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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 성학대는 전세계적으로 아동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며, 건강과 복지

를 위협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Debowska & Boduszek,

2016; Pulido et al., 2015).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토

대로 아동 성학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법적·제도적 노력이 증대되고 있

으나(이세원, 2018), 아동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성학대 발생률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신정, 박선정, 김성희와 강경아, 2013).

아동기 성학대는 아동의 건강, 복지, 자살 위험성 증가 등 평생 동안 심각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다(Dube, Felitti, Dong, Giles, & Anda,

2003; Kendler et al., 2000).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학업성적 부진과 물질 남

용, 두뇌발달의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고(신기숙, 2011; Anda et al., 2006;

Daigneault, Hebert, McDuff, & Frappier, 2012),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아

동 성학대 피해 경험은 자살 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김수

정, 2018; 김재엽과 황성결, 2017; Lopez-Castroman et al., 2013). 따라서

성학대에 노출된 아동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

각한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다(양은주, 2015; Dube et al., 2003).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

대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1%가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연령에 따

른 학대유형은 모든 연령에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높게 나타나지만, 학

령후기에 해당하는 10∼12세 아동들은 성학대가 25.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것은 아동 성학대 피해자가 전체 성학대의 9%인 미국과

23%를 차지하는 호주보다 높은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21).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서도 성폭력은 2017년에 전체 학교폭력의 12.1%(1,695명)에서 2019년

에는 21.7%(3,060명)를 차지함으로써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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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소, 2020).

아동 성학대 발생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은폐되거나 개입이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윤지현, 2008). 특히 가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성학대 비율이 높고, 가정내에서 발생확률이 높은 것은 세계적으로 공

통된 현상이며 이것은 정확한 성학대 발생률을 측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0).

지난 10년간 성범죄 피해대상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관심을 받

지 못하거나, 가정폭력의 노출 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높은 비

중을 차지하였다(한숙희, 정희진과 조아미, 2020). 취약계층의 아동들은 유

아기부터 긍정적이고 밝은 양육환경에서 자라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효능감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재걸, 2010; 허정무, 문학모와 고

미옥, 2016). 특히 아동 시기의 성학대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성적 자기효능감 에도 부

정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Foster & Hagedorn, 2014;

Lamoureux, Palmieri, Jackson, & Hobfoll, 2012; Rostosky, Dekhtyar,

Cupp, & Anderman, 2008., 2008).

아동이 성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성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서는 성학대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

로한 성학대 인지도 조사결과 아동들은 심리적, 생리적, 사회적, 법적인 측

면에서 성학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김신정 등,

2013). 이혜란(2007)은 아동이 성학대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하여 성

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하였으며, 성학대 인

지와 인식은 아동 성학대 예방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하였다(김은수와 이미나, 2018; 윤지현, 2008; 이선화와 박완주, 2013).

아동은 성인에 비해 자기방어 능력이 낮기 때문에 성학대로부터 보다 효

과적인 보호 전략이 필요하다(김신정, 강경아, 조해련과 민혜영, 2016;

Pulido et al., 2015).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의 요구도 조사에서는 성학

대 상황 시 대처방법과 성학대 사후 대처방법, 아동의 연령에 맞는 정보제

공, 상대방에게 싫다고 말하는 학습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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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등, 2016; 윤지현, 2008; 이선화와 박완주, 2013; Kenny et al., 2008).

교육부는 제7차 교육과정 운영지침을 통하여 연간 10시간 이상의 성학대

예방교육을 권고하고 있으나,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체계적인

교육 실시가 미비한 상태이다(배정숙, 김윤신과 김현숙, 2010). 학령후기 아

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학대 예방교육의 요구도 조사결과 대상자의 98.5%

가 성학대 교육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3.1% 학생은 교육이 더 필요하

다고 응답하였다(김신정 등, 2016).

아동 성학대 예방교육은 생물학적, 정서적 변화가 급변하고, 성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며 이차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학령후기 아동에게 적절하다

(김신정 등, 2013; 이선화와 박완주, 2013; Steinberg, 2005). 이시기는 상대

방에 대한 배려, 책임, 성적자기결정권 등에 대해 숙고할 수 있으며(오은선

과 최진아, 2015; 장희정과 박경민, 2003), 발달 특성상 학습에 대한 의욕이

강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교육의 효과도 다른 발달단계 아동보다

좋다고 보고되었다(김신정 등, 2013; 오은선과 최진아, 2015).

본 연구에서는 성학대라는 위협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보호동기를 유발하

여 성학대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게 된다는 보호동기이론에 기반한 아동 성

학대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자는 학령후기 아동의 성학대 발생률에 근거하고(치안정책연구소, 2020),

성에 대한 관심과 이차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학령후기아동을 대상으로

(이선화와 박완주, 2013)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을 실시 하였다. 본 프로그램

은 아동이 성학대 심각성과 취약성을 인지하고 자기효능감에 의해 성학대

상황에 언어적, 행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성학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규명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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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학령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한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학령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 1가설: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시간

경과에 따라 성학대 인지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2가설: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시간

경과에 따라 자기효능감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3가설: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시간

경과에 따라 성학대 대처능력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용어정의

1)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

이론적 정의: 아동과 청소년의 성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의미

한다(Berrick & Barth, 199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학령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성학대 예방을 위

하여 매회기 40분으로 구성하여 총 6회기로 개발한 교육을

의미한다.

2) 성학대 인지

이론적 정의: 성학대와 관련하여 그 행위가 성학대 인지를 분명하게 인식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Sugarman, Aldarondo, & Boney-

McCoy, 1996).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Wurtele, Saslawsky, Miller, Marrs와 Bri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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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가 제작한 아동 성학대 예방 평가지와 Saslawsky와

Wurtele (1986)가 제작한 개인 안전 질문지를 정채옥과 이재

연(2000)이 번안하고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측

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자기효능감

이론적 정의: 개인이 어떤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

념을 의미한다(Bandura, 1977).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효능감 도구를 기반으로 한혜진(2002)이 초등학

생 수준에 맞게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성학대 대처능력

이론적 정의: 성학대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하게 행동으

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이경주와 도미향, 2011).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Wurtele, Hughes와 Owen (1998)이 개발한

‘What if’ Situation Test (WIST) 도구를 번안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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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아동 성학대

아동 성학대는 지리 민족 사회 계급 성별 및 기타 정체성의 범주를 초월

한 아동의 권리를 크게 침해한다(Bustamante et al., 2019).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아동 성학대는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시되

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활동에 아동이 노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WHO, 1999). Jones 등(2013)은 아동 성학대를 18세 이전에 발생하는 강제

적이고 원치 않는 성적 접촉 또는 성교를 포함한다고 하였고,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을 대상으로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으키는 성적 행위로도 정의하였다(Ruggiero, McLeer, & Dixon, 2000). 아

동 성학대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는 원치 않는 만지기, 구강 성접촉을 포함

한 접촉성 성학대와 성적 발언, 관음증, 어린이를 음란물에 노출하는 것 등

비접촉성 성행위를 포함하였다(Finkelhor, 2009).

아동기 성학대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거쳐 일생동안 후유증이 지속된다

는 점에서 성인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보고되었다(이선화와 박완주, 2013;

하지영과 이현혜, 2014). 아동 성학대는 아동의 건강, 복지, 자살 위험성 증

가 등 평생 동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다(Dube et al., 2003;

Kendler et al., 2000). 정신보건 측면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절반은 아동기에

성학대 피해 경험이 있고(Mullen, Martin, Anderson, Romans, & Herbison,

1993), 우울증의 유병률도 높인다고 보고하였다(양은주, 2015; 허규형, 최원

정과 석정호, 2014; Dube et al., 2003). 성장 과정에서는 물질 남용, 학업성

적 부진, 두뇌발달의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였다(신기숙, 2011; Anda et al.,

2006).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아동 성학대 피해 경험이 자살 행동의 주요

위험요소로서 특히, 아동의 연령, 성별, 학업성적 등은 자살 행동과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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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정, 2018; 김재엽과 황성결, 2017;

Lopez-Castroman et al., 2013; Sigfusdottir, Asgeirsdottir, Gudjonsson, &

Sigurdsson, 2013).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도 성학대 후유증의 차이가 보고되고 있는데, 여아

는 섭식장애, 수면장애, PTSD, 불안,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다수

보고되었다. 남아의 경우는 자살 생각과 행동, 가출, 비행, 약물남용, 성적으

로 위험한 행동 등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Daigneault, Vézina-

Gagnon, Bourgeois, Esposito, & Hébert, 2017). 특히 아동 성학대는 재학

대의 비율이 타 학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성학대뿐만 아니라 신체적·정

서적 학대나 방임 등 다른 유형의 학대에 중복으로 노출된다고 보고되어

있다(김기현, 최지현, 유비와 김경희, 2020).

성학대 피해 아동은 가정 내 환경적 위험요인의 비율이 높은 집단에서

주로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김기현 등, 2020).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빈

곤계층의 성학대 문제가 시급함을 보고하며, 전문상담가의 주기적 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상담 및 관리의 필요성을 보고하기도 하였다(박혜

숙, 2012).

경찰청의 치안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은 성폭력이 크

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치안정책연구소, 202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 성폭력 심의 건수는 2014학년도에 1,429건에서, 2018학년도에는 4,040건

으로 증가해, 지난 5년 사이 2.8배 정도 증가하였다. 피해 학생수도 2014년

에 1,885명에서 2018년에는 6,488명으로 5년 사이 3.4배 정도 증가했다(치안

정책연구소, 2021). 여성가족부가 최근 1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의 성학대

피해율을 조사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비율이 높고, 특히 온라인에서

피해를 당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여성가족부, 2020). 13세

미만의 성학대 피해자가 2016년 23.6%에서 2019년 30.8%로 최근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성착취물 제작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 디

지털 성범죄는 13∼15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선, 김

민영, 한민경과 조병철, 2019). 또한, 여성가족부가 실시한「2020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령후기 아동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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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대 피해 경험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여성가족

부, 2020).

이상에서 살펴본 보와 같이 아동 성학대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학대의 유형도 범위가 넓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기에 경험한 성학대는 일생 동안 신체적·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이선화와 박완주, 2013). 따라서 아동들에게

성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하여 성학대를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2.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학대는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Moon, Park, & Sung. 2017). 아동에게 성학

대 예방프로그램의 개입과 시행이 필요한 이유는 특히 어린 나이의 아동에

게 발생되는 성학대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Daigneault et al., 2012).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은 6～13세 사이의 아동에게 주로 수행되었지만 대부

분 모든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고(Currier & Wurtele, 1996;

Roberts & Miltenberger, 1999), 정보기반 교육과 행동기술 훈련 교육의 범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Kopp & Miltenberger, 2009).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자긍심의 향상,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신체 방어기술의 습득, 수용 가능한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사이의 차별에 관한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다(Roberts &

Miltenberger, 1999). 성학대에 대한 유혹에 대응하여 ‘아니오’라고 말하고

그 상황을 떠나는 것,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Bolen,

2003), 생식기의 정확한 명칭을 학습하는 것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Boyle & Lutzker, 2005; Stauffer & Deblinger, 2003).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성학대

상황에 반응하고, 성학대 지식, 성학대 예방기술과 인식을 교육하고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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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다(Cecen-Erogul & Kaf Hasirci, 2013; Daigneault et al., 2012).

교육의 형태는 학교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형태로 이루어 졌다(Chen, Fortson, & Tseng, 2012; Daigneault et al.,

2012; Hebert, Lavoie, Piche, & Poitras, 2001). 이러한 아동 성학대 예방프

로그램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아동 성학대의 개념과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것과, 이미 성학대를 받은 아동들이 느끼는 책임감과 죄책감을 줄이

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Finkelhor, 2009).

국내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간호학을 비롯하여 아동복

지학, 교육학, 심리학 및 의학 등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신

혜원, 이정민, 강경아와 김신정, 2019).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학대

예방 중재연구를 살펴보면 김신정, 강소라와 이정민(2018)과 Moon 등

(2017)은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성학대 개념과 지식, 성학대 상황 인지능

력과 대처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였다. 윤인경, 전세경과 박정윤(2009)은 학교

기반 교육을 구성하여 초등학교 3～4학년 아동들에게 성학대에 대한 올바

른 인식과 지식을 전달하고 그 효과를 보고하였다. 손승아(1992)는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카드를 이용한 성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행동기술

훈련의 효과를 보고하였다. 정채옥과 이재연(2000)은 유아를 대상으로 반복

영상을 활용하여 성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성학대의 이해와 대처방안

의 유의한 효과를 보고하였다.

서술적 조사연구에서는 아동 성학대의 인식과 성학대 예방행동, 성학대

예방 교육 요구도, 교육방법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김신정 등,

2013; 김신정 등, 2016; 하지영과 이현혜, 2014). 천희영, 이귀숙과 신세니

(2012)는 성학대를 내용으로 한 그림책 읽기 과정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유

아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성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선화와 박완주(2013)는 학령후기 아동의 성학대 예방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표준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였고, 박혜숙(2012)은 아동 성학대 예방 관련

교육의 실태와 대책을 보고하였다. 또한,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에 관한 체계

적 문헌고찰(신혜원 등, 2019; 우정희와 류기욱, 2019)과 성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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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성학대 연구 경향(윤혜미, 2010)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보고하는 연

구들이 진행되었다.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의 구성은 4회 이상의 교육 시간을 가지는 것

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것은 1～2회의 프로그램에서 관찰된 프로그램 효과

크기의 2～3배까지 더 나은 결과를 보고하였다(Kenny et al., 2008). 특히

중요한 개념이나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연습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여러 번

반복해서 참여하거나, 추상적인 개념보다 구체적인 개념을 사용한 프로그램

에서 교육효과가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Davis & Gidycz,

2000; Kenny et al., 2008). 교육 방법으로는 가상의 역할 속에서 문제가 되

는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역할극, 연극 등의 교수법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김신정 등, 2013; 김유리, 2009).

지금까지 아동 성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보고된 연구는 학교를 기반으로

한 서술적 조사연구나, 교육 요구도 및 필요성의 인식 등에 관한 내용이 대

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령후기에 접어드는 4학년 아동을 대상

으로 성학대의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성학대 발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77). Bandura (1977)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

치는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며, 바람직한 미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신

념을 자기효능감이라고 제시하였다. Martocchio (1994)는 개인이 행동을 선

택하고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중의 하나로,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동의 방향을 이끌 수 있는 개인 능력에 대한

판단이며 믿음이라고 자기효능감을 정의하였다. 자기효능감의 주요 하위 요

인은 예측이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잘 해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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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 판단 과정을 통해 성립되고 정서반응으로

표출된다고 설명하였다(Bandura, 1977).

한국교육 심리학회는 개인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시련을 이겨내고 제시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를 의미하는 중요한 개인 역량 요인을 자기효능감이라고

정의 하였다(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인간은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능

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동을 하지만, 자

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회피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김홍순과 김청송, 2011).

특히 어린 시절의 반복적인 성취 경험은 자기효능감의 근원이 되며, 아동

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는 칭찬, 격려, 인정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Bandura, 1977).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부모와의 관

계 속에서 획득되는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데, 취약계층의 아동들은 유아기

부터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긍정적이고 밝은 양육환경에서 자라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효능감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이재걸,

2010; 허정무 등, 2016). 취약계층 아동들은 정서적으로 방치됨으로써 사회

관계에서도 소속감이 결여되고, 자신감도 결여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이

덕희, 2013).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기반 성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Daigneault 등(2012)은 예방교육 이후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상승되었음을

보고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 하였다. 천해리와 신동열

(2021)은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근친에게 성학대 피해경험이 있

는 대상자에게 현상학적인 접근을 통한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자기효

능감에 대한 믿음이 향상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아동시기의 성학대 피해자

의 낮은 자기효능감은 아동 성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그리고 대인관

계발달 장애 사이의 관계를 크게 매개한다고 보고하였지만, 소수의 연구만

이 성학대와 자기효능감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했으므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Lamoureux et al., 2012; Vaillancourt-Mo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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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geron, Blais, & Hébert, 2019).

성적 자기효능감은 원치 않는 성적 활동 및 행동을 거부할 수 있는 자신

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Rostosky et al., 2008). 아동시기의 성학대

경험 유무는 성적 자기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동 성학대와 성적

자기효능감 사이에는 부정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되었다(Foster &

Hagedorn, 2014; Lamoureux, et al., 2012; Rostosky et al., 2008).

앞에서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며, 경험과 환경

에 영향을 받는다. 아동 성학대의 피해자는 성적 자기효능감뿐만 아니라 일

반적 자기효능감도 저하될 수 있다(Rostosky et al., 2008). 본 연구의 대상

자인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취약한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긍정적 자기효능

감 형성이 결여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칭찬,

격려, 인정 등의 방법을 성학대 예방프로그램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과정에서 아동들은 서로의 모습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성학대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

상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4. 성학대 대처능력

성학대 대처능력이란 성학대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하게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미래의 가능한 성폭력에 대해 인지하

고, 주위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이경주와 도미향, 2011). Wurtele 등(1998)은 성학대 상황에 적절

히 대처하는 언어적·행동적 능력으로 성학대 상황을 인식하고, 말과 행동으

로 저항하며, 믿을 사람에게 있었던 사실을 보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정

의하였다.

아동이 성학대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기술과 전략은 성학대 상황을 인

지하고, 상황을 벗어나며 믿을만한 사람에게 말하는 등 자기보호 기술을 가

지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Leclerc, Wortley, & Smallbo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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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landari, Hanurawan, Chusniyah, & Sudjiono, 2020).

Boyle와 Lutzker (2005)는 자기보호 기술이 우수한 아동은 잠재적으로 성

학대 상황을 식별하고 적절한 접촉 상황과 부적절한 접촉 상황을 구별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성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아동은 신체 및 건강과 관

련된 문제를 토론하고,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구분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성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을 분명히 알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Topping & Barron, 2009).

반면 성학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

이 더 높으며, 성학대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알리는데 어려움

을 겪는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아동의 성학대를 막기 위해 종합

적이고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Martínez et al.,

2012; Topping & Barron, 2009; Walsh, Zwi, Woolfenden, & Shlonsky,

2015). 아울러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이 성학대로 부터의 자기 보호

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Fryda & Hulme, 2015; Kenny et al., 2008; Toping & Barron, 2009;

Walsh et al., 2015).

Chen 등(2012)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학대 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효과를 평가한 결과에서 성학대 상황에서 저항하며 보고하는 능력이

유의하게 상승 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김신정 등(2018)과 Moon 등(2017)의 연구에서도

대상아동의 학령은 다르지만 성학대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

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성학대 대처능력은 아동의 성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요소지만, 아동에

게 있어 성학대 예방 개념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정채옥, 1999). 따라

서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논리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아동 성학대의 개념이 포괄적이며, 유형이나 범

위가 넓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아동 성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요구도, 효과에 대해 보고 하고 있다. 아동 시기에 경험하는 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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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신체와 정신적으로 성장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에도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연구 되었다(Rostosky et al., 2008). 하지

만 성학대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위기를 벗어나고 성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중재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춘기에 접어

드는 학령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성학대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하여

성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고자 하였

다.

5. 연구의 이론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Rogers (1983)의 보호동기이론을 토대로 구성되

었다. 보호동기이론은 건강에 대한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그 상황을 벗어

나기 위한 보호동기를 일으켜 결국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행동 변화를

가져온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개발된 이론이다(Rogers, 1975). 보호동기이론

은 기대가치이론과 인지적 정보처리이론을 기반으로 공포 소구에 의한 행

동 변화 과정을 설명하며, 보호동기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고 행동을 변화시킨다(Ifinedo, 2012;

Lee, 2011). 즉, 개인이 위협 메시지에 노출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면, 필요한 행동 변화를 할 동기가 개인에게 부여된다는 것이다

(Rogers, 1975). 보호동기이론은 크게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

포 소구(Fear appeal)가 인지적 매개과정(Cognitive mediating process)을

거쳐 태도 변화(Attitude change)를 일으키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즉, 유해

성 정도, 발생 가능성, 권고방안의 효율성이라는 공포 소구가 지각된 심각

성, 노출에 대한 기대, 권고방안의 효율성에 대한 신념이라는 인지과정을

거치게 된다(Rogers, 1975).

보호동기이론은 후에 ‘자기효능감’과 ‘보상’요소를 추가하여 수정된 보호동

기이론(Rogers, 1983)으로 발전되었다. 자기효능감은 반두라(Bandura, 1977)

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서 어떤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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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념을 의미하며, ‘보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때 얻을 수 있는 내⸳외재적 이점을 말한다(Rogers, 1983). 또한, 공포소구에

의한 인지적 매개과정은 위협평가(Threat appraisal)와 대처평가(Coping

appraisal)라는 인지적 평가 과정에서 비롯된다(Ifinedo, 2012)(그림 1).

수정된 보호동기이론에서 제시한 위협정보는 외부로부터의 정보와 개별

적 특성에 의해 입력된다. 외부정보는 관찰에 의한 학습이나, 설득 메시지

를 포함하고, 개인적 특성은 위협과 관련된 과거 경험과 개인의 성격을 의

미 한다(Rogers, 1983).

위협평가는 위협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계로, 입력된 위협적인 사건에 대

하여 개인이 평가하는 지각된 취약성(Perceived vulnerability)과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으로 구성된다. 지각된 심각성은 위협적인 사건

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 정도를 의미하며, 취약성은 위협적인 사건이 발생하

게 될 가능성 정도를 의미한다(Ifinedo, 2012; Rogers, 1983). 위협의 크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의 심각성과 위협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을 더한 후 이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에서 차감한 값이다(백혜진과 이혜규, 2013). 즉 위협평가과정

은 비적응적 행동에 대한 평가과정을 뜻하는데, 결과의 심각성과 개인의 취

약성이 적다고 인지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다면 개인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백혜진과 이혜규, 2013).

대처평가는 위협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고 대처하는 능

력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의미하며, 반응효능감(Response efficacy), 자기효

능감(Self-efficacy), 반응비용(Response cost)으로 구성된다(Rogers, 1983).

자기효능감은 위협적인 사건에 대해 대처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

한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 반응효능감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사람들이 권

장하는 해결책 또는 특정 행동을 보고 그것이 위협을 억제하거나 완화시키

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Thompson, Dorsey, Miller,

& Parrott, 2003). 반응비용은 제안된 행동을 수행할 때 지출되는 금전, 시

간, 노력 등 행동을 방해하는 지각된 장애요인들을 의미한다(Ifined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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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s, 1983). 대응평가과정은 적응행동에 대한 평가과정으로 위협적인 사

건에 대한 대처행동을 믿고 행동을 취할 때 얻는 효과가 희생해야 하는 대

가보다 클 때, 개인은 바람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

다(백혜진과 이혜규, 2013).

보호동기이론은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주요 이론으로 다양한 질병과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Floyd, Prentice-Dunn, & Rogers, 2000), 환

경 이슈, 안전 관련 분야, 온라인상에서의 개인 정보보호 관련 연구가 진행

되었다(김지혜와 나종연, 2010; 박찬욱과 이상우, 2014; Ifinedo, 2012). 보호

동기이론을 적용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모델을 메타분석한 Floyd 등

(2000)은 위협의 심각성, 위협의 발생 가능성, 반응의 효율성, 자기효능감

증가는 대상자의 적응력 있는 의도 또는 행동을 촉진했다고 보고하였다.

Floyd 등(2000)의 중재연구 결과, 피부암 예방 행동을 가진 모든 보호동

기이론은 변수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고, 따라서 보건 의료 제

공자는 보호동기이론을 교육중재의 틀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Baghiani-Moghadam 등(2015)은 보호동기이론의 구성요소 중에서 고위

험 행동을 예측하는 공포와 지각된 심각성의 중요성은 위암 예방에 효과

적이며, 실제 위암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Yan 등(2014)은 중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

행동 예방에 보호동기이론을 적용한 연구에서 내재적 보상은 흡연 의도

및 행동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어 흡연을 피하는 행동변화를 촉진하는 결론

을 얻었다.

Sturges와 Rogers (1996)는 태도와 행동 변화의 성인인지 모델인 보

호동기이론이 조작적 사고를 달성하지 못한 아동에게 확장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0세, 15세, 20세를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시행하였

다. 그 결과 보호동기이론에 의해 제안되고 측정된 인지 매개에 대한 건

강 위협 메시지의 효과는 청소년이나 성인과 마찬가지로 4～5학년 아동에

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인지 발달의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어린이는 특정

건강 결과가 왜 발생하는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어떤 행동이 적절하고

권장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Sturges & Rogers, 1996).



- 17 -

Parisi 등(2019)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혈흡충증에 대한 지식 및 치료

를 위한 캠페인 참여 의사와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보호동기이론의

요소를 바탕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과 예방조치를 인

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병 관련 주제를 어린 나이에 가르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안하고, 예방조치를 반복적으로 강조해야 함을 주장하였

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습득된 지식은 자신의 취약성에 대해 인식하고

위험성과 질병 발생 가능성을 평가할 때까지 여러 인지과정을 거쳐 치료

참여 의도를 높일 것으로 예측하였다(Parisi et al., 2019). 안현숙(2018)은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예방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

였는데, 유해성 인식, 언어적 대처 의도, 행동적 대처 의도가 모두 유의하

게 상승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초등학교 4, 5학년 장애아동의 성교육 프로

그램에 보호동기이론을 적용하여 아동의 자기보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승훈(2013)의 연구에서도 성학대 상황의 판단과 언어적 표현을 사

용하여 자기보호 행동을 수행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동기이론에 기반을 두고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을 적용

하여 성학대 인지와 자기효능감, 성학대 대처능력을 규명하였다. 보호동기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협평가를 저하시키고, 대처평가를 향상함으

로써 아동이 성학대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

고, 성학대 대처 행동을 실천하게 된다고 개념적 기틀을 형성하였다.

즉 성학대라는 공포소구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 위협평가와 대처평가라는

인지적 평가과정을 거쳐 보호동기를 유발하고 성학대 상황에 적절하게 대

처하는 행동을 실행하도록 구성하였다.

성학대 위협평가는 성학대의 위협에 대한 크기를 측정하는 단계로, 성학

대의 심각성과 취약성을 아동이 인지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심각성은 아동

이 성학대에 노출되었을 때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심각성 정도를 의미한다.

심각성은 성학대에 노출된 아동에게 발생될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

을 의미하며, 아동은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인지하게 된다.

취약성은 위협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도 성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는 것이다. 초등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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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성학대 증가율과 가해자의 특성을 인식하도록 한다(여성가족부,

2020; 치안정책연구소, 2020). 또한, 피해자도 여자 아동이 통계적으로 피해

확률이 높지만, 남자 아동들도 성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함으로

써(보건복지부, 2021) 성학대의 취약성을 인지하게 된다. 이외에도 성학대

발생 관련 자료를 통해 성학대가 발생되는 시간이나 장소, 다양한 성학대의

유형을 제시하여 취약성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아동은 성학대의 위험이 본

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하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아동은 자

신이 성학대로부터 안전하다는 생각보다 성학대의 심각성과 취약성을 크게

인식함으로써 비 적응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성학대 대처평가는 성학대 위협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

고 대처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단계로 반응효능감과 자기효능감

이 작용하게 된다. 아동은 자기효능감에 의해 성학대라는 위협적인 상황에

서 대처행동을 실천하게 된다. 즉 자기효능감은 아동이 인지한 성학대의 위

험과 권고방안의 관계를 촉진해주는 조절 변인 역할을 한다. 결국 자기효능

감은 아동이 권고방안 효율성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

다는 동기를 촉진하여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역할을 한다.

반응효능감은 아동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학대 예방 권고방안이 성학대

의 위협을 억제하거나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자기효능감과 반응효능감에 의한 권고방안의 믿음과 실천은 권고방

안을 실천하면서 치러야 하는 대가보다 크게 인식되어 적응행동을 하게 된

다. 인지과정을 통해 아동이 위협평가와 대처평가를 모두 마치면, 보호동기

가 부여되고, 결국 성학대 대처능력을 향상하는 행동을 실천하게 된다(그림

2).



- 19 -

그림 1. 이론적 기틀 - 보호동기이론(Roger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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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

위협평가

-성학대 인지

대처평가

-자기효능감

성학대

대처능력

그림 2.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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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학령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동기이

론을 기반한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는 비

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연구이다(그림 3).

집단 사전조사 실험처치 사후조사 추후조사

실험군 E1 X E2 E3

대조군 C1 C2 C3

․E: 실험군, C: 대조군

․E1, C1(사전조사): 일반적 특성, 아동 성학대 인지, 자기효능감, 성학대 대처능력

․X: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

․E2, C2(사후조사): 아동 성학대 인지, 자기효능감, 성학대 대처능력

․E3, C3(추후조사): 아동 성학대 인지, 자기효능감, 성학대 대처능력

그림 3. 연구설계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 소재 5개의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초등학교 4학년을 대

상으로 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등 아동의 건

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소득과

가구 특성, 연령을 기준으로 등록된다. 연구자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G시의

지역아동센터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40인 이상의 아동이 등록된 아동센터

7곳을 추천받고, 각 센터장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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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2곳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참여를 거부하였고, 2곳은 실

험군을 거부하여 대조군으로, 나머지 3곳을 실험군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각 지역아동센터장의 협조를 받아 아동과 보호자에게 연구목적과 진행 절

차에 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의 익명 보장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

든지 참여 철회가 가능하며, 조사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의 근거는 본 연구와 연구 설계가 동등한 김현아(2013),

안현숙(2018)의 연구를 근거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2(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의수

준(α)=.05, 효과 크기(d)=.25, 검정력(1-β)=.95를 유지했을 때 한 집단의 최

소 표본 수는 22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실험군, 대조군 각각 24명, 총 48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후 최종 탈락

자는 실험군 2명, 대조군 2명으로 총 4명이었는데, 실험군은 개인 사유로

인한 프로그램 참여 거부로, 대조군의 경우 개인 사유 및 설문조사 거절로

제외되었다. 따라서 최종 연구 대상자는 실험군 22명, 대조군 22명으로 총

44명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태도가 형성되는(김신정 등, 2013) 학령후기에 접어드는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 기준은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4학년 재학생으로 부모와 아동

이 모두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학생으로 글자를 읽고 쓰

는데 문제가 없는 학생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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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

예방 가이드 제공

제외(2명)

•참여거부

기관의 적합성 평가

(G시 지역아동센터)

제외(2곳)

•코로나 19로 참여거부

적합한 기관

(7곳)

연구참여 희망기관

(5곳)

배정
실험군(3곳)

(n=24)

대조군(2곳)

(n=24)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

(6회기)

분석

(n=22)
분석

(n=22)

제외(2명)

•참여거부

분석

그림 4. 연구대상자 선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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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아동 성학대 인지

아동의 성학대 인지를 검사하기 위해 Wurtele 등(1986)이 제작한 성학대

예방 평가지와 Saslawsky와 Wurtele (1986)가 개발한 개인 안전 질문지를

정채옥과 이재연(2000)이 번안하여 유아에게 적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내용을 초등학교 수준에 알맞게 수정, 보완하여 측정

하였는데, 수정 내용은 전체 문항 형식이 의문형 문장으로 구성되어 평서

문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질문이 모두 ‘너’라는 2인칭으로 구성되어 ‘나’를

이용한 1인칭으로 수정하였다. ‘성폭력은 여자아이만 당하니?’ 문항은 대상

자를 학령전기 아동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본 도구는 ‘성폭력은

여자만 당하는 것이다.(나도 성폭력을 당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다. 아

동 성학대 인지에 대한 질문은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내용을 살펴보

면 내 몸의 주인 5문항, 좋은 느낌·싫은 느낌 4문항, 성폭력 특성 4문항, 피

해 책임 소재 2문항, 피해자의 특성 2문항, 가해자의 특성 3문항, 거절하

기 3문항, 도움 청하기 3문항, 폭로하기 4문항 등 총 9개의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문항은 ‘예’, ‘아니오’, ‘모른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당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른다’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범위는 0

점에서 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 성학대 인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정채옥과 이재연(2000)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76이었고, 본

연구의 도구 Cronbach’s α=.77이었다.

2)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

발한 자기효능감 도구를 김아영(1997)이 수정하고 이를 다시 한혜진(2002)

이 초등학생에게 적절한 표현으로 재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한혜진

(2002)이 수정한 표현은 일반적인 대상자를 지칭한 ‘주변 사람들’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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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친구들’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자로 수정하였다. ‘나는 일을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다’와 같이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은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로 수정하였다. 도구는 자신감 8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1문

항, 과제 난이도 5문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평정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었고, 점

수 범위는 24점에서 1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혜진(2002) 연구의 도구 Cronbach’s α=.80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 Cronbach’s α=.84였다.

3) 성학대 대처능력

아동이 성학대를 인식하고 저항하며 보고하는 능력은 Wurtele 등(1998)

이 초등학생을 위해 개발한 WIST를 정채옥(1999)이 번안한 도구를 근거로

번안하고, 번안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역 번역 후 사용하였다. WIST는 부적

절한 접촉을 인식하고 저항하며 보고하는 아동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고

안된 6가지 시뮬레이션 상황이다. 도구는 적절한 상황 2장면과, 부적절한

상황 4장면을 보여주며 말하기, 행동하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알기,

폭로하기 등의 범주로 나누고, 한 문항 당 2개의 개방식 질문과 4개의

주관식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아동은 제시된 상황을 읽고 그 상황이 적절

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답변하게 하고, 그 상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후속

질문을 통해 아동의 반응을 평가하고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범위는 0점에서 4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학대 대처능력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Wurtele 등(1998)의 도구 Cronbach’s α=.86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8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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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진행절차

본 연구는 연구자 준비, 아동 성학대 프로그램 개발, 사전조사, 아

동 성학대 프로그램 수행, 사후조사, 추후조사 순으로 진행하였다(그림 5).

프로그램
개발

Ÿ 연구자 준비
Ÿ 문헌고찰 분석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 내용 구성

Ÿ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 타당도 평가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 수정 보완
-프로그램 구성

Ÿ 연구보조진행자 훈련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 실시 전 교육 목적, 내용 공유

Ÿ 예비 연구 실시(2021년 6월 10∼11일)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시간, 진행 순서, 추가자료 수정 및보완
-설문도구 내용 수정 및 보완

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검정

Ÿ 사전조사(실험군, 대조군)
-일반적 특성, 아동 성학대 인지, 자기효능감, 성학대 대처능력

Ÿ 프로그램 적용
-주 2회, 3주간 총 6회기, 매회 40분간 진행
-센터별로 5∼11명 참여(7월 5일∼7월 23일)

Ÿ 사후조사(실험군, 대조군)
-프로그램 종료 직후 시행
-아동 성학대 인지, 자기효능감, 성학대 대처능력

Ÿ 추후조사(실험군, 대조군)
-프로그램 종료 4주 후
-아동 성학대 인지, 자기효능감, 성학대 대처능력

그림 5. 연구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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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의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개발 절차와 프로

그램 내용 및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한국 성희롱 예방센터에서 주관하는 성희롱 예방을 포함한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 예방 전반에 대한 통합교육과 강의가 가

능한 성희롱 예방강사 자격 과정을 이수하였다(온라인 7시간+출석수업 8시

간). 그리고 동 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 과정을 이수하여(온라인

8시간), 성학대, 아동학대 예방 통합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후 자격

관련 경험을 쌓기 위해 25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2회,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4회 실시

하였다.

(2) 선행연구 분석

아동 성학대 프로그램의 구성 틀을 정하기 위해 아동 학대와 관련된 국

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실시된 성학대 예방프로그램, 중재 방법, 회기, 진행

시간, 결과변수, 집단구성원, 개념적 기틀을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집하기 위해 ‘아동(child)’, ‘성학대(sexual abuse)’, ‘아동학대

(child maltreatment)’, ‘예방프로그램(prevention program)’, ‘WIST’, ‘PSI’

‘보호동기이론(PMT)’, ‘자기효능감’, ‘성교육’, ‘학령후기’ 등을 주 용어로 검

색하였다. 검색한 사이트는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DBpia, Cochrane library,

Ovid Medline, PubMed, CINAHL Google scholar, zlibrary 등의 학술 DB

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통계청 등 정부기관 자료를 이용하였다. 관련 프로

그램에 대한 문헌고찰 결과 일반 아동학대 메타분석 7편, 성학대 메타분석

4편, 성교육 2편, 성학대 예방교육 2편을 포함한 국내외 학술지 논문 346편

을 검색 하였다. 이중 아동 성학대 예방관련 중재연구를 실행한 9편의 논문

을 검토하여 중재방법, 회기, 중재시간, 결과변수를 조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학령후기 학생에게 실시하는 성학대 예방교육 내용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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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예방교육의 피해, 성학대 예방교육의 내용, 위기 상황 시 대처방안, 성

학대를 야기하는 위험한 상황 등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이선화와 박완주, 2013). 김신정 등(2013)은 성학대 상황

에서의 대처 방법으로 성학대 예방교육, 위험회피 방법, 보호장치, 자기주장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아동의 자기보호 행동을 측정한 국내 중재연구는 2편이었다

(Kim & Kang, 2017; Moon et al., 2017). Kim과 Kang (2017)은 총 6회기

의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을 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세션은

40분으로 구성되었고, 성학대의 개념, ‘좋다, 나쁘다’의 느낌, 안전하지 않은

상황의 파악, 대처기술, 적절한 대응방법, 성학대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Moon 등(2017)의 연구는 초등학교 2학년을 대

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회, 40분간 성학대 예방프로그램

을 실시하였다. 성학대 인지, 성학대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요

내용을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신체기관의 명칭,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 월경과 임신, 이

차성징 등 일반적인 성교육에 국한되었던 교육과 차별화를 두고 구성하였

다. 먼저, 성학대 예방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보호동기이론과 선행연

구를 분석하여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 구성 틀을 작성 한 후 프로그램

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아동 성학대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적절

한 회기, 방법, 목표, 내용에 대해 문헌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교육 프

로그램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였다.

사전 문헌고찰과 각 회기 당 프로그램 구성을 바탕으로 회기별 목적을

설정하였다. 프로그램 회기는 국내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에 관한 문헌

고찰의 결과 6～10회로 다양했으며, Davis와 Gidycz (2000)가 6회기 이상일

때가 그 이하일 때 보다 2～3배의 효과를 보고하였으므로 주당 2회기로 3

주간 총 6회기로 구성하였다. 집단의 크기는 한 그룹 당 2명～3명으로 구성

하여 총 3곳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시간은 각 센터가 겹치지 않

도록 협의하여 월～금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일주일에 2회, 총 3주간

진행하였다. 각 회기 당 시간은 초등학교의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40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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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고. 교육 내용은 문헌고찰을 토대로 ‘자신의 소중함’, ‘성학대의 정

의’, ‘좋은 느낌, 싫은 느낌, 혼동되는 느낌’, ‘성학대 상황 인지하기’, ‘성학대

상황 대처하기’, ‘추후 취해야 할 조치’로 구성하였다. 교육 방법은 프레젠테

이션을 이용한 일반 강의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동영상 시청, 모둠활동

을 통한 토의, 발표, 상황별 역할극, 게임 등의 콘텐츠를 구성하여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3) 프로그램 전문가 내용 타당도 평가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의 내용 적합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타당도를 검정하였다. 타당도는 전문가 4인으로, 아동 간호학

교수 1인, 보건교사 1인, 초등학교 교사 1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 1인에게 프로그램의 적절성, 적용 가능성, 효과성에 대해 내용타당

도 평가표(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이용하여 검정받았다.

Lynn (1986)의 CVI 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4점 Likert 척도(매우 관련

있음, 상당히 관련 있음, 조금 관련 있음, 관련 없음)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

항의 내용에 대하여 3점 이상으로 답한 결과로 타당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항목별 내용 타당도 평가 지수가 1.0점으로 측정되어 내용 구성의 타당함이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전문가 집단에서 프로그램 진행 시 도움 될 내용에

대한 조언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전문가 집단의 추가적인 조언 내용은 먼저, 2주 차 성학대 개념에 대

해 소개하는 과정에 통계 자료를 활용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내

용에 추가하였다. 또한 교육자료는 아동들에게 배부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수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3주

차 프로그램 내용에서 아동 성학대 가해자에게 한 명씩 앞으로 나오게 하

는 것보다 모둠별로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하면 더 자연스럽

게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를 연구보조자인 사람으로 진행하지 않고, 인형으로 대치하

여 각 모둠별로 진행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프로그램 참여에 집중

하고, 탈락률을 줄이기 위한 간식이나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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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회기 제공하는 보상 이외에, 간식, 학용품,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준비하

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프로그램 내용에 비해 회기가 부족해서 아쉽다는 의

견이 있었으나, 이 의견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방문 횟수를 늘리기가 곤란하

여 수용하지 못했다.

(4) 연구보조자 훈련

본 프로그램의 연구보조자는 간호사로 프로그램 준비 및 활동 진행을 보

조하였다. 본 프로그램 진행 전에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하고, 각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연구보조자는 프로그

램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며, 필요한 물품 준비, 사진촬영, 자료의 배부 및

수거 등을 보조하였다.

(5) 예비연구 실시

2021년 6월 10일∼11일까지 프로그램의 간략 형식으로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가정에서 초등학교 4학년 아동 6명에게 이틀 동안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 성학대의 정의를 설명하고, 성학대

상황 인지를 위한 역할극, 성학대 상황에 대처하는 말하기, 행동하기, 부모

님이나 선생님에게 보고하기 등에 대해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후 이해

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학생들이 활동지 작성 시 색연필을 사용하는 것보다 스티

커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2)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검정

(1) 사전조사

실험군은 3곳의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센터

장에게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를 위해 아동

과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프로그램 시작 1주일 전에 미리 동

의서와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는 일반적 특성,

아동 성학대 인지, 자기효능감, 성학대 대처능력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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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였다. 대조군은 2곳의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

로 진행하였다.

(2) 프로그램 적용

본 프로그램은 G시 소재의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군은 3곳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각 6～8명으

로 구성하여 소그룹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대조군은 2곳에서 각 12명

의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각 회기의 도입단계는 어수선

한 분위기를 집중시키고자 동요를 이용하였고, 해당 회기의 주제를 소개하

였다. 전개 단계는 주요 활동으로 구성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여 중요

한 개념이나 주제를 소개하고, 회기별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교수방법으로

는 발표, 동영상 시청, 모둠활동을 통한 토의, 상황별 역할극, 게임, 그림 그

리기, 스티커 붙이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마무리는 프로그램의

활동지를 제출하고, 중요한 부분을 요약했으며, 다음 회기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전체 회기의 마지막 시간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에 대

해 기술하여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3) 사후조사(프로그램 직후)

사후조사는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이 끝난 직후에 실시하였으며, 사전에 실

시했던 도구에서 일반적 특성을 제외한 아동 성학대 인지, 자기효능감, 성

학대 대처능력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조군은 사전 설문조사를 실

시한 후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동민이의 하루-아동 성폭

력 예방 가이드’(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 2016)를 제공하고, 실험군의 프

로그램이 종료된 시점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4) 추후조사(프로그램 종료 4주 후)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이 종료된 4주 후 추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후

조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실험군, 대조군 모두 각 기관에 협조를 얻

어 지역아동센터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추후조사 시점은 선행연구를



- 32 -

참고하였다. Hebert 등(2001), Walsh 등(2015)이 학교기반 아동 성학대 예

방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의 효과가 4주 이상 지속되고 그 결과가 사후 평

가와 크게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

거하여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의 효과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

그램 종료 4주 후에 측정하였다(그림 6).

그

룹　
변수 사전

아동성학대 예방프로그램
사후 추후

1주 2주 3주

실

험

군

성학대

인지
●

성학대 심각성
-성학대 개념
-성학대 발생
시 문제점

성학대 취약성
-성학대 발생률
-가해자 특성

● ●

자기

효능감
●

성학대 대처방안
-성학대 발생 시 대처방안

● ●

성학대

대처능력
●

성학대 대처방안
-대처방안의
효율성

● ●

대

조

군

성학대

인지
●

아동 성폭력 예방 가이드
‘동민이의 하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

자기

효능감
● ● ●

성학대

대처능력
● ● ●

사후: 프로그램 직후, 추후: 프로그램 종료 4주 후, ●: 변수측정

그림 6. 연구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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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고, 종속변수의 정규성 검정은 Kolmogorov-Smirnov

test로 분석하였다.

3)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은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아 비모수 검정방법인

Mann Whitney U-test로 분석하였다.

4) 가설검정은 정규성 검정이 확보되지 않아 일반화 추정방정식

(Generalization Estimation Equation, GEE)으로 분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경운대학교 기관생명윤리 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승인번호 KW-2020-A-18). 연구 참

여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 참여 절차, 참여의 위험과 이익 및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보호자의 동의서에도

동일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와 보호자 모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자필로 서명을 한 후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연구도중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연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 공개되거나 사용되지 않

으며, 비밀보장을 위해 설문조사 후 자료는 바로 회수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3년간 보관되며, 이후 자료는 분쇄하여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소정의 감사비를 지급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대조군은 사전조사를 마친 후 한국양성평등

교육 진흥원에서 제작한 ‘동민이의 하루-아동 성폭력 예방 가이드’(한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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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교육 진흥원, 2016)를 배부하였다. 해당 아동센터의 기관장에게 연구

가 종료된 후 언제든지 성학대 예방교육이 가능하며, 교육자료를 원하는 경

우도 모든 설문조사가 종료된 이후 제공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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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보호동기이론을 적용한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보호동기이론을 기반으로 구성된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으

로, 성학대 인지, 자기효능감, 성학대 대처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프로그램

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세부요소는 선행연구에서 실시한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과 요구도 조사를 참고하여 초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초안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타당도 검정을 거친 후 조언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

여 최종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은 성

학대 심각성과 취약성을 인지하고 성학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회기의 결정은 5편의 성학대 예방교육 중재 연구의

통합적 고찰 결과 6회기 이상 교육에서 효과가 있다는 보고를 근거로 하여

(신혜원 등, 2019) 총 6회기로 개발하였다(부록 5).

성학대의 심각성은 성학대 개념과 성학대 발생 시 문제점으로 구성하였

다. 성학대란 자신을 알거나 혹은 모르는 사람이 아동 몸의 소중한 부분을

동의 없이 만지거나 보는 것, 혹은 아동에게 그들 몸의 소중한 부분을 억지

로 만지게 하거나 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미경과 이재연, 1998).

아동 시기의 성학대 피해 경험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거쳐 평생 동안

후유증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신기

숙, 2011; 이선화와 박완주, 2013). 특히, 아동 성학대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으로 은폐되기 쉽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김기현 등, 2020)는 점에서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성학대의 피해자 성별은 여아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남자, 특히 13세

미만의 남자 아동에게 성학대가 늘어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성학대의 유형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강제추행이나 강간,

혹은 유사강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의 성매매로 이어지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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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학대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높

아졌음을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20).

성학대 피해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점은 신체적, 정신적뿐만

아니라 장·단기적, 성별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아

동 성학대의 신체적인 문제점으로는 수면장애와 섭식장애가 나타나며, 학령

기 아동의 경우 학업성적 부진과 두뇌발달에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성

별에 따라서는 여아의 경우 불안,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PTSD 등이 다

수 보고 되었으며, 남아의 경우 자살생각과 행동, 가출, 비행, 약물남용, 성

적으로 위험한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Daigneault et al., 2012).

어린 시기의 성학대 경험은 장·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보고되었는

데, 단기적으로는 신경질적이며,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되고, 나이에

맞지 않는 성격 과잉 행동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매달리는 행동이나 성에 관한 혼란된 행동, 성기능 장애와 성범죄까지 이어

지는 등의 문제가 보고되었다(Collin-Vezina, Daigneault, & Hebert, 2013;

Daigneault et al., 2012). 성학대 피해 아동에게 나타나는 장기적인 문제로

는 불안장애나 자아존중감의 저하, 자살행동, 약물남용 등을 경험할 수 있

으며, 경계성 인격장애나 다중 인격장애, 성기능 장애 등의 문제가 나타나

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Daigneault et al., 2012; Tyler, 2002). 따라서 아동

이 성학대에 노출되었을 경우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는 사건임을 교육

하였다(양은주, 2015; Dube et al., 2003).

성학대의 취약성은 성학대의 발생률과 가해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하

였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아동 성학대 발생률 통계를 확인한 결과, 다른 나

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며

피해 아동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김기

현 등,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학대 비율이

전체 성학대 중 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김지선 등, 2019).

성학대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족, 친족, 이웃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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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피해가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여성가족부, 2020). 성학대 가해자는 성인 남자가 대부분이지만

여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성인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나 자신보다 나

이가 많은 형이나 오빠, 누나, 언니 등 연장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설

명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성학대 피해 발생 장소는 집과 학교, 놀이터,

거주지 주변 등 평소 알거나 익숙한 곳에서 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

였다(김지선 등, 2019; 보건복지부, 2021).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의 특성과 성학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아

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나리오를 활용하였다.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가해

자를 통해 주변 사람 또는 자신이 아는 사람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성학

대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가해자의 얼굴을 그

려보고 성학대 피해자의 안타깝고 힘겨운 입장을 공감하며, 가해자에게 잘

못된 행동을 말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성학대 예방 권고방안의 효율성은 성학대 발생 대처방안과

대처방안을 실천했을 때의 효율성에 관해 설명하였다. 성학대 발생 시 적절

한 대처방안으로 먼저 가해자에게 명확하게 싫다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그 자리나 상황을 피해야 하며, 주위 다른 사람

이나 친구, 혹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부모님이나 선생님,

경찰 등 믿을만한 사람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사건에 대해 반드시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만약 성학대 가해자가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하

고 금품을 제공하였거나, 협박하거나, 있었던 사실을 무마하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은 지키지 말아야 하는 나쁜 약속이므로 있었던 사실은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성학대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을 실천하였을 때 이점으로는 성학대 상황

을 인지하고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후에는 성학대 상황으로부터 벗

어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 성학대를 예방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학대 에방을 위한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

견을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학대 예방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역할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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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 다양한 성학대 위험 상황을 제시하고, ‘싫어’, ‘안돼’, ‘만지지

마!’라고 외치며 성학대 상황을 벗어나는 연습을 하였다. 그리고 사람은 모

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고, 친구

의 장점을 소개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타인의 신체 접촉을 원할 때는 상대

방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만약 상대가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절대 신체 접촉

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는 것이며 나아가 성학대가 될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상대가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고 해도 자신이 원치 않을 경우는 정확하

게 싫다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신에게 있기 때

문이라고 교육하였다. 만약 성학대 상황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

인의 잘못이 아니며, 반드시 추후 조치를 통해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본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은 보호동기이론을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

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구성하였고, 대주제와 중요한 내

용은 강의식으로, 이후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동영상 시청, 조별 활동,

그림 자료를 이용한 스티커 붙이기, 빙고게임, 역할극, 발표 등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아

동이 성학대를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하여 성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최종적으로 성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표 1)(부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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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대주제 소주제 프로그램내용

성학대

심각성 인식

성학대 개념

설명

성학대 발생 시

문제점

성학대 개념 설명

[정의]

①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아동 몸의 소중한 부분을 동의

없이 만지거나 보려고 하는 것

② 아동에게 그들 몸의 소중한 부한 부문을 억지로 만지게

하거나 보게 하는 것

[특징]

①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없을 경우 심각한 정신적 우울증을

남길 수 있음

② 아는 사람과 친족에 의한 피해 다수발생

③ 남자 피해자 증가 추세

④ 반복적이고 지속적 노출 가능성 높음

[유형]

①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성매수

② 디지털 성범죄

성학대 발생 시 문제점

[신체적 문제]

①수면장애, 섭식장애, 학업성적 부진, 두뇌발달 장애, 가출,

비행, 약물남용 등

[정신적 문제]

①우울증, 조현병

[장/단기적 문제]

① 장기

-불안장애, 자아존중감 저하, 자살행동,

경계성 인격장애, 다중인격장애

성기능 장애, 성범죄 등의 문제

② 단기

-수면장애, 신경질적,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

나이에 맞지 않는 성격과잉/퇴행적 행동,

지나치게 매달리는 행동, 성에관한 혼란된 행동,

성기능 장애, 성범죄 등의 문제

표 1.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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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대주제 소주제 프로그램내용

취약성

성학대 발생률

성학대 가해자

특성

성학대 발생률

[국외/국내](보건복지부)

: 미국, 호주, 한국

[초등학생/중고생](여성가족부)

① 초등학생 비율

② 중고생 비율

성학대 가해자의 특성(보건복지부)

① 가족/친족을 포함하여 아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② 남성, 여성 모두 가해자가 될 수 있음

성학대

예방

권고방안

효율성

성학대 발생시

대처방안

성학대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의

효율성

성학대 발생시 적절한 대처방안

① 상대방에게 싫다고 말하기

② 그 자리를 피하기

③ 다른 사람에게 도움 청하기

④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믿을 만한 어른에게 보고하기

성학대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 적용 시 이점

① 성학대 상황을 인지 가능함

② 성학대 상황 여부에 대해 적절한 판단 가능

③ 성학대 상황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④ 성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음

⑤ 성학대를 예방할 수 있음

성학대 예방을 위한 대처능력 키우기

① 상대방에게 내 의견 명확히 말하기

② “싫어, 안돼, 하지마” 라고 외치는 연습하기

③ 성적자기결정권이 나에게 있음을 인식하기

성학대 예방 권고방안 실천 의지/가능성 키우기

①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② 나의 장점을 통해 자신감 향상하기

③ 나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다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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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동기이론을 적용한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 효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정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으로 실험군은 남, 여학생

이 각각 11명(50%)씩이었고, 대조군은 남학생이 14명(63.6%)으로 더 많았

다. 아동이 성문제에 대해 상담하는 대상은 부모가 20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6명(27.3%), 기타 6명(27.3%) 순이었다. 성에 관한 정보는 담

임교사(20명, 31.7%), 각종 매체(17명, 26.9%), 부모님(12명, 19.0%) 등으로

부터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결과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표 2).

　특성 구분　

실험군

(n=22)

대조군

(n=22)

전체

(n=44) χ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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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성 11(50.0) 14(63.6) 25(56.8)
0.83 .361

여성 11(50.0) 8(36.4) 19(43.2)

성문제 상담자 부모 10(45.4) 10(45.4) 20(45.5)
0.17 .920교사 6(27.3) 7(31.8) 13(29.5)

기타 6(27.3) 5(22.8) 11(25.0)

성에관한

정보제공자

(다중응답)

담임교사 11(32.3) 9(31.0) 20(31.7)

가족 9(26.4) 8(27.5) 17(27.0)

각종매체 9(26.4) 8(27.5) 17(27.0)

기타 5(14.7) 4(13.7) 9(14.3)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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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종속변수의 사전 조사 결과 및 집단 간 동질성 검정결과는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연구변수에 대한 사전 정규성 검정결과 Kolmogorov-Smirnov

test로 정규성이 확보되지 않아 Mann-Whitney U test로 동질성 검정을 하

였다.

종속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정 결과 성 학대 인지 점수는 실험군 24.50점,

대조군 24.5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Z=232.50, p=.823).

자기효능감은 실험군 78.14점, 대조군 77.2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Z=236.00, p=.888). 또한 성학대 대처능력도 실험군 25.59점, 대조

군 27.09점으로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Z=222.00, p=.638)(표 3).

종속변수
실험군
(n=22)

대조군
(n=22) Z* p

M±SD M±SD

성학대 인지 24.50±13.74 24.55±3.50 232.50 .823

자기효능감 78.14±13.74 77.23±10.58 236.00 .888

성학대 대처능력 25.59±7.70 27.09±5.88 222.00 .638

* Mann-Whitney U test

표 3. 종속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정

(N=44)



- 43 -

3) 가설검정

실험 기간에 따른 그룹 간 종속변수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Mauchly

의 구형성 가정을 검정한 결과 충족하지 못하여 통계적 검정력은 다변량

검정값(Wilks's lambda)을 사용하였다.

(1) 제 1가설 검정

제 1가설: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시간

경과에 따라 성학대 인지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학대 인지점수는 집단과 시간경과의 교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26.72, p<.001). 집단간과(χ2=10.56, p<.001),

시간의 경과(χ2=14.31, p<.001)에 따라서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제 1가설은 지지 되었다(표 4).

집단
사전 사후 추후

Source χ2 p
M±SD M±SD M±SD

실험군
(n=22)

24.50±4.31 26.18±3.98 26.36±2.75 Group 10.56 <.001

대조군
(n=22)

24.55±3.50 24.36±3.47 23.23±3.73 Time 14.31 <.001

G*T 26.72 <.001

표 4. 시간 경과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학대 인지 변화

(N=44)

(2) 제 2가설 검정

제 2가설: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시간

경과에 따라 자기효능감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집단과 시간경과의 교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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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3.61, p<.001). 시간경과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χ2=10.95, p<.001),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χ2=3.57, p=.059). 따라서 제 2가설은 지지 되었다(표 5).

집단
사전 사후 추후

Source χ2 p
M±SD M±SD M±SD

실험군
(n=22)

78.14±13.74 81.50±15.61 80.45±13.26 Group 3.57 .059

대조군
(n=22)

77.23±10.58 76.09±10.53 73.73±10.77 Time 10.95 <.001

G*T 13.61 <.001

표 5. 시간 경과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기효능감 변화

(N=44)

(3) 제 3가설 검정

제 3가설: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시간

경과에 따라 성학대 대처능력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학대 대처능력은 집단과 시간 경과의 교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3.21, p<.001). 그러나 집단 간(χ2=0.96,

p=.328)과 시간경과(χ2=2.53, p=.111)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제 3가설은 지지 되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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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전 사후 추후

Source χ2 p
M±SD M±SD M±SD

실험군
(n=22)

25.59±7.70 27.86±8.78 28.23±8.89 Group 0.96 .328

대조군
(n=22)

27.09±5.88 26.18±5.76 25.95±6.73 Time 2.53 .111

G*T 13.21 <.001

표 6. 시간 경과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학대 대처능력 변화

(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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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1. 보호동기이론을 적용한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Rogers (1983)의 보호동기이론을 토대로 개념적 기틀을 개발하

였다.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은 성학대의 심각성과 취약성을 인지하고,

대처방안의 효율성에 대한 신념을 통해 성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게 된다. 이때 자기효능감은 성학대 예방 권고방안에 대

한 실천 의지를 증가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성학대 대처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G시의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을 대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은 성학대를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여 성학대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지역아동센터를 이

용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은 열등감을 지니거나 자신감 결여, 소극적 태도,

결단력도 부족할 수 있다(강원국, 2015). 아동 성학대 비율이 경제적 및 가

족자원, 결손가정, 저소득층 아동과 연관성이 있음을 감안했을 때(Pulido et

al., 2015).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참여시켰다는 점에서 의의

를 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학대 예방교육은 학교

를 기반으로 주로 이루어졌으며(Davis & Gidycz, 2000; Rispens, Aleman,

& Goudena, 1997),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Kim & Kang,

2017). 본 연구는 3곳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 당 2～3

명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소그룹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이 특징이며 태도 교육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박신희, 최승언과 김찬종, 2020; 최건아, 2014).

본 연구의 교육 방식은 학령후기 아동들의 학습 특성을 고려하여 프레젠

테이션을 이용한 강의를 기본 수업전략으로 구성하고, 동영상 시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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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리기, 스티커 붙이기, 노래, 게임, 역할극 등 다양한 행동적 방법(김

신정 등, 2013; 김유리, 2009; Wurtele, 2008)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역할극 등과 같은 간접 경험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Rogers, 1975), 다양한 성학대 상황을 아동에게 제시하고 역

할극을 수행하였다. 아동들이 역할극을 통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 변화를 일으키도록 유도한 점에서 기존의 강의식 성학대 예방교육(김

신정 등, 2013; 김신정 등, 2016; 하지영과 이현혜, 2014)과는 차별성을 확보

하였다고 사료된다.

성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위해는 먼저 성학대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

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아동 성학대 예방교육의 요구도 조사에서 보

고된 인간존중 의식을 인지하는(김은수와 이미나, 2018; 노층래, 2005) 과정

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자신의 소중함과 친구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는 학습과정

을 회기의 처음 도입으로 구성하였다. 인간존중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

이나 친구 혹은 누구라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 접촉을 당하거나,

상대의 신체를 접촉하면 안 된다고 설명하였다. 성학대 위험을 배제하는 신

체 접촉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상대방이 동의를

구한다고 해서 본인이 싫다면 동의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

한, 모든 사람과의 신체 접촉 시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친밀도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대상에 따라 스티커로 친밀도를 확

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은 부모님이나 어른, 친구가 아

닌 자신에게 있으며, 이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선녀와 나

무꾼’ 동화를 통해 성적 자기 결정권(이선화와 박완주, 2013)에 대해 보충

설명하였다. 아동기에 당하는 성학대는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거쳐 일생동안

후유증이 지속된다는 점(이선화와 박완주, 2013; 하지영과 이현혜, 2014)을

설명하고 보고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보충설명을 하였다.

심각성을 인지하기 위해 진행된 프로그램 과정에서 참여 아동들의 특성

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먼저 자신의 소중한 신체 부분을 표현하

는 과정에서는 학습 활동지 뒷면에 스티커를 붙이며, 자신의 엉덩이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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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하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에 자신의

장점을 활용한 빙고판 게임에서는 9칸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아동이 다수

였으며, ‘없음’으로 9칸을 모두 채운 아동도 있었다. 주변 사람과의 친밀도

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인 주 양육자에

게도 제한된 신체 접촉만 허용하는 아동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유는 다

양했지만, 대상자들이 취약계층임을 감안했을 때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

하다고 사료되는 부분이었다.

성학대 취약성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을 각각 소

개해 주는 과정을 구성하였다.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가해자의 특성과 성학

대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성학대 피해자의 특성 등을 프로그램 내용에 포

함하였다. 특히 아동 성학대는 재 학대의 비율이 타 학대에 비해 높고, 다

른 유형의 학대와 중복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 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

다는 근거를 교육 내용에 포함하였다(김기현 등, 2020). 시나리오를 활용하

여 성학대 상황을 인지하도록 하였고, 가해자의 얼굴을 그리기와 성학대에

노출된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그리고 성학대 가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하기 등의 활동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생활하는 공

간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학대 상황을 제시하여 자신도 성학대에 노출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성학대 대처방안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학대 상황에

대처하는 연습을 하였다. 아동들은 성학대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피하

여 성학대 위험으로부터 회피하는(김신정 등 2016; 김오남, 2004; 김은수와

이미나, 2018; 노층래, 2005; 윤지현, 2008)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학대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만약 성학대에 노출되었다면

이후에 취해야 하는 사후 처리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이선화와 박완주,

2013). 성학대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그

자리를 피해야 하며, 성학대에 노출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이 아니므로 책임

감과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Finkelhor, 2009). 성학대

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자신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보

호자나 선생님, 경찰 등 믿을만한 어른들에게 있었던 사실을 알리고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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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행동들을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대처방안을 진행하는 동안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학생들이 점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성학대를

대처하는 상황에서 ‘싫어요’, ‘안돼요’, ‘하지 마세요’를 마치 장난하듯이 웃

으면서 참여하는 아동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였다. 성학대 상

황에서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때린다’, ‘팬다’ 등 육체적 폭력을 행사하겠

다는 아동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것은 권장할 만한 대처 방법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후 처리 과정에서

는 어른에게 있었던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연습을 진행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아동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칭찬,

격려, 인정(Bandura, 1977)을 통하여 지지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일부 소개되거나 혹은 시도되지

않았던 성학대 대처행동을 직접 실연하도록 구성한 점이 선행연구와의 차

별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아동들의 의견도 ‘재미있었

다’,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몸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어떻

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쓰

는 게 너무 많았다’, ‘팔이 아팠다’ 등의 의견도 제시하였다. 이는 성학대 대

처능력을 평가하는 도구에서 기술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음을 표현한

것으로 추측되고, 연구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추후 조사에서의 하위 영역

기술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표현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 학령기 아동의 성학대 예방교육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프

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성학대 상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성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보호동기이론을 적용한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 효과

본 연구는 보호동기이론을 기반으로 학령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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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성학대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성학대

인지 점수가 향상되었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아동 성교육 혹은 성학

대 예방프로그램을 적용 후 성학대 인지 향상을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김신정, 강소라와 이정민, 2018; 손승아, 1992; 정채옥, 1999; Bustamante

et al., 2019; Daigneault et al., 2012; Hebert et al., 2001; Hurtado, Katz,

Ciro, Guttfreund, & Nosike, 2014; Moon et al., 2017; Pulido et al., 2015).

본 연구 대상자와 유사한 취약계층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한 Pulido 등(2015)과 Daigneault 등(2012)은 아동들의

성학대 인지가 유의하게 상승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취약계층 아

동들이 낮은 학업성취도를 가진다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로써

(Whipple, Evans, Barry, & Maxwel, 2010),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꾸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6회기의 학교 기반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성학대

예방과 관련된 지식을 측정한 Kim과 Kang (2017)의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 하였다. 이것은 동일한

회기 동안 프로그램을 실시한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보고되었는데, 프로

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와 콘텐츠 구성의 차이점에 의한 결과로 사료된

다. Rogers (1975)는 개인이 느끼는 위협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

라 위협의 노출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성학대 인지는 성학대의 심각성과 취약성을 통해 행동의 변

화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성학대의

개념을 통해 심각성과 취약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통계를 제

시하고, 그룹 당 2～3명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구성하였다.

소그룹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호작용이 특징이며 태도교육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박신희 등, 2020; 최건아, 2014)는 점에서 학교 기반의

교육과 차별성이 있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성 인지는 성지식과 달리 개인

의 가치와 태도에 영향을 받으므로 단기간에 형성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

을 때(우정희와 류기욱, 2019), 더 긴 기간의 성학대 예방교육이 더 좋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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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아동성학대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기효능

감이 향상되었다. Daigneault 등(2012)은 빈곤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기반 아동 성학대 예방교육 이후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상승되었음을 보

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지

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푸드테

라피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김현영, 2015). 이것은 자신과 비슷한 타인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는 것을 관찰할 때 자기효능감을 느끼게 됨을 가정으로 했을 때(Bandura,

1977), 학교와는 인적 구성이 다른 지역아동센터라는 동일한 상황의 친구들

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6회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자

기효능감을 향상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반면 대조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의하게 자기효능감이 저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

은 취약계층 아동들에서 정서불안, 자신감 결여,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한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원국, 2015; 원희정, 2006)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결국 행동 변화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기대 즉, 자기효능감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Bandura, 1977)

을 근거로 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설계된 성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들의 자

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Vaillancourt-Morel 등(2019)은 소수의 연구만이 성적 학대와 성적 자기

효능감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였으며, 앞으로의 연구는 자기효능감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아동 성학대의

영향에 대한 명확한 모델을 개발하여 잠재적 위험 및 보호 요인을 식별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써, 성학대라는 특정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하여 자기효능감을 향상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사료된다.

셋째, 아동성학대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성학대

대처능력이 향상되었다. Wurtele (2008)는 아동에 초점을 맞춘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이 아동들에게 학대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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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년의 차이는 있지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연구들과 결과가 일치한다(김신정 등,

2018; Moon et al., 2017).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기반 성

학대 예방교육의 결과에서도 성학대 상황 대처능력의 향상이 유의하였음을

보고하였다(Cecen-Erogul & Kaf Hasirci, 2013).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

으로 일반 성교육에 성학대 예방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한 윤인경 등(2009)

의 연구에서도 아동들이 성학대 상황 대처 방법을 알 수 있다고 보고하였

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대상과 연구 방법, 주제에 다소 차이는 보이

지만 본 연구를 통해 성학대 대처능력 점수가 향상된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구성 시 실제 성학대 대처상황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싫다

고 말하기, 그 자리를 피하는 행동하기, 믿을만한 어른에게 보고하기 등을

역할극을 통해 간접경험 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은 차별성이 있다고 사료

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김신정 등

(2018)과 Moon 등(2017)의 연구는 본 연구와는 교육방법이 다름에도 유의

한 효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교수방법과 매체 활용이 성학대 예방교육프로

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신혜

원 등, 2019). 따라서 이점을 응용하여 성학대 예방프로그램과 애플리케이

션 교육을 같이 활용한다면, 프로그램을 종료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효

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의 효과를 사전, 사후, 추후에 걸

쳐 확인하였고, 시점의 변화에 따른 변화를 검정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였

다. 이것은 Rogers (1975)가 제시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가 생리적 사건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보다는 오랫동안 지속된 과정이며, 행동 변화는 역할극

등과 같은 간접 경험이 감수성 증가와 태도 변화를 촉진한다고 설명한 보

호동기이론에 부합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간호교육 측면에서는 연구자가 관련 전문가나 자원봉사자가 아닌 아동의

발달단계, 성행동, 지역사회 건강에 통합적 지식을 가진 의료인으로서 성학



- 53 -

대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효과를 검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

이다. 특히 성학대 노출에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소그룹으

로 진행하여 효과를 검정하였으므로, 취약계층 아동의 성학대 예방프로그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간호이론 측면

에서는 본 연구는 학령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Rogers (1983)의 보호 동기

이론을 기반으로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이론

기반의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 효과를 검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간

호연구 측면에서는 그동안 아동의 성학대와 관련된 연구들은 서술적 조사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2000년대 접어들면서 간호학의 연구주제로 부각이

되었지만, 중재연구는 아직 그 편수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학령후기 아동

을 대상으로 성학대 예방프로그램 개발하고 적용하여 효과를 검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연구 대상자를 선

정하는 과정이 용이하지 않아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서

제한점이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이 편의 표집 되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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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후기 아동을 위한 보호동기이론 기반 아동 성학대 예방프

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비동등성 대

조군 전후 설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실험군 22명, 대조군 22명, 총 44명

이었고,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였다. 프로그램은 Rogers

(1983)이 보호동기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총 6회기로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성학대 인지, 자기효능감, 성학대 대처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

적으로 설정하였고, 실험군은 프로그램 종료 후 대조군보다 종속변수의 유

의한 점수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을 통한

아동들의 성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학대의 심각과 취약성으로만 위협평가를 시행하였

다. 이후에는 보호동기 이론의 구성요소인 내·외적보상과 반응비용을 보강

하여 성학대 대처능력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성학대 예방 프

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일개 학년만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정하였으

므로, 학령에 따른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아동 성학대 프로그램의 개

발과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일부 아동센터를 기반으로 진행한 아동 성학대 예방프

로그램이므로,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한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의 확대 적용

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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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실험군-보호자)

제목 : 보호동기이론을 적용한 아동 성학대 에방프로그램의 효과ㅍ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의 자녀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히 읽어보셔야 합

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

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

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이연규 담

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와 아동 모두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실험군과 대조군은 각각 24명씩 총 48명이 참여할 것입

니다.

귀하의 자녀는 학교에서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주2회, 한 회기 당 40분, 총 6

회기의 아동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강의,

발표, 동영상 시청, 역할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일반적 사항 5

문항, 아동 성학대 이해 30문항, 자기효능감 24문항, 성학대 대처능력 30문항으로

총 8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당 약 2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귀하의 자녀가 실험군으로 연구에 참여할 시 소정의 사례를 할 것이며, 매 프로

그램 진행시마다, 아동용 KF94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귀하의 자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총 3회의 설문조사에 참여 하게 될 것

이며, 매 설문조사마다 소정의 사례를 할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후 중도 포기하더라도 포기시점까지 제공받은 사례와 그 외 물품

은 회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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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

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

해 연구대상자의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참

여 도중에 언제라도 원하면 그만둘 수 있으며, 연구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본인에게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연구 참여자가 동의를 철회하였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된 설문지는 파기하여 비밀을 보장합니다.

본 연구의 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경운대학교 생명

윤리위원회 담당자(TEL 054-479-1096)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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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실험군-아동)

제목 : 보호동기이론을 적용한 아동 성학대 에방 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그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의 자녀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

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이연규 담당 연

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와 아동 모두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실험군과 대조군은 각각 24명씩 총 48명이 참여할 것입

니다.

귀하는 학교에서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주2회, 한 회기 당 40분, 총 6회기의

아동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강의, 발표, 동

영상 시청, 역할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일반적 사항 5문항, 아

동 성학대 이해 30문항, 자기효능감 24문항, 성학대 대처능력 30문항으로 총 8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당 약 2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귀하가 실험군으로 연구에 참여할 시 소정의 사례를 할 것이며, 매 프로그램 진

행시마다, 아동용 KF94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총 3회의 설문조사에 참여 하게 될 것이며, 매

설문조사마다 소정의 사례를 할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후 중도 포기하더라도 포기시점까지 제공받은 사례와 그 외 물품

은 회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 73 -

경운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

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참여 도

중에 언제라도 원하면 그만둘 수 있으며, 연구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본인에게 불이

익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연구 참여자가 동의를 철회하였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

된 설문지는 파기하여 비밀을 보장합니다.

본 연구의 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경운대학교 생명

윤리위원회 담당자(TEL 054-479-1096)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한다. □

연구책임자 이름: 이 연 규 (서명) 날짜: 2021.

연구참여자 이름: (서명) 날짜: 2021.

연락처: 010-4505-9155

E-mail: lyk10096@gmail.com

지도교수: 계명대학교 김 가 은 교수

계명대학교 박사 수료생 연구자 이 연 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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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대조군-보호자)

제목 : 보호동기이론을 적용한 아동 성학대 에방 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의 자녀는 본 연구에 참여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

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

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이연규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와 아동 모두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실험군과 대조군은 각각 24명씩 총 48명이 참여할 것입

니다.

귀하의 자녀는 본 연구에 참여 동의를 한 이후 총 3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일반적 사항 5문항, 아동 성학대 이해 30문항, 자기효능

감 24문항, 성학대 대처능력 30문항으로 총 8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당

약 2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경운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

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참여 도

중에 언제라도 원하면 그만둘 수 있으며, 연구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본인에게 불이

익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연구 참여자가 동의를 철회하였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

된 설문지는 파기하여 비밀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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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경운대학교 생명

윤리위원회 담당자(TEL 054-479-1096)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한다. □

연구책임자 이름: 이 연 규 (서명) 날짜: 2021.

연구참여자 이름: (서명) 날짜: 2021.

법정대리인 이름: (서명) 날짜: 2021.

연락처: 010-4505-9155

E-mail: lyk10096@gmail.com

지도교수: 계명대학교 김 가 은 교수

계명대학교 박사 수료생 연구자 이 연 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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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대조군-아동)

제목 : 보호동기이론을 적용한 아동 성학대 에방 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의 자녀는 본 연구에 참여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귀하가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필

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이연규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와 아동 모두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실험군과 대조군은 각각 24명씩 총 48명이 참여할 것입

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 동의를 한 이후 총 3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하게 될 것입

니다. 설문조사는 일반적 사항 5문항, 아동 성학대 이해 30문항, 자기효능감 24문

항, 성학대 대처능력 30문항으로 총 8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당 약 2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경운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의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참여 도중에

언제라도 원하면 그만둘 수 있으며, 연구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본인에게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연구 참여자가 동의를 철회하였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된

설문지는 파기하여 비밀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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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경운대학교 생명

윤리위원회 담당자(TEL 054-479-1096)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한다. □

연구책임자 이름: 이 연 규 (서명) 날짜: 2021.

연구참여자 이름: (서명) 날짜: 2021.

연락처: 010-4505-9155

E-mail: lyk10096@gmail.com

지도교수: 계명대학교 김 가 은 교수

계명대학교 박사 수료생 연구자 이 연 규 드림



- 78 -

부록 2. 설문지

일반적 사항(아동용)

♠여러분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O표 해 주세요.

1. 성별 ① 남자 ( ) ② 여자 ( )

2. 여러분이 성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는지 해당란에 모두 O표

해 주세요.

① 부모님 ( ) ② 담임선생님 ( )

③ 오빠, 누나, 형, 언니 ( ) ④ 친구 ( )

⑤ 인터넷 ( ) ⑥ 서적 ( )

⑦ TV, 비디오, 영화 ( ) ⑧ 들은 적이 없다 ( )

3. 성문제에 대한 상담은 누구와 하나요?

① 부모 ( ) ② 선생님 ( ) ③ 형제/자매 ( )

④ 친구 ( ) ⑤ 기타 ( )

4. 성학대 예방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① 집 ( ) ② 학교 ( ) ③ TV ( )

④ 전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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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사항(부모용)

♠여러분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O표 해 주세요.

1.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 ) ② 30대 ( ) ③ 40대 ( )

④ 50대 ( ) ⑤ 기타 ( )대

2.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 ( ) ② 전문대졸 ( ) ③ 대졸 ( ) ④ 대학원 ( )

3. 귀하의 월 수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0만원 미만 ( ) ② 200만원 ~ 299만원 ( )

③ 300만원 ~ 399만원 ( ) ④ 400만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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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 인지 검사

♠ 다음 질문을 읽고 응답 해 주세요.

번
호

내 용 예 아니오 잘모름

1 나의 몸은 소중하다.

2 어떤 사람이 나의 소중한 부분을 만지는 것은 괜찮다.

3 나는 싫은데 다른 사람이 나의 소중한 부분을 만진 적이 있다.

4
나는 싫은데 다른 사람이 나의 소중한 부분을 만졌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 한 것이다.

5 성폭력은 여자만 당하는 것이다(나도 성폭력을 당할 수 있다).

6
내가 싫다고 느낄 때는 어떤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더라도 “싫어요”
하고 말하는 것은 옳다.

7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은 나의 가족
뿐 이다.

8
나에게 무섭고 싫은 일이 생겼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9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관계없이 어른들이 원하면 나의 소중한
부분을 만지도록 허락해야 한다.

10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11
만약 어떤 어른이 자신의 소중한 부분을 보여주면 그 어른은 나에게 성폭행
하려는 것이다.

12 어른이 나의 몸을 만지는데 내가 싫다고 느끼는 것은 내 잘못이다.

13 나의 소중한 부분을 만지려는 사람은 모두 모르는 사람이다.

14
어른이 내가 싫어하는데도 나의 몸을 만진다면 “싫어요”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옳은 일이다.

15
만일 내가 성폭력을 당했는데 어른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또 다른
어른에게 말해야 한다.

16
어떤 사람이 나의 소중한 부분을 만지고 나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도 나는 꼭 누구에게 알려야 한다.

17 다른 사람이 나의 소중한 부분을 만지도록 놔두어도 된다.

18 만일 내가 원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안아주는 것은 괜찮다.

19
만일 나를 돌보아 주는 사람이 나의 소중한 부분을 보기를 원한다면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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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내 용 예 아니오 잘모름

20 남자아이도 성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21
내가 처음에는 “예”라고 했는데 나중에 싫은 생각이 들어서 “싫어요”라고
소리치는 것은 괜찮다.

22
어떤 사람이 나의 소중한 부분을 만지려고 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23 어떤 어른이 나의 소중한 부분을 만졌다면 다른 어른에게 말할 것이다.

24 나의 소중한 부분을 다쳤다면 의사 선생님이 소중한 부분을 봐도 괜찮다.

25 나의 부모님이 내가 원할 때 안아주는 것은 괜찮다.

26 아는 사람이 자기의 소중한 부분을 나에게 만지게 한다면 괜찮다.

27 가족이나 친척들도 내가 싫은데 나의 소중한 부분을 만지는 경우가 있다.

28 나의 소중한 부분을 나쁘거나 이상하게 만지는 것은 비밀로 해야 한다.

29 나의 소중한 부분의 주인은 부모님이다.

30 여자 어른도 어린이들에게 성폭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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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

다음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

장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문장의 내용이 “나 자신을 나타내는지” 또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지”를 판단하여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 해

주세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행동을 잘 생각해 보고 솔직하고 정확하게 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용 매우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우울감을 느낀다.

2 나는 일을 순서를 정해 차례로 처리할 수 있다.

3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4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잘 따라간다.

5 나는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6 나는 위험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7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 낼 수 있다.

8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9
만일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을
선택할 것이다.

10 나는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필요 이상으로 받는다.

11
어떤일을 시작할 때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12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판단과 생각은 대체로 정확하다.

▶평소 자신의 모습과 일치하는 정도가 10번 중

-9번 이상이면 -> 매우 그렇다.

-5∼6번 정도이면 -> 약간 아니다.

-1∼2번 정도이면 -> 매우 아니다.

-7∼8번 정도이면 -> 그렇다.

-3∼4번 정도이면 ->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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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매우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주변 친구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다.

14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따라서 일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15 좀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16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른다.

17 나는 주어진 일을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다.

18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나는 일이다.

19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20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다.

21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한다.

22
아주 쉬운 일보다는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더 좋
다.

23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24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 84 -

성학대 대처능력 검사 (WIST-Ⅲ-R)

연습상황 : 낯선 사람이 차 안에서 타기를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가. 낯선 사람과 같이 가도 될까요? 예 ( ) 아니오( )

나. 낯선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 할 건가요?

다. 어떻게 행동을 할 건 가요?

라. 낯선 사람이 너에게 차타기를 바랬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

하나요?

예 ( ) 아니오( )

마. 누구에게 무엇이라고 말 할 건가요?

가. 사촌이 너의 소중한 부분을 만져도 괜찮을까요?

예 ( ) 아니오( )

☞(만일 ‘예’라고 대답하면 문제2번으로 가시오.)

나. 사촌에게 뭐라고 말 할 건가요?

다. 만일 사촌이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동할 건가요?

문제 1.

사촌과 재미있게 씨름을 하는 도중에 사촌이 갑자기 너의 소중한

부분을 만지기 시작한다면..

*사촌 : 형, 누나, 오빠,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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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촌이 했던 일을 어른에게 말 할 건가요?

예 ( ) 아니오( )

☞(예 --> 마, 아니오 --> 문제2번으로 가시오.)

마. 누구에게 무엇이라고 말 할 건가요?

가, 옷을 벗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예 ( ) 아니오( )

☞(만일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문제 3번으로 가시오.)

나. 소중한 부분이 다쳤을 때 엄마가 너의 소중한 부분을 만져도 괜찮은가요?

예 ( ) 아니오( )

☞(만일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문제 3번으로 가시오.)

다. 네가 다쳤을 때 너의 소중한 부분을 엄마가 만졌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하는 걸까요?

예 ( ) 아니오( )

문제 2.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소중한 부분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집에 와

서 엄마가 그 소중한 부분이 괜찮은가 확인 하겠다고 옷을 벗어보라고

하신다면..



- 86 -

가.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예 ( ) 아니오( )

☞(만일 ‘예’라고 대답하면 문제4번으로 가시오.)

나. 이웃에게 무엇이라 말 할 건가요?

다. 이웃이 계속해서 옷을 벗어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 할 건가요?

라. 이웃이 너에게 소중한 부분의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고 다른 어른에게 말해야

되는 걸까요?

예 ( ) 아니오( )

☞(예 --> 마, 아니오 --> 문제 4번으로 가시오.)

마. 누구에게 무엇이라고 말 할 건가요?

문제 3.

만약 네 이웃에 사는 어른이 너에게 이름을 부르며 우리 정말 재미있

는 게임하자, 네가 옷을 다 벗으면, 내가 좋은 카메라로 너를 찍어줄게”

라고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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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좋을 까요?

예 ( ) 아니오( )

☞(만일 ‘예’라고 대답하면 문제 5번으로 가시오.)

나. 돌봐주는 아줌마나 언니(누나)에게 뭐라고 말 할 건가요?

다. 그런 요구를 계속 한다면 어떻게 행동 할 건가요?

라. 너를 돌봐주는 아줌마나 언니(누나)가 했던 것을 다른 어른에게 말해야 되는

걸까요?

예 ( ) 아니오( )

☞(예 --> 마, 아니오 --> 문제 5번으로 가시오.)

마. 누구에게 무엇이라고 말 할 건가요?

문제 4.

만일 너를 돌봐주는 아줌마 또는 언니(누나)가 그녀의 소중한 부분을

만져주면 네가 좋아하는 TV만화를 늦게까지 보도록 해준다고 약속한

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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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예 ( ) 아니오( )

☞(만일 ‘예’라고 대답하면 문제 6번으로 가시오.)

나. 공원의 그 남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건가요?

다. 그 남자가 너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동 할 건가요?

라. 공원에 있는 남자에 대해 다른 어른에게 말해야 되는 걸까요?

예 ( ) 아니오( )

☞(예 --> 마, 아니오 --> 문제 6번으로 가시오.)

마. 누구에게 무엇이라고 말 할 건가요?

문제 5.

만일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너의 이름을 부르며

“팬티를 벗어라. 좀 만져보자. 아이스크림 사줄게”라고 하면서 네 소중

한 부분을 만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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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중한 부분을 만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예 ( ) 아니오( )

☞(만일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설문을 끝내십시오.)

나. 소중한 부분이 다쳤을 때 간호사가 너의 소중한 부분을 만져도 괜찮은가요?

예 ( ) 아니오( )

☞(만일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설문을 끝내십시오.)

다. 네가 다쳤을 때 너의 소중한 부분을 간호사가 만졌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하는 걸까요?

예 ( ) 아니오( )

문제 6.

만약 너의 소중한 부분에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냥 두면 더 큰 질병을

앓게 되어, 부모님이 너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의사를 돕는 간호사가

치료를 위해 너의 소중한 부분을 만져 보고 싶어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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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성학대 대처능력검사 채점준거

항목 점수 내용

SAY

2
-아동이 가해자의 행동을 중지하도록 말하려는 노력

예) 싫어요, 하지마세요, 그러지마, 그만, 만지지마,

1

-아동이 위협이나 변명, 지연 등으로 간접적으로 상황을 그치

도록 말하는 경우

예) 말할 거야, 같이 게임하고 놀자, 그치지 않으면 엄마에게

말할 거야, 나는 싫어,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

0

-가해자의 행동이나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질문에 답하기를 거절

예)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나빠,

그것은 옳지 않아, 그것은 좋지 않아, 움츠려 들거나 무반응

DO

2

-아동이 상황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자신을 피한다.

-물리적으로 상호작용을 끝냄 : 긴급을 표시하는 반응이어야 함

예) 피한다, 도망간다, 도움을 청한다, 방문을 잠근다.

1

-아동이 즉시 상호작용을 끝내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방어

행동이나 반응을 표현, 모호한 도망, 위험, 언어적 금지, 비형

식적인 행동포함

예) 나는 그 사람을 때릴 거야,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할 거야,

학대 가해자로부터 숨는다. 그만, 싫어! 라고 말한다.

0

-아동이 상황을 끝내기 위하여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그 상

황에 남아있거나 상관없는 이유로 그 상황을 떠난다.

예) 나는 아무것도 안할 거야, 나는 몰라, 나는 놀 거야,

운다, 칫솔질할거야, 움츠리거나 무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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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점수 내용

TELL

2

-아동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사람을

정한다. 실제 이름을 부를 수 있음

예) 엄마, 아빠, 형, 언니,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 아줌마,

선생님

1
-한사람 이름만 말 하는 경우

예) 너의 엄마, 나의 아줌마, 어른

0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모호한 반응

예) 아무도 없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사람,

위축되거나 무반응

REPORT

2

-학대사건을 알리는 폭로

예) 삼촌이 내 소중한 부분을 만졌다,

어떤 남자가 날더러 팬티를 벗으라고 했어.

1

-학대 상태를 가리키지만 모호한 폭로, 자세한 내용 부정확

예) 아저씨가 내 소중한 부분을 보았다,

어떤 남자가 내 소중한 부분을 만졌다.

0

-학대 상대의 지시가 없는 비 정보적 폭로

예)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 나는 파출부 아줌마가 싫어,

그녀는 나빠, 나는 사촌이랑 씨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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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프로그램 타당도 조사

♠ 각 회기별 중심내용이 회기별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적합한지에 따라 표를 보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시고,

빈칸에 수정·보완사항을 적어주십시오.

회기 학습목표 프로그램 내용
적합성

수정 및 보완사항
1 2 3 4

1

1. 나의소중함을안다.

2. 친구의소중함을
안다.

<활동1> 자신의장점을 활용하여자기소개하기
-한명씩순서대로 자신의장점을 활용하여자기소개 하기

<활동2> 내가 생각하는 친구의 장점을활용하여 친구 소개하기
-한명씩 순서대로 자신의 오른쪽/왼쪽에 있는 친구의 장점을 활용
하여 친구 소개하기

<활동3> 빙고 게임
-3*3의빙고판에 자신의장점을 적기
-친구들과 게임을 통해 빙고 완성하기

타당도
1 2 3 4

관련없음 조금관련있음 상당히 관련 있음 매우관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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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학습목표 프로그램 내용
적합성

수정 및 보완사항
1 2 3 4

2

1. 사적인 신체부위와
공적인 신체부위를
구별한다.

2. 성학대의 개념을
안다.

<활동1> ‘눈은 어디 있나’노래로 신체 부위 찾기
-자신의신체부위를노래에 맞게 가리키기

<활동2> 사적인신체부위와공적인 신체부위구별하기
-내 소중한 몸 중에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위와 보여줄 수 없는
부위는무엇일까요?
․소중한 부위는 옷으로보호한다(구별기준)
․노출된 신체부위는 공적인 부위
․옷으로 보호하는신체부위는사적인 부위
-사적인신체부위와공적인 신체부위를 색깔로 구별하기

<활동3> 성학대개념이해하기
-자신의 사적인 신체부위를 아는 사람혹은 모르는 사람이 억지로
만지거나 보여 달라고 하는 것
-아는 사람이 자신의 사적인 신체부위를 억지로 만지라고 하거나
보여주는 것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사적인 신체부위를 억지로 만지라고 하거나
보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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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학습목표 프로그램 내용
적합성

수정 및 보완사항
1 2 3 4

3

1. 스티커 붙이기를
통해 주위 사람들과
의 신체접촉 정도를
인지한다.

2. 상대방의 신체부위
를 만지거나 안을 때
동의를 구한다.

<활동1> 동영상‘어린이를 위한 동의’시청 (여성 가족부)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안을 때동의구하기
-성적자기 결정구권: ‘선녀와 나무꾼’동영상 시청

<활동2> 스티커로 신체접촉범위 구별하기
-그림 자료’에서 동그라미를 통해 신체접촉의 정도파악
① 파란색: 신체적⸳ 정서적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사람
② 초록색: 제한된 신체접촉만 할수 있는 사람
③ 노란색: 낮선사람, 정서적으로가까움이 없는 사람
-상대에 따라가능한 신체접촉범위의 차이 인지
-가능한신체접촉 범위를벗어난 경우 즉시 본인의 의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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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학습목표 프로그램 내용
적합성

수정 및 보완사항
1 2 3 4

4

1. 아동들은 성학대
상황에 대해 인지한
다.

2. 그림을 보고 아동
들은 성학대 상황을
판단한다.

<활동1> Good touch!, Bad touch!
-모든 사람과의 신체접촉은 모두 나쁜 걸까요?
․신체접촉의다양한 그림을 예로 들어 좋은 접촉, 나쁜접촉, 혼동
되는 접촉을 구별, 다양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① 사랑하는 가족과 껴안기
② 치료를목적으로 의사/간호사에게신체부위노출
③ 좋아하는 친구와 손잡기
④ 삼촌 무릎에앉기
⑤ 사촌형과 레슬링 하기
⑥ 옆집 아저씨가 머리 쓰다듬기
⑦ 친구와간지럼 태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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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학습목표 프로그램 내용
적합성

수정 및 보완사항
1 2 3 4

4

1. 아동들은 성학대
상황에 대해 인지한
다.

2. 그림을 보고 아동
들은 성학대 상황을
판단한다.

<활동2> 시나리오를 통한 아동 성학대상황인지
-시나리오는 교사가읽어주고, 학생들에게는 활동지만제공

․현지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어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았다. 부모님은 모두 출근하셨고 혼자 있기 심심하
던 현지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 위해서 집에서 나왔다. 그때 마
침 현지를 무척 예뻐하는 옆집 대학생 오빠가 엘리베이터에서 내
리면서 “현지야? 어디가”하고 물었다, 현지가 아이스크림 사러 간
다고 말하자 오빠집에 아이스크림 많다면서 주겠다고 했다. 현지
는 괜찮다고 했지만, 오빠가 같이 들어가자고 해서 조금 찝찝하지
만, 같이 오빠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집에 들어간 오빠는 현지를
소파에 앉으라고하더니, 현지의 어깨를 꽉움켜쥐었다..

-흰 종이위에대학생 오빠의 인상을그리기
-아동 성학대가해자의 다양한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아동성학대 가해자는모두무섭게 생겼나요?
⸳아동성학대 가해자는모두내가모르는 사람인가요?
⸳아동성학대 가해자는모두남자일까요?
-현지의마음은 어떨지 들어볼까요?
-빈 의자에 가해자를 앉히고, 하고싶은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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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학습목표 프로그램 내용
적합성

수정 및 보완사항
1 2 3 4

5
1. 아동들은 성학대
상황에서 언어적, 행
동적으로 대처한다.

<활동1> 싫어!, 안돼!, 만지지마! 외치기
-나의 사적인 신체부위를 다른 사람이 만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요?

⸳싫어! 안돼!, 만지지마! 외치기
-상황극을 통해 싫어!, 안돼!, 만지지마! 외치기

<활동2> 만일 ~한다면? 역할극하기
-야야의 생활 습관 동화 : ‘소중한 나! 내가 지켜요’ 시청
(여성가족부)
① 만일 내가‘야야’라면?
② 만일 엘리베이터를 수상한사람과 같이 타야 한다면?
③ 만일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수상한 사람과 같이 탔다
면?
④ 만일 차에 탄사람이 길을 물어 온다면?
⑤ 아는 사람(이웃집 아저씨, 가게 아저씨, 사촌누나 등)이 친근
하게말을걸며몸을만지려고 한다면?
⑥ 만일 집에 혼자 있는데, 택배 아저씨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한
다면?
⑦ 만일 친구가 이상한그림이나 동영상을 보여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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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학습목표 프로그램 내용
적합성

수정 및 보완사항
1 2 3 4

6

1. 아동들은 성학대
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2. 아동들은 성학대
피해 시 대처 방법을
실천할 수있다.

<활동1> 성학대상황인지하고 예방하기
-초등학교 고학년 “이럴 땐이렇게”시청(학생건강정보센터)
-성학대 상황에서 다음과같이할 수 있어요!
① 위험을느낄때는큰소리로 도움 요청하기
② 싫은 느낌은확실히 말하기
③ 거절할때 표정은분명히 하기
④상대방이자신의뜻을무시했다고화를내어도괴로워하지않기
⑤ 아는 사람과 둘만 있는 자리에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화제
돌리거나그 자리를피하기
⑥ 혼자 집에 있을 때는 가족이외의 사람은 절대 들어오지 못 하
게하기
⑦ 나쁜 비밀 지키지않기

<활동2> 성학대대처역할극 하기
-믿을만한 어른에게있었던 일에 대해 정확하게보고하는 연습하기

<활동3> 성학대대처하기
-“나의 잘못이 아니다”
-부모님, 선생님에게 알리기
-보호자와 함께 병원가기
-신고하기 : 112, 117, 1366, 1388 등
-가해자의 인상착의기억하기
-전문상담기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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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타당도 조사 결과

대상 수정 및 보완사항 보완내용

간호학과
교수

1. 개념적 기틀에 부합하기 위해서 2회차의

성학대개념소개하는과정에서통계자료를

활용하면좋을것같습니다.

(여가부, 통계통, 교육부.)

-ppt자료에캐릭터를이용해서소개하면좋

을듯합니다.

2. 별도의 교육용 워크북이나 핸드북을 제

작하지 않을 경우 수업자료 내용을제공해

주는것이좋을듯합니다.

1-1. 치안정책연구소‘치안전망 2021’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자료에 포함시킴

2-1.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 된 후 수업

을 진행한 내용은 클리어 파일에 정리하

여 학생과 센터에 제공함

초등
교사

3. 3주차 프로그램에서 학대 가해자를 앉혀

서학생들이나오게하는것보다모둠별로

진행하는 것이 아이들이 더 자연스럽게 이

야기할수있는기회가될것같습니다.

3-1. 연구 보조자를 아동 성학대 가해자

역할을 하려 하였으나, 의견을 수렴하여

각 모둠별로 인형을 제공하고, 그 자리에

서 각자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진행함

보건교사

4. 학교에서 시행되는 일반적 성교육 보다

내용이 알차고 좋습니다. 회기에 따라서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듯한데, 전체 교육시간

을조금더늘리는건어떨까요?

5. 학령후기도 학생도 좋은데, 요즘 사춘기

가 빨라지고, 교과과정도 중앙학년(3,4 학

년)으로 분리하니, 대상자의 범위를 늘리는

것도고려해보세요.

4-1.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

지 않는 상황이고, 대상자가 초등학생이라

는 점, 학교 수업과 다르게 학생들을 동시

에 한자리에 모이게 하기가 용이하지 않

은 점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였음.

지역아동
센터장

6. 학교와 달라서 참석률이나 집중력 떨어

질 수 있어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한 간식이나 보상이

조금더필요할듯하네요.

7. 시간을엄수해주세요.

6-1. 프로그램 참석률과 집중력을 향상시

키기 위해 매 회기마다 동의서에 명시한

보상 이외에 간식, 학용품, 손소독제 등을

준비하여 수업 전, 중, 후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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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아동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

아동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

회기 1/6 주제 나는 소중합니다.

목표
1. 나의 소중함을 안다.
2. 친구의 소중함을 안다.

학습
자료

1. 학습자료 : PPT, 학습일 활동지, 빙고판
2. 장비 : 빔프로젝트, 노트북 혹은 컴퓨터

단계
(분) 내용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

1. 진행자 및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목적, 진행방법, 회기 별 진행 일정, 장소 및 시간

PPT

전개
(30)

<활동1>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여 자기소개하기
-한명씩 순서대로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여 자기소개 하기
“안녕, 나는 밥을 골고루 잘 먹는 소중한 00라고 해”

<활동2> 내가 생각하는 친구의 장점을 활용하여 친구 소개하기
-한명씩 순서대로 자신의 왼쪽에 있는 친구의 장점을 활용하여 친구
소개하기
“내 친구를 소개할게, 이 친구는 노래를 잘 부르는 소중한 00라고 해”

<활동3> 빙고 게임
-3*3의 빙고판에 자신의 장점을 적기
-친구들과 게임을 통해 빙고 완성하기

<활동4> 성학대 정의
-성학대 정의, 성학대 유형

-성학대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빙고판

정리
(5)

1. 학습내용 정리 및 평가
-내가 알고 있던 나의 장점과 내가 몰랐던 나의 장점에 대해 소감
발표하기
2. 자랑하기
-오늘 알게 된 나의 소중함을 2명에게 자랑해 봅니다.
3. 다음시간 주제 소개하기

학습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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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지

회기 1/6 주제 나는 소중합니다.

목표
1. 나의 소중함을 안다.
2. 친구의 소중함을 안다

학습활동

♠다음 칸에 자신의 장점을 적고 친구들과 빙고 게임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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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

회기 2/6 주제 성학대가 뭐예요?

목표
1. 사적인 신체부위와 공적인 신체부위 구별한다.
2. 성학대의 개념을 안다.

학습
자료

1. 학습자료 : PPT, 노래반주 자료, 신체모형 차트, 색연필, 학습일지
2. 장비 : 빔프로젝트, 노트북 혹은 컴퓨터

단계
(분) 내용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

1. 오늘의 프로그램내용 소개
-오늘의 주제, 진행방법
2. 지난시간 내용 복습하기

PPT

전개
(30)

<활동1> ‘눈은 어디 있나’노래로 신체 부위 찾기
-자신의 신체부위를 노래에 맞게 가리키기
-친구의 신체부위를 노래에 맞게 가리키기

<활동2> 사적인 신체부위와 공적인 신체부위 구별하기
-내 소중한 몸 중에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위와 보여줄 수 없
는 부위는 무엇일까요?
․소중한 부위는 옷으로 보호한다(구별기준)
․노출된 신체부위는 공적인 부위(얼굴, 손, 발, 다리 등)
․옷으로 보호하는 신체부위는 사적인 부위
(가슴, 생식기, 엉덩이 등)
-사적인 신체부위와 공적인 신체부위를 색깔로 구별하기
․사적인 신체부위-> 보라색 스티커
․공적인 신체부위—> 빨간색 스티커

<활동3> 성학대 개념 이해하기
-자신의 신체부위 중 사적인 부분을 아는 사람이 억지로 만지거나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아는/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소중한 부분을 억지로 만지라고 하거
나 보여주는 것은 옳을 것일까요?
-성학대란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아동의 몸의 소중한 부분
을 동의 없이 만지거나 보려고 하는 것
-아동에게 그들 몸의 소중한 부분을 동의 없이 만지게 하거나 보
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학대의 발생비율, 장소, 가해자의 특성, 피해의 심각성

노래음원

신체그림
스티커

성학대와
성폭행의
개념이
동일함을
설명

정리
(5)

1 .학습내용 정리 및 평가
-신체모형에서 가리킨 부위가 사적인 부분인지 공적인 부분인지
말 해 볼까요?

2. 성학대 정의 말해보기
3. 다음시간 주제 소개하기

학습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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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지

회기 2/6 주제 성학대가 뭐예요?

목표
1. 사적인 신체부위와 공적인 신체부위 구별한다.
2. 성학대의 개념을 안다.

학습활동

♠사적인 신체부위와 공적인 신체부위를 색깔로 구별해 보세요.
․사적인 신체부위—> 빨간색 스티커
․공적인 신체부위—> 파랑색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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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지

회기 2/6 주제 성학대가 뭐예요?

목표
1. 사적인 신체부위와 공적인 신체부위 구별한다.
2. 성학대의 개념을 안다.

  학습활동

♠사적인 신체부위와 공적인 신체부위를 색깔로 구별해 보세요.
․사적인 신체부위—> 빨간색 스티커
․공적인 신체부위—> 파랑색 스티커



- 105 -

아동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

회기 3/6  주제 아름다운 동의 구하기

목표
1. 스티커 붙이기를 통해 주위 사람들과의 신체접촉 정도를 인지한다.
2.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안을 때 동의를 구한다.

학습

자료
1. 학습자료 : PPT, 동영상 자료, 학습 활동지, 성학대 상황판, 학습일지
2. 장비 : 빔프로젝트, 노트북 혹은 컴퓨터

단계

(분)
내용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
1. 오늘의 프로그램내용 소개
-오늘의 주제, 진행방법

전개
(30)

<활동1> 동영상 ‘어린이를 위한 동의’(여성 가족부)시청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안을 때 동의를 구해 볼까요?
․두 명씩 짝을 지어 친구에게 신체접촉을 위한 동의 구하기
①“00야, 내가 너 손 잡아도 돼?”
②“00야, 내가 너 안아줘도 돼?“
-‘선녀와 나무꾼’ 동영상 시청
․나무꾼이 선녀에게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활동2> 스티커로 신체접촉범위 구별하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안을 수 없을까요?
․스티커를 이용해 신체접촉의 정도 파악
① 파란색 : 신체적 ⸳ 정서적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껴안을 수 있는 사람, 무모, 형제, 자매 등 가족

② 초록색 : 제한된 신체접촉만 할 수 있는 사이
악수, 친구

③ 노란색 : 낮선 사람, 정서적으로 가까움이 없는 사람
가벼운 목례⸳인사, 나를 만질 수 없는 사람

-상대에 따라 가능한 신체접촉 범위의 차이를 이해했나요?
-가능한 신체접촉 범위를 벗어난 경우 즉시 본인의 의사 표현

동영상
자료

활동지

가해자인

형

정리
(5)

1.학습내용 정리 및 평가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만질 때 동의 구하기
-성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발표해 보기
2. 다음시간 주제 소개하기

학습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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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지

 회기 4/6  주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혼동되는 느낌

목표
1. 스티커 붙이기를 통해 주위 사람들과의 신체접촉 정도를 인지한다.
2. 그림을 보고 아동들은 성학대의 상황에 대해 인지한다.

  학습활동

♠ 색깔 스티커를 이용하여 대상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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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

회기 4/6 주제 좋은느낌, 싫은느낌, 혼동되는 느낌

목표
1. 아동들은 성학대 상황에 대해 인지한다.
2. 그림을 보고 아동들은 성학대 상황을 판단한다.

학습
자료

1. 학습자료 : PPT, 동영상 자료, 학습활동지, 색연필, 그림자료1,2, 학습일지
2. 장비 : 빔프로젝트, 노트북 혹은 컴퓨터

단계
(분) 내용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

1. 오늘의 프로그램내용 소개
-오늘의 주제, 진행방법

 

전개

(30)

<활동1> Good touch!, Bad touch!
-모든 사람과의 신체접촉은 모두 나쁜 걸까요?
․신체접촉의 다양한 그림을 예로 들어 좋은 접촉, 나쁜 접촉, 혼동
되는 접촉을 구별, 다양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① 사랑하는 가족과 껴안기
:수연이는 오늘 학교를 다녀와서 엄마를 보자마자 꼭 껴안았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접촉인가요?
-수연이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느낄까요?
-여러분은 주로 누구를 껴안나요?
-이런 접촉에는 잘못된 점이 있나요?

②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간호사에게 신체 부위 노출
③ 좋아하는 친구와 손잡기
④ 삼촌 무릎에 앉기
:영호는 삼촌의 무릎에 앉는 것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삼촌이 너무
꽉 껴안고, 영호의 소중한 부분에 손을 올려놓기 때문이다.

-영호는 지금 어떤 느낌일까요?
-영호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촌이기 때문에 싫다고 표현하면 안 되나요?

⑤ 사촌형과 레슬링 하기
⑥ 옆집 아저씨가 머리 쓰다듬기
⑦ 친구와 간지럼 태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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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4/6 주제 좋은느낌, 싫은느낌, 혼동되는 느낌

목표
1. 아동들은 성학대 상황에 대해 인지한다.
2. 그림을 보고 아동들은 성학대 상황을 판단한다.

학습
자료

1. 학습자료 : PPT, 동영상 자료, 학습활동지, 색연필, 그림자료1,2, 학습일지
2. 장비 : 빔프로젝트, 노트북 혹은 컴퓨터

단계
(분) 내용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

1. 오늘의 프로그램내용 소개
-오늘의 주제, 진행방법

 

전개

(30)

<활동2> 시나리오를 통한 성학대 상황 인지
-시나리오는 교사가 읽어주고, 학생들에게는 활동지만 제공

․현지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어 오늘은 학

교에 가지 않았다. 부모님은 모두 출근하셨고 혼자 있기 심심하던

현지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 위해서 집에서 나왔다. 그때 마침 현

지를 무척 예뻐하는 옆집 대학생 오빠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현지야? 어디가”하고 물었다, 현지가 아이스크림 사러 간다고 말하

자 오빠집에 아이스크림 많다면서 주겠다고 했다. 현지는 괜찮다고

했지만, 오빠가 같이 들어가자고 해서 조금 찝찝하지만, 같이 오빠집

에 들어갔다. 그런데 집에 들어간 오빠는 현지를 소파에 앉으라고

하더니, 현지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흰 종이위에 대학생 오빠의 인상 그리기
-성학대 가해자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설명함
⸳성학대 가해자는 모두 무섭게 생겼나요?
⸳성학대 가해자는 모두 내가 모르는 사람인가요?
⸳성학대 가해자는 모두 남자일까요?
-현지의 마음은 어떨지 들어볼까요?
⸳질문하기, 현지마음 표현하기
-빈 의자에 가해자를 앉히고,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그 림자

료

정리
(5)

1.학습내용 정리 및 평가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만질 때 동의 구하기
-성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발표해 보기
2. 다음시간 주제 소개하기

학습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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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지

회기 4/6 주제 좋은느낌, 싫은느낌, 혼동되는 느낌

목표
1. 아동들은 성학대 상황에 대해 인지한다.
2. 그림을 보고 아동들은 성학대 상황을 판단한다.

학습활동

♠ 현지의 마음은 어떨지 들어보기
⸳질문하기

⸳현지마음 표현하기

♠빈 의자에 가해자를 앉히고, 하고 싶은 말을 나와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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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지

회기 4/6 주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혼동되는 느낌

목표
1. 아동들은 성학대 상황에 대해 인지한다.
2. 그림을 보고 아동들은 성학대 상황을 판단한다.

학습활동

♠ 대학생 오빠의 인상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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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

회기 5/6 주제 싫어!, 안돼!, 만지지마!

목표 1.아동들은 성학대 상황에서 언어적, 행동적으로 대처한다

학습
자료

1. 학습자료 : PPT, 동영상 자료, 학습 활동지, 친구, 어른 이름표, 학습일지
2. 장비 : 빔프로젝트, 노트북 혹은 컴퓨터

단계
(분) 내용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

1. 오늘의 프로그램내용 소개
-오늘의 주제, 진행방법
2. 지난시간 내용 복습하기

PPT

전개
(30)

<활동1> 싫어!, 안돼!, 만지지마! 외치기
-나의 사적인 신체부위를 다른 사람이 만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요?
⸳싫어! 안돼!, 만지지마! 외치기
⸳만일 어른이라면, 싫어요! 안돼요!, 만지지마세요! 외치기
-상황극을 통해 싫어!, 안돼!, 만지지마! 외치기
⸳두 명이 짝을 지어 친구, 어른의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상대방의 신
체를 만지려고 시도한다.
“싫어! 안돼!, 만지지마!” 외치기

<활동2> 만일 ∼한다면? 역할극 하기
-야야의 생활 습관 동화 : ‘소중한 나! 내가 지켜요’ 시청(여성가족
부)
-야야는 소중한 자신을 잘 지켰나요?
-여러분들도 야야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경우 어떻게 할지 역할극을 해 볼까요?
⸳두 명이 짝을 지어 성학대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힘
① 만일 내가‘야야’라면?
② 만일 엘리베이터를 수상한 사람과 같이 타야 한다면?
③ 만일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수상한 사람과 같이 탔다면?
④ 만일 차에 탄 사람이 길을 물어 온다면?
⑤ 아는 사람(이웃집 아저씨, 가게 아저씨, 사촌누나 등)이 친근하게
말을 걸며 몸을 만지려고 한다면?

⑥ 만일 집에 혼자 있는데, 택배 아저씨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한다면?
⑦ 만일 친구가 이상한 그림이나 동영상을 보여준다면?

동영상
자료

친구,
어른
이름표

활동지

정리
(5)

1.학습내용 정리 및 평가
-성학대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 말하기
2. 프로그램 참여에 칭찬과 고마움 전하기
3. 설문조사

학습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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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

회기 6/6 주제 나를 지킬 수 있어

목표
1 .아동들은 성학대 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2. 아동들은 성학대 피해 시 대처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학습
자료

1. 학습자료 : PPT, 학습 활동지, 동영상 자료, 엄마 이름표
2. 장비 : 빔프로젝트, 노트북 혹은 컴퓨터

단계
(분) 내용 자료

유의점

도입
(5)

1. 오늘의 프로그램내용 소개
-오늘의 주제, 진행방법
2. 지난시간 내용 복습하기

PPT

전개
(30)

<활동1> 성학대 상황 인지하고 예방하기
-초등학교 고학년 “이럴땐 이렇게”시청(학생건강정보센터)
-성학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어요!
① 위험을 느낄 때는 큰소리로 도움 요청하기
② 싫은 느낌은 확실히 말하기
-“아니요, 싫어요, 만지지마 세요”외치기
① 거절할 때 표정은 분명히 하기
② 상대방이 자신의 뜻을 무시했다고 화를 내어도 괴로워 하지않기
③ 아는 사람과 둘만 있을 때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화제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하기

④ 혼자 집에 있을 때는 가족이외의 사람은 절대 들어오지 못 하게
하기
⑤ 나쁜 비밀 지키지 않기

<활동2> 성학대 대처 역할극 하기
-믿을만한 어른에게있었던 일에 대해 정확하게보고하는 연습하기

<활동3> 성학대 사후 대처하기
-“나의 잘못이 아니다”
-부모님, 선생님에게 알리기
-보호자와 함께 병원가기
-신고하기 : 112, 117, 1366, 1388 등
-가해자의 인상착의 기억하기
-전문상담기관 방문

동영상
자료

진지하게

임하도록

한다.

정리
(5)

1.학습내용 정리 및 평가
-성학대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 말하기
2. 프로그램 참여에 칭찬과 고마움 전하기
3. 설문조사

학습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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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일지

수업날짜 회기

♠ 수업을 하고 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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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Effect of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Program

Applying Protective Motivation Theory

Lee Yeon-Kyu

Kei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Nursing

(Supervised Professor Gaeun Kim)

This study is designed to develop and put into use a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program, especially for those of school age, and to validate

its effectiveness.

For the design of the study, a quasi-experimental design of time series

was adopted for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that was given with a

pretest, a posttest, and a follow-up test, and a total of 22 fourth graders,

registered in children’s centers in the city of G, were recruited as the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of the study. The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program was carried out for 40 minutes twice a week for

three weeks, and the guide to sexual abuse prevention was provided to

the control group. For data analysis, SPSS/WIN 22.0 was adopted and the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GEE) was used to validate a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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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are as follows:

1) First hypothesis: ‘The sexual abuse recognition score of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ing in the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program will be different from that of the control group as time passes.’

As a result, sexual abuse recognition’s interaction effect with the groups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with the

passage of time (χ2=26.72, p<.001). It demonstrat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χ2=10.56,

p<.001), or depending on the passage of time (χ2 =14.31, p<.001).

Therefore, the first hypothesis was supported.

2) Second hypothesis: ‘The self-efficacy score of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ing in the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program will be

different from that of the control group as time goes by.’ Self-efficacy’s

interaction effect with the groups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from that with the passage of time (χ2=13.61,

p<.001). Although i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the passage of time (χ2=10.95, p<.001), none was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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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groups (χ2=3.57, p=.059). Therefore, the second hypothesis

was supported.

3) Third hypothesis: ‘The sexual abuse response score of the

experimental group taking part in the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program will be different from that of the control group as time passes.’

The interaction effect of sexual abuse response with the groups was

estimat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with the

passage of time (χ2=13.21, p<.001). However, it did not indicate an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χ2=0.96, p=.328) or depending

on the passage of time (χ2=2.53, p=.111). Therefore, the third hypothesis

was supported.

Based on the above-mentioned results, the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program was proved to be an effective mediator to enhance their

abilities to recognize sexual abuse, improve their self-efficacy, and

reinforce their response to sexual abuse.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n effective mediator by contributing to preventing

child sexual abuse through a sexual abuse preven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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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보호동기이론을 적용한

아동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의 효과

이 연 규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지도교수 김 가 은)

본 연구는 학령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 추후 시계열의 유사실험 설계였으며,

연구대상은 G시의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4학년 학생들로 실험군과 대조군

각 22명이었다.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은 실험군에게 주 2회, 매회 40분,

3주간 시행되었으며, 대조군에게는 성학대 예방가이드를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가설검정은 일반화 추정

방정식(GEE)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 1가설: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시간 경과에 따라 성학대 인지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집단

과 시간경과의 교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 118 -

다(χ2=26.72, p<.001). 집단간과(χ2=10.56, p<.001),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χ2 =14.31, p<.001). 따라서

제 1가설은 지지 되었다.

2) 제 2가설: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기효능감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

은 집단과 시간경과의 교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3.61, p<.001). 시간경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나(χ2=10.95, p<.001),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2=3.57, p=.059). 

따라서 제 2가설은 지지 되었다.

3) 제 3가설: ‘아동 성학대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학대 대처능력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학

대 대처능력은 집단과 시간 경과의 교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3.21, p<.001). 그러나 집단 간(χ2=0.96, p=.328)과

시간경과(χ2=2.53, p=.111)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

라서 제 3가설은 지지 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아동성학대 예방프로그램은 성학대 인지, 자기효능감, 성

학대 대처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중재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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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예방프로그램을 통한 아동들의 성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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