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청소년의 음주율은 청소년 초기에서 후기로 이동할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Masten, Faden, Zucker, 

& Spear, 2008). 구체적으로, 2019년도 미국 청소년을 대

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12-13세 청소년의 9.0%와 16-17

세 청소년의 46.2%가 평생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2019). 이러한 양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유

사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21년도 중학교 1학년생의 

평생 음주 경험률은 17.0%인 반면, 고등학교 3학년생의 평

생 음주 경험률은 50.8%로 조사되었다(Korea 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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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KMOE] &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KDCA], 2022). 더 나아가, 청소년기 

음주는 우울, 자살, 학업 능력 저하 등의 신체적ㆍ정신적ㆍ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rding et 

al., 2016; Komro & Toomey, 2002).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 음주는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중요한 공중 

보건 문제이다(Alghzawi & Ghanem, 2021; Kim, Yun, & 

Lee, 2021).

청소년기 음주예방을 위하여, 학교, 가족, 지역사회 수준

에서 다양한 중재 전략을 적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Komro 

& Toomey, 2002),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기 음주율의 감소 

폭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KMOE & KDCA, 2022). 따

라서, 보다 효과적인 음주예방 전략의 개발을 위해서는 청

소년기 음주를 유발하는 주요 관련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Morean, Peterson, & L'Insalata, 2019). 

특히, 현대 사회에서 음주를 매력적으로 묘사하는 미디어 

메시지가 청소년기 음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헌에서는 청소년이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

사하는 메시지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음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음주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Lee, Chung, & Kim, 2012; Redondo, 

Russell, & Bernal, 2018). 이러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현

대 사회에서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청소년이 긍정

적인 음주 메시지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Kim, 

Bang, Choi, Kim, & Jee, 2022; Lee et al., 2012). 따라서, 

긍정적인 음주 메시지에의 노출과 청소년기 음주 위험성 

증가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Jackson & Bartholow, 2020; 

Redondo et al., 2018), 음주 미디어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기 음주예방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긍정적 음주 메시지에 청소년의 노출을 차단하

는 방안은 현대 사회가 ‘미디어 포화 사회’임을 고려할 때

(Steinberg, Parmar, Richard, & Quail, 2006),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려되지 않는다(Page, Piko, Balazs, & Struk, 

2011; Song, 2017). 대신, 국외에서는 음주 미디어 메시지

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메시지에 숨겨진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의 함양

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Chang et al., 2016). 더 나아

가,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의 함양이 

청소년기 음주 특성의 개선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

하고 있다(Chang et al., 2016; Kheokao, Kirkgulthorn, 

Yingrengreung, & Singhprapai, 2013; Rodgers, Hust, 

Willoughby, Wheeler, & Li, 2019; Scull, Kupersmidt, & 

Erausquin, 2014). 예를 들어,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이 높은 대만 청소년은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 음주 의

도 및 현재 음주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Kheokao et 

al., 2013). 또한, 국외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 미디

어 리터러시 교육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Banerjee, Greene, Magsamen-Conrad, Elek, & 

Hecht, 2015; Chen, 2013; Gordon, Howard, Jones, & 

Kervin, 2016; Kupersmidt, Scull, & Benson, 2012). 예를 

들어, 호주에서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미디어 메시지 분석 기술과 메시지의 설득 의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증가하였다(Gordon et al., 2016). 

이처럼 국외에서는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음주예방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 온라인 괴롭힘 및 흡연을 

주제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시행 및 효과 평가가 이루

어졌으나(Kim, 2021; Kim, Kim, & Choi, 2020; Lee, 

Jung, & Han, 2017), 청소년기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은 부재한 실정이다. Hur (2014)는 국내 미디어 교육이 학

교 현장에서 비정기적인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디어 리터러시 대신 미디어 만들기 교육에 치중하는 문

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Hur, 2014). 따라서, 우리나라 청

소년의 음주 수준이 높음과 이들이 긍정적인 음주 메시지

에 빈번히 노출됨을 고려할 때(Kim et al., 2022; KMOE & 

KDCA, 2022; Lee et al., 2012), 청소년 대상의 ‘음주 미디

어 리터러시 교육’ 시행이 시급하다. 

음주예방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교육 시행 전 

대상자의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Jung, 

Lee, & Kim, 2003). 더 나아가, 교육대상자의 건강문제 및 

관련 요인 파악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수

용성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요구도 조사

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Hodges & Videto, 2011). 그러

나,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남용예방 또는 음주

예방’ 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2개의 선행연구 모두 2003년

에 시행되어 현재 청소년의 음주예방교육 요구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Jung et al., 2003; So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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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또한, 국외에서는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건강증진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St. Leger, 1998). 마찬가지로, 국

내에서도 학생 건강문제 해결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학

교 교육과정에 학생 건강 관련 구성요소의 연계를 강조하

며, 학생 건강증진 활동에 모든 교사가 참여하여 협력하도

록 하고 있다(KMOE, 2019;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2). 예를 들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음주예방을 위해서 보건교사, 상담교사, 담임교사 등이 함

께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Gangwon-do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2020). 이러한 학교 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사의 요구도 또한 파악할 필요가 있다(St. Leger, 

1998).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를 대상으로 학생 대상 음주예방교육 현황, 음주 미디어 리

터러시 교육 요구도 수준 및 관련 요인을 조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예방교육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다른 음주예방교육 영역

과 함께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육 요구도를 파악한다. 

셋째, 학생의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요구도 관련 요

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단면 조사 방법을 이용한 기술적 연구

(descriptive study)와 상관관계 연구(correlational study) 

설계를 이용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이다. 먼저, 연

구자의 접근이 가능한 학교의 학교장에게 연구목적을 설명

한 후 학교장이 연구 수행을 승인한 경우, 연구 대상 학교

로 최종 선정하였다. 다음 단계에서 연구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재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편의 표출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최

종 학생 표본 수는 다중회귀분석에 요구되는 표본 수 기준

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Abu-Bader, 2010, 2011). 구체적

으로, 11개의 독립변수, 검정력 0.8, 양측 검정 유의수준 

0.05 및 중간 수준의 효과 크기를 고려하여 138명을 산출

한 후,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한 대상자의 탈락 가능성을 고

려하여 159명으로 선정하였다. 159명의 학생은 서울시, 경

기도, 전라남도 지역에 소재하는 6개 고등학교에서 추출하

였으며, 성별 및 학년의 고른 분포를 고려한 후 각 학교에

서 10명~66명의 학생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교사 표본 수는 기술적 연구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인 100명과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한 대상자의 탈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118명으로 최종 선정하였다(Fraenkel, 

Wallen, & Hyun, 2011). 본 연구의 교사 표본은 서울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지역에 소재하는 9개 

고등학교에서 추출하였으며, 성별의 고른 분포를 고려한 

후 각 학교에서 10명~15명의 교사를 선정하였다. 

3. 연구 도구 

선행연구와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사용된 연구 도구를 

수정ㆍ보완하여, 본 연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Korea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2004;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6; KMOE et al., 2018; Lee & 

Park, 2016; Song et al., 2003; Yu et al., 2017). 본 연구

진이 개발한 설문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 건강증

진 및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 3인, 보건교사 1인, 일반교

사 1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으로부터 설문 내용의 적절성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지를 수정ㆍ보완한 후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1) 연구 대상자 특성 

학생과 교사에게 공통적으로 성별(남, 여), 연속변수로 

측정한 연령, 고등학교 유형(일반계고, 특성화고), 대상자

의 학교 소재지(서울, 중소도시, 읍면지역)를 조사하였다. 

학생에게 추가로 조사한 특성은 학년(1, 2, 3학년), 주관적

으로 인식한 가구 경제 수준(상, 중, 하), 연간 음주 여부

(예, 아니오), 지난 30일간 음주 메시지에 노출된 매체 수 

및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이었다. 연간 음주는 지

난 1년 동안 표준잔 1잔 이상의 음주 여부로 측정하였으며, 

음주 메시지에 노출된 매체 수는 12개 매체(TV, 인터넷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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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라디오 등) 중 지난 30일 동안 

긍정적인 음주 메시지에 ‘때때로, 자주 또는 항상’의 빈도

로 노출된 매체의 숫자를 의미한다. 미디어 메시지의 영향

력에 대한 인식 및 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은 16개 문항으

로 측정하였다(Ahn, Kim, Park, & Lim, 2009).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을 ‘매우 동의하지 않음’부터 ‘매우 동의함’

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후 16개 문항의 평균값

을 산출하였으며(Cronbach’s alpha=.80), 평균값이 높을

수록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교사에게 추가로 조사한 특성은 년 단위로 측정한 총 교직 

경력과 현재 학교에서의 근무 기간, 교사 유형(교과, 비교

과, 특수) 및 최종 학력(학사, 석사 이상)이었다.

2) 음주예방교육 특성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음주예방교육 참여 경

험(예, 아니오)을 조사한 후,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

생을 대상으로 교육 담당 강사(보건교사, 교과교사, 상담교

사, 외부강사), 교육 방법(강의, 캠페인, 동영상), 지난 1년

간 교육 참여 횟수 및 1회 평균 참여 시간, 교육이 시행된 

수업 유형(정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보건 선택 교과) 및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교육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음’부터 ‘매우 만족함’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에 만족함을 의미한다. 교육 

담당 강사와 교육 방법은 복수응답으로 조사하였다. 

전체 학생과 교사 표본을 대상으로 음주 미디어 리터러

시 정의 인식 여부와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교사에게

는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행 경험과 향후 참여 의도

를 조사하였으며, 학생에게는 참여 경험과 향후 참여 의도

를 조사하였다.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도는 ‘전

혀 중요하지 않음’부터 ‘매우 중요함’까지의 5점 척도로 측

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나머지 세 변수는 ‘예 또는 아니오’로 측정하였다. 

3) 영역별 음주예방교육 요구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작한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6개 음주예방교육 영역

을 선정하였다(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6). 

음주와 관련된 미디어 메시지의 올바른 이해를 의미하는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와 함께,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나머

지 5개 음주예방교육 영역은 음주에 대한 올바른 기대 형

성, 술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음주예방

을 위한 국내ㆍ외 법과 제도, 음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의 

개념 및 이에 대한 대처, 술과 관련된 법과 규제이다. 술과 

관련된 법과 규제의 예로는 주류 판매, 술 광고, 음주와 관

련된 교통안전이 있다. 각 교육 영역의 요구도는 1개 문항

을 이용하여 ‘매우 불필요함’부터 ‘매우 필요함’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교

육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상자 학교에서 대면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으며, 2021년 6월 10일에 자료수집을 시작한 후 학생

과 교사 대상의 자료수집을 각각 2021년 7월 16일과 7월 

14일에 완료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는 자기기입식 설

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로

부터 보다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본 연구의 주요 개념

에 대한 정의를 설문지에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TV나 영

화 속 음주 장면과 같은 술 광고나 음주 관련 미디어 메시

지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능력’을 의미

하는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정의를 설문지에 제시한 후, 음

주 미디어 리러터시 교육에 대한 대상자의 중요도와 요구

도를 조사하였다(REAL Prevention, 2019). 

2) 분석 방법 

STATA(version 15)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

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특성, 음주예방교육 

시행/참여 현황 및 영역별 음주예방교육 요구도 파악을 위

해, 빈도 또는 평균과 같은 기술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Mukherjee, Sinha, & Chattopadhyay, 2018). 둘째, 학생

과 교사 간 음주예방교육 영역별 요구도 수준의 유의한 차

이 여부 파악을 위해, t-test 분석을 시행하였다(Mukherjee 

et al., 2018).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의 음주 미디어 리터러

시 교육 요구도와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요인의 파악을 위

해,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Mukherjee et al., 2018). 

종속변수로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요구도를 이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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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독립변수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학교 유형, 학

년, 주관적 가구 경제 수준), 음주 행위, 음주 메시지를 접

한 매체 수, 음주예방교육 참여 경험, 음주 미디어 리터러

시 정의 인식 여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이

용하였다. 정확한 결과 도출에 필요한 논리적 분석 순서에 

근거하여, 단순 선형 회귀분석 시행 후 다중 선형 회귀분석

을 시행하였다(Jekel, 2007; Xuan, Williams, & Peat, 

2020). 또한, 다중 선형 회귀분석 시행 전 독립변수 간 다

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사항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구 

수행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KHSIRB-20-094[NA]). 본 연구

의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에서 취득된 정보

의 비밀 유지 및 연구 도중 언제든 연구 참여 철회가 가능

함을 설명한 후, 대상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하여 자발적 

서면동의를 받았다. 특히, 고등학생은 연구 취약계층에 해

당하므로,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부모)의 서면동의

도 함께 받았다. 설문 응답을 완료한 연구 대상자에게는 연

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 특성

전체 학생 중 약 73명(45.91%)이 남자였으며, 학생의 평

균 연령은 16.64세였다<Table 1>. 106명(66.67%)의 학생

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116명(72.96%)의 

학생이 중소도시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다. 

74.85%의 학생이 1학년과 2학년이었으며, 52.94%의 학생

이 가구 경제수준을 ‘중’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27.59%의 

학생이 지난 1년 동안 표준잔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경험

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학생이 지난 30일 동안 긍정적인 음

주 메시지를 접한 매체의 평균 수는 3.58개였다. 마지막으

로, 학생의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수준은 ‘보통’ 수준

보다는 높으나, ‘높음’ 수준보다는 낮았다(3.74점). 

전체 교사 중 54명(45.76%)이 남자였으며, 교사의 평균

연령은 41.87세였다. 78명(66.10%)의 교사가 일반계 고등

학교에 재직 중이었으며, 48명(40.68%)의 교사가 서울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었다. 총 교직 경력은 약 15년

이었으며, 현재 학교에서의 평균 재직 기간은 약 4년이었

다. 마지막으로, 106명(90.60%)의 교사는 교과교사였으며, 

74명(62.71%)의 최종 학력은 학사였다.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Variable

Frequency (%) or 
Mean (Standard deviation)

Teacher
(n=118)

Student
(n=159)

Sex

Male 54 (45.76) 73 (45.91)

Female 64 (54.24) 86 (54.09)

Age (year)a 41.87 ( 9.99) 16.64 ( 1.00)

School type 

Academic high school 78 (66.10) 106 (66.67)

Vocational high school 40 (33.90) 53 (33.33)

School location 

Seoul city 48 (40.68) 43 (27.04)

Mid-sized city 45 (38.14) 116 (72.96)

Township area 25 (21.19) 0 ( 0.00)

School year 

10th grade - 59 (37.11)

11th grade - 60 (37.74)

12th grade - 40 (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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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a Mean (Standard deviation). b The average score rang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A higher score represented 
a greater level of critical thinking regarding media.

2. 음주예방교육 현황 분석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음주예방교육을 받은 학생은 

48명(32.65%)이었으며, 교육을 받은 학생 중 27명(61.36%)

이 음주예방교육을 외부강사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Table 2>. 학생은 강의 방법을 활용한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88.64%),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음주예방

교육을 받았다(83.33%). 학생이 지난 1년간 받은 음주예방

교육의 평균 횟수는 1.5회였으며, 1회 평균 교육시간은 약 

50분이었다. 학생의 음주예방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2.8점

이었으며, 이는 학생이 경험한 음주예방교육에 대해 불만

족함을 의미한다. 

전체 학생 중 7명(4.61%)만이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의 

의미를 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생은 음주 미디어 리터러

시 교육의 중요도를 ‘중요함’ 수준보다 낮게 평가했다

(3.54점).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4명(3.25%)에 불과하였으며, 향후 음주 미디어 리

터러시 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학생은 105명(66.04%)

이었다.

전체 교사 중 30명(26.09%)이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의

미를 안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는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도를 ‘중요함’ 수준보다 높게 평가했다(4.18

점).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교

사는 2명(1.80%)이었으며, 105명(88.98%)의 교사가 향후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를 학생에게 교육할 의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학생 표본에 비해, 교사 표본의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도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t=-7.17, 

p<.001). 또한,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할 의도

가 있는 학생의 숫자에 비해, 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의

도가 있는 교사의 숫자가 유의하게 많았다(χ2=19.45, 

p<.001).

Variable

Frequency (%) or 
Mean (Standard deviation)

Teacher
(n=118)

Student
(n=159)

Perceived household economic status

High - 58 (37.91)

Middle - 81 (52.94)

Low - 14 ( 9.15)

Missing - 6

Past-year drinking

No - 105 (72.41)

Yes - 40 (27.59)

Missing - 14

Number of media exposing pro-alcohol messagesa - 3.58 ( 2.11)

Critical thinking regarding mediaa,b - 3.74 ( 0.41)

Total length of teaching experience (year)a 14.66 (10.36) -

Length of teaching experience at the current school (year)a 3.66 ( 5.09) -

Teacher type

Subject teacher 106 (90.60) -

Non-subject teacher 6 ( 5.11) -

Special education teacher 5 ( 4.27) -

Missing 1 -

Teacher’s education level

Bachelor’s degree 74 (62.71) -

Master’s degree or higher 44 (3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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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vision/Attendance of school-based alcohol prevention education

Variable

Frequency (%) or 
Mean (Standard deviation)

Teacher
(n=118)

Student
(n=159)

Past-year attendance of the AP education

No 99 (67.35)

Yes 48 (32.65)

Missing 12

Instructor of the AP educationa,b 

Health teacher - 9   (20.45)

Subject teacher - 9   (20.45)

School counseling teacher - 2    ( 4.55)

Instructor from another organization - 27   (61.36)

Missing 4

Teaching method used in the AP educationa,b

Lecture - 39 (88.64)

Campaign - 5 (11.36)

Video clip - 5 (11.36)

Missing 4

Class type used in the AP educationa

Subject class - 6 (14.29)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y class - 35 (83.33)

Health education class - 1 ( 2.38)

Missing - 6

Number of the AP education attended in the past yeara,c - 1.5 ( 0.80)

Average time spent for each AP education (minute)a,c - 50.36 (17.54)

Satisfaction level of the AP educationa,c,d - 2.75 ( 0.53)

Awareness of the AML definition 

No 85 (73.91) 145 (95.39)

Yes 30 (26.09) 7 ( 4.61)

Missing 3 7

Importance of the AML educationc,e 4.18 ( 0.66) 3.54 ( 0.80)

Lifetime provision/attendance of the AML education

No 109 (98.20) 119 (96.75)

Yes 2 ( 1.80) 4 ( 3.25)

Missing 7 36

Intention to provide/attend the AML education

No 13 (11.02) 54 (33.96)

Yes 105 (88.98) 105 (66.04)

Notes. AP=alcohol prevention; AML=alcohol media literacy.
a Surveyed from the 48 students who had attended the AP education in the past year. b Surveyed with multiple responses. c Mean 
(Standard deviation). d Measured with a 4-point Likert scale ranging from 1 (strongly dissatisfied) to 4 (strongly satisfied). A higher 
score represented greater satisfaction. e Measured with a 5-point Likert scale ranging from 1 (strongly unimportant) to 5 (strongly 
important). A higher score represented greater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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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역별 음주예방교육 요구도

학생 표본에서는 ‘술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교육 요구도가 4.13점으로 가장 높았고, ‘술과 관련된 법과 

규제’의 교육 요구도가 4.00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Table 3>. 학생은 6개 영역 중 위의 2개 영역에서만 교육

이 ‘필요함’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음주 미디어 리터

러시’ 교육에 대한 학생의 요구도는 다섯 번째 순위를 차지

했으며(3.73점), 이에 대한 요구도는 ‘필요함’ 수준보다 낮

았다.

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사 표본에서도 ‘술이 청소년의 건

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4.55점), ‘술과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두 번째로 높았다(4.50점). 그러나, 학생과는 달리, 교사 표

본에서는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요구도가 세 번째로 

높았다(4.33점). 또한, 교사는 모든 교육 영역의 요구도를 

‘필요함’ 수준 이상으로 평가했으며, ‘청소년의 음주예방을 

위한 국내ㆍ외 법과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영역에서 

교사의 요구도가 학생의 요구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3> Educational needs for alcohol prevention topics

Topica

Mean (Standard deviation)

t p-valueTeacher
(n=118)

Student
(n=159)

Development of desirable alcohol-related expectancy 4.17 (0.70) 3.64 (0.82) -5.76 <.001

Effects of alcohol on adolescent health 4.55 (0.56) 4.13 (0.79) -5.10 <.001

Laws and regulations for adolescent alcohol prevention 4.10 (0.76) 3.92 (0.90) -1.85 .066

Social pressure on alcohol use and coping skills to resist it 4.19 (0.72) 3.87 (0.84) -3.27 .001

Alcohol media literacy 4.33 (0.69) 3.73 (0.87) -6.37 <.001

Alcohol-related law and regulation 4.50 (0.65) 4.00 (0.81) -5.52 <.001

Notes. a Each topic was measured with a 5-point Likert scale ranging from 1 (very unnecessary) to 5 (very necessary). A higher score 
represented a greater educational needs.

4.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요구도 관련 요인 

단순 선형 회귀분석 결과, 주관적으로 인식한 가구 경제 

수준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이 음주 미디어 리

터러시 교육 요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Table 4>.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한 다중 선형 회귀분

석 결과에서는 주관적으로 인식한 가구 경제 수준, 연간 음

주 행위 및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 변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했다. 구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인식한 가구 경제 

수준이 ‘상’인 학생에 비해 ‘중’인 학생의 경우, 음주 미디

어 리터러시 교육 요구도가 0.32점 낮았다(B=-0.32, 

p=.046). 또한, 지난 1년간 음주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의 교육 요구도가 0.4점 낮았다

(B=-0.40, p=.040). 마지막으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

해 능력이 1점 증가되면, 학생의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

육 요구도 점수가 0.48점 증가되었다(B=0.48, p=.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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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students’ educational needs for alcohol media literacy
(n=159)

Variable 
Bivariate analysis Multivariate analysis

B SE p-value B SE p-value

Sex (ref. Male)

  Female - 0.09 0.14 .501 - 0.31 0.16 .052

School type (ref. Academic high school)

  Vocational high school - 0.14 0.15 .329 0.10 0.18 .564

School year (ref. 10th grade)

  11th grade - 0.11 0.16 .509 - 0.02 0.18 .918

  12th grade - 0.24 0.18 .181 - 0.12 0.20 .551

Perceived household economic status (ref. High)

  Middle - 0.31 0.15 .040 - 0.32 0.16 .046

  Low - 0.27 0.26 .296 - 0.35 0.27 .208

Past-year drinking (ref. No)

  Yes - 0.29 0.16 .073 - 0.40 0.19 .040

Number of media exposing pro-alcohol messages 0.04 0.03 .173 0.05 0.04 .141

Past-year attendance of the alcohol prevention education (ref. No)

  Yes 0.07 0.16 .664 - 0.21 0.17 .239

Awareness of the alcohol media literacy definition (ref. No)

  Yes - 0.13 0.33 .689 - 0.07 0.33 .821

Critical thinking regarding mediaa 0.60 0.16 <.001 0.48 0.18 .009

Notes. B=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SE=standard error, ref=reference.
a The average score rang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A higher score represented a greater level of critical 
thinking regarding media.

Ⅳ. 논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건강위험행위를 대상으로 적

용하는 반면,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일 건강위험행위

인 음주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미디어 리터러시를 적용한

다(Brown, MacDonald, & Murphy, 2017).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국내ㆍ외 연구의 부재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까지 문헌의 범위를 넓혀 고

찰 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 분석

본 연구에서 4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만이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 또는 시행 경험이 있으며, 약 95%의 

학생과 약 74%의 교사가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의미를 모

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

는 양상을 보인다. ‘청소년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

을 파악한 국내 선행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학교

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의 학생과 교사

가 미디어 교육을 정보 보호, 동영상 제작 등의 교육으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한다(Bai, 2021). 또 다른 국내 연구에

서도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한 경험이 있는 교사 또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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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188명 중 약 65%가 학교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Jin, Kim, 

Park, & Choi, 2020), 청소년은 자신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Bai & Lee, 2014).

선행 연구는 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

적 시행을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일관되게 강

조하며(Bai, 2021; Jin et al., 2020), 학교 현장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외부 강사가 음

주예방교육을 시행했으며,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강의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9년에 조사된 중ㆍ고등학교 흡연예방교

육 실태와도 일치한다(Park, Kim, & Min, 2019).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 음주예방교육의 주된 교육방법이 ‘강의와 

시청각 교육’이라고 보고한 2003년 연구와도 유사하며

(Song et al., 2003), 이는 약 20년이 지난 현재 학교 현장

에서 교육방법의 발전적인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뿐만 아니라 2019년 선행 연구도 학생은 본인이 받

은 흡연예방교육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19).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음주 미디어 리터러

시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분절적이고 제한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교사는 교육과정 개발

의 어려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혼란 등

의 이유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시행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Byeon & Park, 2021; Jin et al., 2020). 

또 다른 연구에서도 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가 ‘체계적 교육과정의 부족, 

안정적인 교육환경의 부족, 연수 기회의 부족, 교육자의 전

문성 부족’이라고 공통적으로 설명한다(Bai & Lee, 2014; 

Jin et al., 2020). 실제, 국내 선행 연구에서 미디어 교육과

정에 대한 교사의 지식과 이해 수준이 100점 만점에 61.7

점으로 나타나, 그 수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Bai & 

Lee, 2014). 

2.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도 및 요구도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교사와는 달리 음주 미디어 리

터러시 교육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본 연구에 참여

한 학생의 약 66%만이 향후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할 의도가 있었으며, 이는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

육할 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교사의 백분율보다 낮았다. 또

한, 교사가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요구도 수준을 ‘필

요함’ 수준 이상으로 응답한 것과는 달리, 학생의 요구도는 

‘보통’ 수준 보다는 높지만 ‘필요함’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교사에 비해 학생의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중요도 및 요

구도 수준이 낮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교사, 학부모 및 미디어 전문가는 

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반면(Bai & Lee, 2014; Jin et al., 2020), 학생은 다양한 미

디어 교육 주제 중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 수준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Hur, 2014). Jin 등 (2020)의 연구에 근거할 

때, 본 연구에서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학생의 

중요도와 요구도 수준이 낮은 것은 학생의 음주 미디어 리

터러시의 정의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구

체적으로, Jin 등 (2020)은 학부모와 교강사를 대상으로 ‘청

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와 ‘미디어 리터러

시 교육에 대한 이해’ 간 연관성을 분석한 후, 교육이 필요

하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교육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집

단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정의 인식 수준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했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

서도 학생 중 7명(4.61%)만이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정의

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정의를 많이 

인식하고 있었던 교사 표본에서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

육의 중요도와 요구도 수준이 학생 표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에, 향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참여 의도 또한 미

디어 리터러시의 정의 인식 여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Jin et al., 2020). 본 연구에서 66.04%의 학생이 음주 미디

어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할 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2014년 선행연구에서는 9.40%의 중ㆍ고등학생만이 미디

어 리터러시 교육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Hur, 2014). 

실제, 본 연구는 자료 수집 시 ‘미디어 리터러시’와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정의를 명확히 제시한 반면, Hur (2014) 

연구에서는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요구도 관련 요인

다른 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후, 본 연구는 학생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 또는 미디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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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학생의 음주 미디

어 리터러시 교육 요구도가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가구 경제 수준을 ‘상’으로 

인식한 학생에 비해, ‘중’으로 인식한 학생의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요구도가 낮았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국내 선

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는 가구 수입

이 낮은 청소년 집단에서 ‘미디어 교육에 참여한 경험’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교육의 참여 의도’ 수준이 낮

음을 보고한다(Hur, 2014). 이와 유사하게, 국외 연구에서

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음주 미디어 리터러

시 수준 또한 낮다고 설명한다(Okan, Rowlands, Sykes, & 

Wills, 2020). 덴마크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정보 이해능력(health literacy)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

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낮고 수입이 적을수록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vendsen et al., 2020). 

Svendsen 등 (2020)은 이와 같은 연관성이 존재하는 원인

은 현재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가구 경제 수준을 ‘상’으로 인식한 학생에 비해, ‘하’로 인

식한 학생의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요구도 간 관계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경제 수준과 음주 

미디러 리터러시 요구도 간 관계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

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간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음

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요구도가 낮았다. 두 특성의 관계

에 대한 선행 연구의 부재로 인하여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

만, 본 연구 결과는 음주를 ‘즐거운 시간’처럼 긍정적 특성

으로 묘사하는 메시지에의 노출, 음주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음주행위 간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Chen, Grube, Bersamin, Waiters, & Keefe, 2005; 

Gentile, Arterberry, Bender, & Costabile, 2019; 

Peterborough County-City Health Unit & The Central 

East Tobacco Control Area Network, 2011). 구체적으로, 

Gentile 등 (2019)은 음주를 매력적으로 묘사하는 메시지

에 노출된 청소년은 음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그 결과 음주를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반면, Chen 

등 (2005)은 빈번히 술을 마시는 아동과 청소년일수록 주

류 광고를 더 매력적으로 여기며, 음주에 대해 긍정적인 태

도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음주를 경험한 학생은 

음주 미디어 메시지를 매력적으로 여기고 음주에 대해 긍

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음주를 매력적으로 

묘사하는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의 배양

을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심이 크지 않

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이 낮

은 학생은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과 음

주 미디어 리터러시 간 연관성을 연구한 선행 연구의 부재

로 직접적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미디어의 비판

적 이해 능력의 정의가 ‘미디어 메시지가 미치는 영향을 인

식하고 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수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Scheibe & Rogow, 2011), 미디어에 대한 비판

적 사고 능력이 낮은 학생은 미디어 메시지의 영향력에 대

한 인식 수준이 낮고, 메시지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

력 또한 낮음을 유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적인 필수 요

소임을 고려할 때(Ahn et al., 2009; Gordon et al., 2016), 

미디어 메시지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수준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이 낮은 학생은 음주 메시지가 미치는 영향

을 알고 이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요구도 수준 또한 낮

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정의 인식 여부와 이

에 대한 교육 요구도 간 연관성이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특성 간의 관

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은 ‘음주 미디어 리터러

시 정의 인식 여부’에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대부분이 

‘모름’으로 응답한 것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

로, 전체 학생 중 약 95%가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 여

부’에 ‘모름’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에서는 관

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변수에 대한 대상자의 응답이 모두 

동일하면 두 변수 간 관계를 규명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Brink & Wood, 2001; Stern, 2004). 예를 들어, 성별 변수

에서 모든 대상자가 남자라고 응답한 경우 성별과의 연관

성 분석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성별’ 변수의 변

이(variation)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

정한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정의 인식 여부’ 변수의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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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의 없음으로 인하여, 종속변수인 교육 요구도와의 관

계가 실제 연관성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세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단면 조사연구 

방법의 이용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요구도 관련 요인과의 관계는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없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둘째, 

표본 추출 시 편의 표출 방법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본 연

구 결과를 우리나라 고등학생 모집단에게 일반화하는데 주

의가 필요하다(Schwab, 2013).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일부 변수의 측정 시 1개 문항의 이용과 자기 보고식 설문

지에 기반한 자료 수집으로 인하여, 수집된 자료의 측정오

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Podsakoff, MacKenzie, Lee, 

& Podsakoff, 2003). 

Ⅴ. 결론

본 연구와 선행 연구에 근거할 때, 청소년기 음주예방을 

위하여 학교 기반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음주 미디어 리

터러시 교육이 음주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미디어 리터러

시를 교육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Brown et al., 2017), 다

음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전략을 음주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교

를 기반으로 하는 교과연계형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행을 위하여 학교 현장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구체적

으로, 교사의 미디어 교육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동영

상, 게임, 웹툰 등을 활용하여 표준화된 미디어 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한 후 공유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교수자가 쉽

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Bai, 2021; Bai & Lee, 

2014; Jin et al., 2020). 둘째,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 중요도와 요구도 향상을 위해, 이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헌에서는 캠페인, 홍보, 교육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일반 시민이 청소

년기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함양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

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Bai & Lee, 

2014; Byeon & Park, 2021; Jin et al., 2020).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는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매년 2,000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미디어 리터러

시 주간(media literacy week)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Salomaa, 2020). 또한, Hur (2014)는 학생의 미디어 리터

러시 교육 요구도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에게 ‘미디어에 대

한 분석 및 비판’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흥미 유

발 등의 별도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가구 

경제 수준이 낮은 학생,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 또는 미디

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이 낮은 학생은 음주 미디어 리

터러시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낮고, 이러한 특성을 지닌 학

생은 음주를 매력적으로 묘사하는 메시지에 노출되는 경우 

음주 고위험군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할 때(Chen et 

al., 2005; Gentile et al., 2019), 이들의 음주 미디어 리터

러시의 중요도 및 필요도 향상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

력할 필요가 있다. 

학교 기반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

가 부재함에 따라,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

해서는 본 연구에서 파악한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

황, 요구도 및 관련 요인에 대해 반복연구를 통해 시급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정의 인식’과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요구도’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

서 파악한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요구도’ 관련 중요 

요인이 후속 연구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요구도 조

사 시 문헌에서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요구도와 중요

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

에 대한 인식’과 본 연구에서 일부 더미변수만 유의했던 

‘경제 수준’과의 연관성에 대한 후속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Jin et al., 2020). 

음주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후속 연구 시행 시, 보다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다음의 연구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학생 모집단에게 연구결

과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표본의 확보가 필요

하다. 둘째, 대상자가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응답의 

익명성 보장과 응답에는 옳고 그름이 없음을 명확히 안내

하여,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을 예

방할 필요가 있다(Podsakoff et al., 2003). 마지막으로, 신

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측정 도구의 사용이 필요하다

(Gravetter & Forzan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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