원회(IRB)에 

Table 1. General Background of Study Participants (N=243)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여자 224 92.18

남자 19 7.81

연령

만22-29세 61 25.10

만30-39세 83 34.15

만40-49세 74 30.45

만50-59세 19 7.81

만60세 이상 6 2.46

교직 경력

5년 미만 73 30.04

5년 이상 10년 미만 64 26.33

10년 이상 15년 미만 45 18.51

15년 이상 20년 미만 33 13.58

20년 이상 30년 미만 13 5.34

30년 이상 15 6.17

최종 학력

대학교 졸업 166 68.31

석사과정 및 졸업 68 27.98

박사과정 및 졸업 9 3.70

학교 유형
국·공립학교 214 88.06

사립학교 29 11.93

학교급
중학교 202 83.12

고등학교 41 16.46

학교 소재지

읍·면지역 39 16.04

중·소도시 65 26.74

대도시(특별·광역·특례시) 139 57.20

Total 243 100.0

Table 2. General Background of In-depth Interview Participants

대상자 성별 나이 경력 최종학력 학교급 학교 소재지 본 연구와의 관련성

A 여 30대 6년 학사 중 읍·면지역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포괄적 성교육 교사 대상 연수 실행

B 여 40대 17년 석사 고 대도시 가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참여

C 여 40대 20년 박사과정 고 중·소도시 가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참여

D 여 50대 31년 박사 중 중·소도시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된 박사 논문 작성, 교과서 개발 참여,  

2015 가정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개발

E 남 40대 18년 박사 고 대도시 가정과교사 단체 운영, 교과서 개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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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행위자성(teacher agency)에 기반한 가정과교사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 탐구

필수적으로 심의 받을 필요는 없으나, 연구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

해 연구자는 생명윤리와 관련한 교육을 연구 시작 전 이수하였으

며, 연구자의 소속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연구 

윤리 가이드를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면담 자료는 Creswell & Poth (2018)의 나선형 자

료분석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1단계 ‘자료를 관리하고 조직화하

기’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 참여자 별로 녹음한 음성파일을 

텍스트로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터뷰 내용을 1차 

전사하였다. 연구자가 전체 내용을 다시 들으며 잘못 변환되었거

나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여 최종 전사본을 완성하였다. 참여자의 

개인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최대한 참여자의 응

답을 변형하지 않고 서술하였다.

2단계 ‘읽기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하기’에서는 전사된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으며 면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때 면담 실시 당시 연구자가 작성한 메모를 전사된 텍스트와 함

께 읽으며 교사 행위자성과 관련하여 머릿속에 떠오르는 핵심 개

념, 아이디어, 문구 등에 대해 메모를 하였다. 

3단계 ‘기술하고, 코드를 주제로 분류하기’에서는 전사된 텍스

트와 메모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교사 행위자성과 관련된 내용에 

밑줄을 그었다. 밑줄이 그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에 포

함된 교사 행위자성의 요소와 의미를 생각하며 ‘성교육 관점 변

화’, ‘가정교과와의 연계’ 등과 같이 코드를 부여하였다. 이후 비

슷한 코드끼리 묶고 유의미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코드는 줄여가

면서 ‘가정과교사가 인식하는 포괄적 성교육’, ‘가정교과와 포괄적 

성교육의 관련성’ 등과 같은 주제로 분류하였다. 

4단계 ‘해석을 발전시키고 평가하기’에서는 여러 개의 코드로 

구성된 주제를 교사 행위자성의 세 가지 차원인 반복적, 실천적-

평가적, 투영적 차원과 연결해서 해석하였다. 주제들 간 어떻게 

상호 연결이 되어 통시적 관점에서 가정과교사의 포괄적 실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해석하였다. 이때 해석을 하면서 면담 내용 

중 빠진 부분이나 잘못 분류된 경우가 없는지 반복하여 검토하였

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 간의 면담 결과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종

합적으로 분석하여 연구 질문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답변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 수집의 과정에서 의

미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 연구자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즉시 참

여자에게 묻고 확인하였다. 또한 전사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도

출한 연구 결과를 인터뷰 참가자에게 확인받아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이 개입되어 왜곡된 부분이 없는지, 분석과정에서 빠졌거나 

연구자가 임의로 추가한 사항 등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1. 가정교과와 포괄적 성교육 주제별 관련도 및 수업 실천 정도

가정과교사를 대상으로 가정교과와 포괄적 성교육의 주제별 

관련성과 수업 실천 정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전국의 가정과교사들은 가정교과와 포괄적 성교육 주제의 

관련성을 모든 주제에서 5점 만점에 4점 이상, 모든 주제의 평

균값이 4.63으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 실천의 경우 실천한 경우, 실천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

로 나누어서 측정한 결과 가정과 수업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실천

한 교사 비율의 주제별 평균값이 72.23% (43.21%~97.12%)로 

가정과교사들이 수업에서 포괄적 성교육의 주제와 내용을 많이 

실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포괄적 성교육의 총 8개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

정과교사들은 가정교과와 포괄적 성교육 주제의 관련성 및 수업 

실천을 ‘인간의 신체와 발달’＞‘관계’＞‘폭력과 안전’≧‘가치, 권리, 

문화, 성’＞‘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성과 재생산 건강’＞‘섹슈

얼리티와 성적 행동’＞‘젠더 이해’의 순서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가정과교사가 인식하는 포괄적 성교육의 주제 중에서 

높은 관련도를 보인 주제는 ‘사춘기’, ‘결혼과 육아’, ‘임신’, ‘신

체이미지’, ‘성, 생식기, 생리’였다. 수업 실천 또한 거의 비슷한 

주제인 ‘성, 생식기, 생리’, ‘임신’, ‘사춘기’, ‘신체 이미지’, ‘임

신, 임신예방’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낮은 관련도 및 수

업 실천은 성매개감염병이나 젠더와 관련된 주제로 나타났다. 

관련도의 경우 ‘젠더기반폭력’, ‘젠더평등, 고정관념과 편견’,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와 젠더규범’, ‘성매개감염병을 포함한 

성병 위험감소에 대한 이해와 인식’,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낙

인, 돌봄, 치료와 지원’ 순으로 관련도가 낮게 나타났다. 수업 

실천은 ‘젠더기반폭력’,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낙인, 돌봄, 치료

와 지원’, ‘성매개감염병을 포함한 성병위험 감소에 대한 이해

와 인식’, ‘성(sex), 섹슈얼리티(sexuality), 생애 주기별 성생

활’, ‘젠더평등, 고정관념과 편견’ 순으로 낮게 실천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고찰하면, 가정과교사는 가정교과와 포괄

적 성교육 주제가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며,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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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중에서도 포괄적 

성교육 중 높은 관련도 및 수업 실천을 보이는 주제들은 Table 4

와 같이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으로 구체적으

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반대로 다른 주제들에 

비해 낮은 관련도 및 실천 정도를 보이는 주제들은 ‘젠더’, ‘성매

개감염병’, ‘섹슈얼리티’라는 단어가 언급된 주제들이었다. 이 주

제와 관련된 내용은 가정과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단어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거나 주제에 대한 내용의 일부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가

장 낮은 관련도를 보이는 주제인 ‘젠더기반폭력’의 경우, ‘젠더기

반폭력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내용은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9기가02-09] 가정폭력의 사회·구조적인 원인과 영향을 분석

하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대처 및 

지원 방안을 탐색한다(MOE, 2015a).’에서 다룰 수 있지만 교사 

행위자성에 따라 수업에서의 실천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해석

된다.

나. 가정과 수업에서 포괄적 성교육 실천을 위한 지원 사항

설문에 참여한 가정과교사들이 앞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실천

하기 위해 어떤 부분의 지원이 필요한지 순위별로 응답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3. Home Economics Teachers’ Perceptions of the Degree of Relevance and Class Practice of CSE (N=243) 

핵심개념 주제
관련도 수업 실천

순위 평균(표준편차) 순위 빈도(명) 비율(%)

관계

가족 18 4.58 (0.68)

4.73 (0.52)

7 211 86.83

81.89
친구, 사랑, 연인관계 6 4.74 (0.54) 11 195 80.25

관용, 포용, 존중 20 4.57 (0.67) 17 178 73.25

결혼과 육아 2 4.80 (0.43) 6 212 87.24

가치, 권리, 문화, 성

가치와 성 13 4.67 (0.61)

4.68 (0.62)

9 199 81.89

76.68인권과 성 9 4.69 (0.62) 16 187 76.95

문화, 사회와 성 10 4.68 (0.62) 19 173 71.19

젠더 이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와 젠더규범 25 4.44 (0.79)

4.37 (0.87)

22 148 60.91

51.03젠더평등, 고정관념과 편견 26 4.41 (0.84) 23 144 59.26

젠더기반폭력 27 4.26 (0.99) 27 80 32.92

폭력과 안전

폭력 11 4.68 (0.65)

4.68 (0.65)

12 192 79.01

81.21동의, 사적영역, 몸에 대한 권리 8 4.70 (0.63) 8 204 83.95

정보통신기술의 안전한 사용 12 4.67 (0.66) 10 196 80.66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성적 행동에 대한 규범과 또래영향력 21 4.55 (0.69)

4.61 (0.67)

18 174 71.60

75.31

의사결정 16 4.62 (0.68) 12 192 79.01

대화, 거절, 협상기술 14 4.63 (0.67) 14 191 78.60

미디어 정보 해독력과 성 14 4.63 (0.64) 20 170 69.96

도움과 지원 찾기 17 4.61 (0.68) 15 188 77.37

인간의 신체와 발달

성, 생식기, 생리 5 4.75 (0.57)

4.79 (0.51)

1 236 97.12

93.73
임신 2 4.80 (0.48) 2 231 95.06

사춘기 1 4.81 (0.51) 3 228 93.83

신체 이미지 4 4.79 (0.49) 4 216 88.89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성(sex), 섹슈얼리티(sexuality), 생애 주기별 성생활 22 4.54 (0.76)

4.56 (0.74)
24 130 53.50

58.44
성적 행동 및 반응 19 4.58 (0.71) 21 154 63.37

성과 재생산 건강

임신, 임신예방 7 4.73 (0.56)

4.57 (0.70)

5 214 88.07

59.54성매개감염병에 대한 낙인, 돌봄, 치료와 지원 23 4.51 (0.75) 26 105 43.21

성매개감염병을 포함한 성병 위험 감소에 대한 이해와 인식 24 4.48 (0.80) 25 115 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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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에 300%, 2순위에 200% 3순위에는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결과 설문 조사에 참여한 가정과교사 188.9%

가 국가 수준 가정과 교육과정에 포괄적 성교육 내용 강화가 필

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된 기타 서술형 의견으로는 ‘교과

서 내용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포괄적 성교육의 주

도적 교과로 가정교과를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150.6%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된 수업 콘텐츠 제작 

70.8%,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 홍보 68.7%, 포괄적 성교

육에 대한 교사 연수 59.3%, 포괄적 성교육을 위한 별도 예산 지

원 29.2%, 포괄적 성교육 실천에 대해 함께 의논할 교과 연구회

나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28.4%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의견

으로 ‘포괄적 성교육 실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개선’에 대한 의견

도 있어 가정과교사가 수업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 주위 환경이나 

사람들의 인식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교사 행위자성에 따른 가정과교사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

가. 반복적 차원

1) 생애사

과거 삶의 경험은 포괄적 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D교사는 가족, 학교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성 

고정관념을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을 느

꼈다.

 

저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차별적인 말들을 성과 관련해서 많이 들

어왔죠. 더군다나 이제 결혼을 하면서 며느리라는 입장이 되잖아요. (중

략) 양쪽 집안에서 며느리나 사위의 역할이 다르다는 고정관념 그런 것

들이 항상 부당하다고 느껴왔던 것 같아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Table 4. Comparison of Middle- and High-School Home Economics Curriculums and CSE Topics

포괄적 성교육 주제 높은 관련도 순위 높은 실천 순위

사춘기 1 3

임신 2 2

결혼과 육아 2 5

신체 이미지 4 4

성, 생식기, 생리 5 1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9기가01-03] 청소년의 성적 발달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성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한다.

[9기가01-01]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과 자신의 발달 특징을 연결 지어 이해한다. 

[12기가01-01] 건강한 가족 형성의 기반이 되는 사랑과 결혼의 의미를 이해하고 행복한 결혼에 대한 가치를 탐색한다.

[12기가01-04] 임신 중 생활과 출산의 과정을 이해하고, 계획적인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12기가01-05] 신생아기, 영·유아기, 아동기의 발달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자녀 돌보기의 방법을 익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추론한다.

Table 5. Support for the Practice of CSE (N=243)

항목
가중치 부여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국가수준 가정과 교육과정에  포괄적 성교육 내용 강화 459 188.9 102 42 66 27.2 21 8.6

포괄적 성교육의 주도적 교과로 가정교과 지정 366 150.6 81 33.3 50 20.6 23 9.5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된 수업 콘텐츠 제작 172 70.8 20 8.2 31 12.8 50 20.6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 홍보 167 68.7 12 4.9 44 18.1 43 17.7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 144 59.3 17 7 27 11.1 39 16

포괄적 성교육을 위한 별도 예산 지원 71 29.2 4 1.6 15 6.2 29 11.9

포괄적 성교육 실천에 대해 함께 의논할 교과 연구회나 전문

적학습공동체 활성화
69 28.4 5 2.1 10 4.1 34 14

기타 (교과서 내용 강화, 학부모의 인식 개선) 10 4.1 2 0.8 4 1.6

Total - - 243 100.0 243 100.0 24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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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박미정

만 해도 굉장히 여교사에 대한 편견이나 관리자들의 차별적인 그런 발

언 공공연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항상 마음속에 억울

하다 이렇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D교사) 

E교사의 경우, 자신의 아이를 키우면서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

성 및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교사로서뿐만 아니라 부모로

서 역시 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자녀에게 교육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혼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필요성을 느꼈어요. 자녀를 낳는 과

정이라든지.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정규 교

육에서 제대로 학습했다면 (중략)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 교육과정 세

대이기 때문에 남자는 기술공학 배우고 여자는 가정 가사를 배웠던 세

대라 중·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E교

사)

특히 E교사는 성별에 따른 교육과정 편제에 의해 가정과 과목

을 배울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성교육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다른 가정과교사들 역시 교육과정상

에서 성교육을 배웠더라도 학습자로서 의미 있는 성교육을 받지 

못했다.

성교육을 제가 받은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진짜 독학한 것 같아

요. 1정 연수 때 잠깐 교양처럼 들었던 것 같고요… (C교사)

최근 A교사는 출신 대학교의 요청을 받고 예비 교사들을 대상

으로 학교에서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도하며, 

상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학습자로는 의미 있

는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부족했지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예비

교사에게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성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A교사

는 이 과정을 통해 교원 양성 과정에서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교

육의 필요성을 더욱 느꼈다.

최근에 했던 예비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사실 규모도 

크고, 게다가 온라인이라서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어떡하나 고

민도 했는데 정말 단 하나의 피드백도 그런 피드백은 없었어요. (중략) 

오늘 시간에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정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지 조금은 자신감이 생기고 학교 현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이 많았어요. (A교사)

2) 직업적 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실제 교사가 되고 나서 마주하게 된 직업적 

경험을 통해 포괄적 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느꼈다. 특

히 자신이 받은 교육이나 알고 있는 지식 이상으로 실제 학교 현

장에서는 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경험하

면서 충격을 받았다. 

2015년도에 저희 반 아이였거든요. 그때 고1이었는데 가방에서 임신

테스트기가 발견이 됐다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하셨던 말이 일찍 뭐 예를 

들면, 여섯 시까지 들어오게 한다든가 시간적인 통금을 하고 있는데 어떻

게 더 할 수 있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실제로 애들은 더 

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데… 더 잘 교

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B교사)

연구참여자들은 직업적 경험을 통해 성과 관련한 기본적 지식

을 전달하고 개념을 교육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경험했다. 일부 학

생들은 이미 성과 관련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연구참여자의 경험은 학생들의 삶을 

반영하며 도움이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교육적 지향에

도 영향을 끼쳤다. 이는 반복적 차원이 미래와 관련된 투영적 차원

에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시라고도 할 수 있다.

자신이 받은 교육적 경험과 실제 현실의 괴리를 경험한 가정과

교사들은 스스로에 대해 부족함을 느꼈다. 성교육과 관련된 교사 

연수를 듣고 싶어 찾았지만 가정과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연수 

자체가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다른 교과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연

수, 여성 단체에서 실시한 연수를 이수한 교사들도 있었지만 아쉬

움을 느꼈다. 즉, 가정교과와 관련된 의미 있는 교사 연수의 부족은 

가정과교사들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교사 연수를 들으며) 지식적인 측면에서 많이 알게 된 것은 내가 수

업할 때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해주면 좋겠다. 이런 건 있었지만 내가 학

생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들었을 때 정말 이렇게 내 삶에서 이

런 부분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D교사)

나. 실천적-평가적 차원

1) 문화적 환경

문화적 환경은 말하고 사고하는 방식으로 생각, 가치, 신념과 

관련되며 교사 사명감, 교육관 등이 포함된다. 가정과교사의 포괄

적 성교육 실천과 관련한 맥락으로 문화적 환경인 현재 학교 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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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만족도, 학교 성교육에서 가정교과의 중요성, 포괄적 성교

육과 가정교과와의 관련성 등과 관련해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

으로 학교에서 성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반면, 

실제 학생들이 성과 관련해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을 키우는 성교육에 대한 지침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느꼈다.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실시되고 있

는 성교육은 생물학적 지식 위주로 금욕을 강조하며, 사건이 발생

하면 사건에 대한 사후 대처 방안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냥 외부 강사님을 모셔서 학생들이 일 년에 몇 시간 듣고 교사도 

몇 시간 듣고 교육청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수준 정도의 교육을 반복시키고 

있는 거죠. (E교사) 

생물학적 지식, 사후 대처 방안 위주로 이루어지는 성교육에 

대해 부족함을 느낀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성교육 패러다임으

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했다. 이는 가정과교사들이 포괄

적 성교육이라는 새로운 성교육 패러다임에 대해 인식하고 가정

교과에서 실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가 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왜냐면, 성 지식으로 안다고 되

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흐름이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고 외국에서

부터 온 것이고. 국내에 도입이 된 거죠. (중략) (학생들의) 삶을 전반에 

다 펼쳐 놓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 

(A교사)

가정교과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을 포괄적 성교육의 방향으

로 나아가고자 하는 가운데, 가정교과의 내용과 포괄적 성교육의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정교과와 포괄적 

성교육이 매우 관련이 있으며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개념을 인식

하기 전부터 이미 가정과교사들이 수업에서 실천하고 있었다.

가정교과는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생애 전체를 다루

는 학문이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어떤 특정한 영

역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정교과는 성 자체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나 양육이나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

략) 다른 교과와 달리 가장 기본적으로 성교육을 해야 되는 교과라고 

보고 있죠. (E교사) 

특히 A교사는 단순히 가정교과의 내용과 포괄적 성교육이 관

련이 있어서 가정과교사들이 포괄적 성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아

니라, 가정교과 자체의 철학과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정교과의 철학과 결국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과교육의 

사명은 결국 해방적 관점에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게 우리의 도달점

이기 때문에 다른 교과랑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중략) 이거 할 교과

가 없어요. 저희 교과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과에서도 포괄적 

성교육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분들은 포괄

적 성교육과 관련한 수업을 했을 때 굉장히 공격받아요. 왜 이 교과 시

간에 이런 걸 하냐? 그런데 저희 교과 같은 경우에는, 왜 가정 수업에 

그런 수업을 하느냐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

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교육이고 하라고 만들어진 교과이고 저희(가정

교과) 성취 기준에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근거가 너무나 명확하게 다 

드러나 있어요. (A교사)

2) 구조적 환경

구조적 환경은 관계, 역할, 권력, 신뢰와 같은 사회적 구조와 

관련이 있다. 가정과교사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과 관련해서는 크

게 학교 구조, 교육공동체 구조,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구조에 대

해 연구 참여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파악했다. 학교 구조에

서 가정과교사들이 포괄적 성교육을 실천하는 것에 가장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실제 수업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학생들

이었다. 

오히려 아이들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알려주셔

서 고맙다고 뭐 덕분에 많이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고맙고 좋은 거죠. (중략) 항상 수업을 끝내고 나면 역시 제일 필

요한 걸 알려주신다는 피드백을 늘 해요. (B교사)

B교사는 학생들이 포괄적 성교육 내용을 학습하면서 스스로 

해당 내용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

하기 때문에 진지한 태도로 수업에 임한다고 했다. 학생들의 긍정

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포괄적 성교육을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며,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집

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다. 

반면, 학생들과 관련해서 포괄적 성교육을 실천하기 어려운 요

소도 있었는데 학생들의 수준 차이였다. 이는 중·고등학교로 나

뉘는 학교급에 대한 차이보다는 개별 학생의 수업 태도나 기초적

인 지식수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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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에 따라서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C교

사는 생물학적 지식조차 없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때 생식기관의 명칭부터 수업을 한 경험이 있었다. 반면 D교사는 

이미 성과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이해하

고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수준 높은 수업을 실천하고 있

었다.

 

성교육이 어려운 이유가 너무 모르는 아이와 너무 지식이 많은 아

이, 수준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중략) 고등학교에서 임신과 

관련한 내용을 수업하려면 난소라든가 배란 이런 용어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수업을 하잖아요. (중략) 용어와 관련된 내용이 중학교 1학년에 

자유학년제에만 내용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몰라요. (C교사)

애들이(중학생들이) 어려운 얘기를 해도 고등학생 정도 수준의 수업

이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알아듣거나 이미 알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D교사)

가정과교사가 포괄적 성교육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 학교 구조

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인은 학부모와 관련된 요인이었다. 직접

적으로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수업과 관련해 학부모의 민원을 받

은 연구 참여자는 없었지만 혹여나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걱

정이 앞서, 교사 스스로 수업 내용을 배제하고 축소시켜 가르치게 

되었다. 또한 이는 학부모의 민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관리자의 인식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가정과교사의 행위자성을 

더욱 위축시켰다.

특히 고등학교는 민원이 많거든요. 딱 이거 시험 나올 부분에 대해

서만 수업을 하지 이상의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중략) 

관리자도 사실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교사로서 알고는 있지

만 (민원을) 커버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뭐 솔직히 저희들은 민

원 안 나오는 선에서 걱정을 먼저 하고 차단을 하고 수업을 하는 거죠. 

(B교사)

 

특히 A교사는 학부모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성과 관련된 

부분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

에 교사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사가 의미 있

다고 생각하는 수업을 실천하는 것에 제약을 느끼는 만큼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 및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사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저는 포인트가 학생과의 관계라고 생각

해요. 아무리 좋은 교육이어도 교육의 방식이나 관점을 다르게 했을 때

는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교육의 맥락을 잘 고려해야 되고 학생

들이 불편할 수 있는 지점을 언제나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

다고 생각해요. (중략)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래도 혹시라도 민원이 들

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긴장감 때문에 늘 성취기준을 옆에 두고 (수업을 

해요.) 교육과정 때문에 우리가 (수업을) 했다. (중략) 교원단체 이런 데 

가입해보고 저도 나름대로 저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보호책을  찾았지만 

제가 속할 수 있는 안전한 집단은 아직은 찾지 못했어요. (A교사)

반면 D교사는 학부모들 역시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 무조건 반

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의견을 이야기했다. 최근 학부모들 사이

에서 역시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성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며 스스로 자

녀에게 교육하기에는 민감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어 일부 학부

모들은 사설 교육기관에 성교육을 문의해서 자신의 아이에게 가

르치고 있었다. D교사는 검증되지 않은 사설 교육기관이 아닌 학

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와 책임감을 기

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했다.

사설 교육기관 아세요? 팀을 짜면 강사가 시간당 얼마 이렇게 받고 

팀 수업을 해주는 그런 수업도 있더라고요. (중략) 부모도 이런 성교육

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부모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

게 무지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들은 교육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데 자

기가 공부를 해서 아이를 가르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략) 사실 그게 제대로 된 성교육인지 모르잖아요. 성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과 관련된 건 더군다나 가르칠 때 그 사람의 가치

관이 녹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것을 비싼 돈

을 들여가면서 수업을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교과에서 빨리 다뤄

야 된다고 생각해요. (D교사)

한편 동료 교사들은 연구참여자들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에 대

해 ‘나도 듣고 싶다, 이런 수업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아이들은 

이런 거 배워서 좋겠다. 재밌겠다.’와 같이 말하며 가정과교사를 

성교육의 전문가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었다. C교

사의 경우 가정 교과에서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

다는 것을 오히려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주변 선생님들한테 우리 애들한테 피임 교육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

하고 신생아 모형 사가지고 일부러 끌고 다니거든요. 저는 조금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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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행위자성(teacher agency)에 기반한 가정과교사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 탐구

라도 우리가 뭘 가르치는지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소문내는 거죠, 

한마디로. (C교사)

가정과교사들 사이에서 교사 연구회, 동아리 등과 같은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와 교류 정도에 대해, 성에 대한 내용은 가정교과의 다른 영역들

과 비교해서 다른 교사들에게 공유하기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

는 의견이 많았다.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교사 연구회에서 활동하며 공개적으로 수업을 공유하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선후배 및 동료 교사와 함께 수업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도 사실 저도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

기 때문에.. 교사 연구회를 만들 역량까지는 없다고 느끼지만 만약에 

필요성이 있어서 누군가 모인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할 의향은 있어요. 

(A교사)

B교사는 소속 시도교육청과 협업하면서 더욱더 교사가 혼자서 

열심히 수업해서 변화하는 것의 한계를 느꼈다. 교육부 및 시도교

육청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개별 학교에 예산 및 지침이 내려

오고, 자연스럽게 교육 현장에서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A교사는 

특히 이때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지 담당 장학사의 의지가 중요하

다고 언급했다. 해당 장학사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경

험했기 때문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담당 연

구사가 몇 번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자기는 내 이름 걸고 이런 

교육자료 내보낼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A교사)

2~3년 정도는 부모교육을 강조하고 이걸 활성화하려고 계획을 세

웠었어요. 우리 지역의 모든 학교에서 부모 교육을 잘 할 수 있게끔 계

획을 세웠었어요. (중략) 관리자가 바뀌면서 (교육청에서) 업무가 삭제

가 되는 거예요. 부모 교육을 맡고 있었던 파트가 사라지면서 예산이 

줄어들고 지원도 없고 코로나 생기면서 정말 흐지부지하게 된 거예요. 

(B교사)

3) 물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은 교사의 행위자성을 방해하거나 도움을 주는 자

원, 국가수준 교육과정, 물리적 환경 등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

들은 실천적-평가적 차원에서의 다른 환경에 비해 물리적 환경

에서 많은 제약을 느꼈다. 특히 공통적으로 가정교과에서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교과서 내용, 수업 콘텐츠나 이를 전달

하는 교사 연수에 대한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D교사는 가정교

과에서 포괄적 성교육 내용을 실천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상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들도 많아 교과서 집필에 어려움을 겪

었다. 

교과서를 집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과정을 어떻게 해석하느

냐잖아요. (중략) 교육과정에 아주 하나하나 정말 근거를 따져가면서 거

기에 충실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채택이 돼야 하니까. 성폭력, 가정폭

력 성취기준 하나씩이잖아요. 성폭력 저변에 깔린 기본적인 문제, 성적 

자기결정, 평등의 차원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들

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되는데 성폭력만 

딱 따로 떨어뜨려서 하니… (D교사)

 

B교사의 경우 교육과정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지만 성취기

준과 연관된 내용이 있으면 학습지를 따로 만들어 가르친다고 했

다. 이성 교제에 대해 수업을 한다면 이와 관련지어 성적 자기결

정권, 데이트 폭력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 참여

자들은 많은 가정과교사가 포괄적 성교육을 실천하고 싶더라도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 자체가 광범위하며 관점을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콘텐츠나 교사 연수의 

필요성을 느꼈다.

저희 콘텐츠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들 다 본인들이 고군분투해서 

만들어 가지고 수업하는 건데 (중략) 그런 게 없는 채로 늘 맨땅에 헤딩

하면서 수업 준비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노력을 줄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까? (B교사)

포괄적 성교육은 네, 아예 없어요. 관점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몇 차시 교육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속 연구해

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수업에 적용해서 수업안

을 만드는 것까지는 사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콘텐츠가 너무 부족해

요. (A교사)

B교사는 가정과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자체가 부족하며 

당연히 성과 관련된 연수는 더욱 없다고 답했다. 또한 대부분 성

과 관련된 연수는 신체적인 성, 교사들이 법정 의무로 들어야 하

는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에 집중되어 있었다. 

(성과 관련한) 연수도 포괄적인 성과 관련한 개념보다는 성범죄가 

일어나는 걸 예방하는 것에 집중하는 교육들이 많죠. 법정 의무로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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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내용을 듣는 수준이 많습니다. (E교사)

연구 참여자들은 법정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연수만 듣고는 학

교 현장에서의 마주하는 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성에 대한 지식, 기술 및 가치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E교사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포괄적 성

교육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포괄적 성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고, 아이들이 실천을 하게 하

려면 일단 교사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 및 공감을 하

고 전체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중적

인 연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E교사)

연구 참여자들은 가정과교사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을 제약하

는 또 다른 원인으로 수업 시수를 꼽았다. 가정과교사들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많은 콘텐츠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포괄적 성교육의 폭넓고 깊이 있는 주제를 지속적·반

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수업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 포괄적 성교육을 다루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하는 일 년에 뭐 

한두 번 하는 그런 성교육으로는 절대로 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가 없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그것도 굉장

히 자세하게 해도 사실 될까 말까인 교육이기 때문에… (A교사)

특히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아무리 교육과정을 재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시수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수업을 할 수 있

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정과교사들은 포괄적 성

교육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저희 시수 진짜, 매년 고등학교 수업을 해 보지만 진짜 아동 발달까

지만 하면 끝나요.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시수가 적죠! 근데 안에서 

어떡하든 다른 거 빼고 그거(포괄적 성교육) 넣고 하는 거예요. (C교사)

다. 투영적 차원

가정교과에서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과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

의 공통적인 지향은 ‘학생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교육’이었다. 학

생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가족,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젠더규범, 성에 대한 의사결정, 사춘기의 신체발달 등과 관련한 문

제를 마주했을 때 가정교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가정과교사들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을 이끈 것이다. 

넓은 의미로 접근하는 성교육은 사실 가정과 이외에는 없죠. 없으니

까 우리 과에서 해야 할 수 밖에 없죠. 피임이나 데이트 폭력, 얘네들이 

어디서 가족의 중요성이라든가 인생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배울까… 

저도 그런 생각으로 수업을 좀 하고요. (C교사)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학생들이 겪는 성문제들도 다양해

지고 변화하고 있다. 삶에서 겪는 다양한 성에 대한 문제들에 대

해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

는데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가정과교사들은 수업에서 포괄적 성

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가정과교사들은 실천 학문으로서 개인

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가

정교과의 철학(Chae et al., 2015)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포괄

적 성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의 민원, 시수 부족, 참고

할 만한 교육 자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정과교사들이 자발

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C교사는 사회, 학교에서 여러 문

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포괄적 성교육이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우리 사회에 아동폭력이나 학대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가족성을 

회복할 어떤 교육을 교과안에서 녹여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족 안에

서 해결하길 바라고 좀 교육이 외면받는 느낌… 너무 교육 안으로 못 

들어온 느낌이에요 (C교사)

 

학생들에게 성에 대해 의미 있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사

회적으로 포괄적 성교육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D교사는 이

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가정과 교육과정에 명시되는 것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는 것

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

로 교과서 개발, 수업 콘텐츠 제작, 교사 연수 등으로 나아가 포괄

적 성교육 실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최우선 순위가 교육과정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왔

을 때 우리가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해야 된다! (중략) 왜냐하

면, 교육과정이 들어오면 일단 교사는 준비를 하니까. (D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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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회적으로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부족

해 교사의 개인적인 역량만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실천하는 데 어

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학생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교육

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은 가정과교사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가정과교사들은 

가르치는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교육을 바탕으로 

포괄적 성교육 실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질 것을 기대하며 

수업을 실천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학생들과 성교육 주제 중의 하나라도 수업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큰 확산 같아요. 학생들을 통해서 확산되는 거죠. 어떤 특정

한 교사가 보통 수업 하나를 했을 때 학생 수에 따른 파급력이 있고 이

게 연차가 쌓이잖아요. 그런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고 그

게 어떤 사회적 합의가 되기까지 그런 의미의 확산으로… 학생들이 사

회에 나갔을 때 우리 사회에 (학교)현장에 포괄적 성교육을 해야 된다

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요? 학생들이 사회인

이 되는데 많은 시간 안 걸리거든요. (A교사)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교사 행위자성의 생태학적 접근 모델에 기초하여 가

정과교사들이 가정교과 내용과 국제 성교육 지침인 포괄적 성교

육에 대한 관련성을 어떻게 인식하며, 실제 수업에서는 어떻게 실

천하고 있는지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전국의 가정과교사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수집한 자료 243개를 분석하였으

며, 적극적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가정과교사 5명

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교사가 인식하는 가정교과와 포괄적 성교육 주제

의 관련도는 5점 리커트 척도에 평균값은 4.63점이었다. 모든 주

제에서 4점 이상으로 전국의 가정과교사들은 가정교과와 포괄적 

성교육 주제의 관련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수업 실천의 경우, 주제별로 포괄적 성교육을 실천한 교

사의 비율의 평균값이 72.23%로 가정과교사들이 수업에서 포괄

적 성교육 주제를 많이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포괄적 성

교육 주제 중 가정교과와 관련성이 높다고 인식되고, 가정과 수

업에서 많이 실천하고 있는 주제는 ‘사춘기’, ‘결혼과 육아’, ‘임신’, 

‘신체이미지’, ‘성, 생식기, 생리’, ‘임신, 임신예방’이었으며, 반대

로 낮은 관련도 및 실천 정도를 보인 주제는 ‘젠더기반폭력’, ‘젠

더평등, 고정관념과 편견’,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와 젠더규범’, 

‘성매개감염병을 포함한 성병 위험감소에 대한 이해와 인식’, ‘성

매개감염병에 대한 낙인, 돌봄, 치료와 지원’, ‘성, 섹슈얼리티, 생

애 주기 별 성생활’이었다. 이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가정과 교

육과정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지에 따라 관련도 및 실천 정도가 

달라졌다고 해석된다. 

한편 가정교과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지원이 필

요한 부분으로 1순위에 300%, 2순위에 200%, 3순위에 100%의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한 결과, 설문 조사에 참여한 가정과교사의 

188.9%가 국가 수준 가정과 교육과정에 포괄적 성교육 내용 강

화를 요구하였고, 포괄적 성교육의 주도적 교과로 가정교과를 지

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150.6%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된 수업 콘텐츠 제작(70.8%), 포괄적 성교육에 대

한 교사 연수(68.7%),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 홍보(59.3%), 

포괄적 성교육을 위한 별도 예산 지원(29.2%), 포괄적 성교육 실

천에 대해 함께 의논할 교과 연구회나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28.4%)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 ‘교과서 내용 강화’

와 ‘포괄적 성교육 실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개선’에 대한 지원 요

구도 있었다. 

둘째, 교사 행위자성의 생태학적 접근 모델의 반복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성 고정관념, 부모로서 경험한 출산 및 양육

은 가정과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고, 성평등

을 강조하는 포괄적 성교육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성과 관련된 문제를 겪는 것을 경험하

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고, 지식적

인 차원의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을 실천하고자 했다. 하지만 과거 학습자로서의 포괄적 성교육 경

험 부족, 지식 전달 및 대처 위주의 교사 연수는 가정과교사들이 

포괄적 성교육을 실천하는 데 제약이 되었다.

실천적-평가적 차원에서 가정과교사들은 자신이 속한 문화

적, 구조적,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포괄적 성교육을 실천

하도록 나아가기도 하는 동시에 제약도 받았다. 학교 문화에서 학

생들에게 성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반면, 성과 

관련해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성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가정교과에서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

을 이끌었다. 가정과교사들은 포괄적 성교육의 실천에 있어 개념

의 명확한 이해 이전에도 이미 가정교과 내용과 포괄적 성교육이 

매우 관련이 있으며 이미 수업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

다. 또한 실천 학문의 성격을 지니고 해방적 관점에서 실천적 문

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가정교과의 철학은 포괄적 성교육의 목표

와 부합해 가정과교사의 실천에 힘을 실어줬다. 학교 구조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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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동료 교사들의 지지는 포괄적 

성교육을 실천하는 데 가정과교사들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학부

모의 민원과 민원에 민감한 관리자의 인식은 가정과교사들이 포

괄적 성교육 실천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

났다. 가정과교사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부족한 것과 교육부 및 시

도교육청 차원의 공감대 및 지원 부족 역시 가정과교사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을 저해하였다. 물리적 환경에서 가정과교사들은 특

히나 많은 제약을 느꼈다. 가정교과와 포괄적 성교육은 관련성이 

높은 반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

은 부분이 있고, 관련된 수업 콘텐츠와 교사 연수도 부족해 가정

과교사들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을 저해했다. 또한 포괄적 성교육

의 폭넓고 깊이 있는 주제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는 수업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가정교과의 수업 시수 또한 절

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기본적인 시

수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수업 실천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투영적 차원에서 가정과교사는 자신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기 위해 노력하거나 지향점과 반대되는 행동에 저항하면서 

포괄적 성교육을 실천했다. ‘학생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교육’

이라는 가정과교사들의 목표이자 지향은 가정과교사들이 포괄적 

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했다. 또한 가정과교사들은 포괄

적 성교육이 가정교과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

되어 가정교과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실천하고, 가정교과에서 포

괄적 성교육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원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해당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가

정과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포괄적 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과에서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에 대한 사회적 공

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구체적이며 학생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

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에서

의 성교육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이후 명확한 지침이 없이 표류하

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시점에도 학생들은 성과 관련된 문

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성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구체적인 지식, 생활 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다. 유네스코

(UNESCO)가 2018년 발표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인 포괄적 성교

육은 성과 관련한 폭넓고 깊이 있는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

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학생

들에게 의미 있는 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방안으로 포괄적 성교

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

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학

교 현장의 가정과 교사들은 가정교과와 포괄적 성교육의 관련성

을 매우 높게 인식하며, 실제 수업에서 많은 주제를 실천하고 있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정교과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교과에서 포괄적 성교육 실시하고 있다

는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다. 포괄적 성교육을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있어 현실적으로 새로운 

교과를 만들거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기존에 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이미 가르치고 있었으며 

관련성이 높은 가정교과를 중심으로 포괄적 성교육의 적극적인 

학교 교육과정 도입 및 실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둘째, 가정과 교사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에 대한 맥락적 지원

이 필요하다. 과거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만을 계획대로 가르치

는 교사와는 달리, 현재 가정과 교사들은 가정과 교육과정을 바탕

으로 성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을 위해 주체적인 

관점으로 수업을 재구성해 포괄적 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교사 

행위자성은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교사를 둘러싼 맥락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 실현된다. 하지만 현재 가정과 교사의 포괄적 성교

육 실천은 교사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지원체계가 미

비하다. 가정과 교사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는 현재의 포괄적 성

교육 실천은 매해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

에 배운 내용을 심화하고 반복적으로 가르칠 수 없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성교육으로 나아가기 어렵게 한다. 학생들에게 실질적

인 도움이 되는 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정교과에서의 지속

적인 포괄적 성교육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정과 교사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은 현재인 실천적-

평가적 차원과 함께 반복적 차원에서 개인의 과거 경험에 근거해, 

투영적 차원에서 개인이 바라는 장·단기적 지향에 영향을 받으

며 이루어지고 있다. 반복적, 투영적 차원은 개인적 역량과 관련

이 높은 차원으로 더 많은 가정과 교사들이 포괄적 성교육을 실

천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실천적-평가적 차원을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실천적-평가적 차원에서 문화적 환경의 경우 지식 전달, 사

후 대처 방안 위주로 교육할 수 밖에 없는 현재 학교 성교육 지침

이 가정과 교사들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을 저해하고 있었다. 학

생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으로 학교 성교육의 

방향이 나아갈 수 있도록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한 지침을 세워,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때 가정

교과와 포괄적 성교육의 관련성 및 가정과 교육의 철학을 바탕으

로 가정교과 차원에서도 포괄적 성교육을 가정과 수업에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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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및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구조적 차원의 경우 학부모들의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 

차원에서 포괄적 성교육이 무엇인지, 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인

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와 함께 실제 교사가 민

원을 받는 상황에서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 해당 민원과 관련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사안

별로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 및 매뉴얼이 제공될 필요가 있

다. 또한 성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큰 상황에도 불구하

고 광범위한 포괄적 성교육 내용을 가정교과에서 어느 정도로, 어

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은 가정과 교사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을 저해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준

에 따른 포괄적 성교육 내용의 기준 설정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지

침이 필요하다. 가정과 교사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미약한 것은 포

괄적 성교육 실천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각 학교에서 가정

과 교사들의 수는 다른 교과에 비해 적으며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는 학교에 가정과 교사가 1명인 경우가 많아 수업을 공유할 수 있

는 대상이 없는 상황이다. 포괄적 성교육 수업과 관련하여 협력과 

공유를 할 수 있는 교사 연구회 조직 및 지원을 통해 가정과 교사

들의 포괄적 성교육 실천을 촉진시켜야 한다.

물리적 차원의 경우 포괄적 성교육 내용이 가정과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아 개별 가정과 교

사들의 역량에 따라 교육되거나, 각기 다른 해석으로 수업이 실시

되며 포괄적 성교육의 실천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교육

과정에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 가

정과 교사들의 수업 실천 정도가 높았기에, 가정과 교육과정에 포

괄적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설명하여 가

정과 교사들의 실천을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수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된 수업 콘텐츠나 교사 연수를 제작하여 가정교과

에서의 포괄적 성교육의 적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족한 

수업 시수는 폭넓은 주제와 깊이 있는 성교육 실천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다. 가정과 교사들이 포괄적 성교육을 심화시키며 반복해

서 교육할 수 있는 수업 시수를 확보해 학생들이 의미 있는 성교

육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의 맥락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사 행위자성의 요인들 중에서 측정 가능한 요인

들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고,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 다

섯 명의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연구 결과 및 해석이 다

소 편향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혼합 연구로서 교사 행위

자성 이론에 기초하여 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포괄적 성교

육이 이미 가정과 수업에서 실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포괄적 성교육은 국제적인 성교육 지침으로 우

리나라의 교육에 바로 적용하기 이전에 국가 및 지역에 따른 문화

가 반영되어야 하며 연령별·수준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

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

겨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가정교과에서 연령 및 수준별로 포괄

적 성교육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

정하고, 연구한 기준을 바탕으로 많은 가정과교사들이 실질적으

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가정교과의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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