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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능 및 학급분위기가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의 매개효과*

국 ❙문 ❙요 ❙약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환경적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이 어떠한 경로로 

학교폭력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가족기능 및 학급분위기가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을 거쳐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EBS 학교폭력진단검사 개발 과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

터 6학년 학생 2,47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결측치를 제외하고 총 2,102명의 자료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가족기능 및 학급분위기, 지위비행, 폭력둔감성, 

학교폭력 가해 간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과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이 증가하였다. 둘째, 지위비행이 증가할수록 폭력둔감성이 증가하였으며, 폭력둔

감성이 증가할수록 학교폭력 가해 또한 증가하였다. 셋째, 가족기능 및 학급분위기와 폭력둔감

성 간 관계를 지위비행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기능, 학급분위기, 지위비

행은 학교폭력 가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폭력둔감성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한 가족 및 학급에 대한 개입이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방안과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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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2년과 2023년,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

었고, 비슷한 시기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하는 일이 벌어지며 학교폭력이 또다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

되었다. 태국에서는 ‘The Glory Thai’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학교폭력을 고발하는 사회

적 현상이 벌어졌고, 국내에서도 한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지

에서 학교폭력 폭로가 이어지기도 했다.

학교폭력 문제가 이토록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것은 드라마에서 다뤄진 것과 같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장기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학교폭력에 의해 만성적으로 피해를 입는 아동은 신체적⸱심리적 고통, 

집중의 어려움, 학교 공포증과 같은 단기적인 문제는 물론이고(Bernstein & Watson, 

1997), 더 심각한 우울증이나, 또래들보다 더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는 것과 같은 장

기적 문제 또한 경험할 수 있다(Olweus, 1993). 그중에서도 초기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자신을 괴롭히고 폄하하고, 거부하는 또래로부터 특히 심리적 피해를 입기 쉽다

(Rigby,1999). 교육부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의 학교폭력 가해는 2020년 0.7%, 2021년 0.9%, 2022년 1.3%로 나타났고, 피해는 

2020년 1.8%, 2021년 2.5%, 2022년 3.8%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가·피해는 중･고등학생과 다르게 근래 들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학교폭

력의 저연령화를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내에서 초등학생이 학교폭력에 가담

하게 되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

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연구 

참가자를 초등학생으로 한정하였다.

한편, 학교폭력의 부정적 영향은 비단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학

교폭력 가해 학생 역시 학교폭력에 가담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학교폭력 가해 아

동은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힘을 행사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가정폭력, 범

죄, 약물 남용과 같은 행동에 관여할 가능성이 더 높고(Eron et al., 1987; Farrington, 

1993; Ross, 1996), 자신의 가해 행동을 인정하는 경우 우울증과 심리적 고통 또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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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Vanderbilt & Augustyn, 2010). 이처럼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데, 실제 학교폭력 장면에는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 중 한 가지만을 경험

하지 않고 가해와 피해를 중복으로 경험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가해와 피해의 중첩에 

대해 Del Rey 등(2012)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보다 피해자가 추후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결론지었다. 심지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 자신이 입은 

피해와 동일한 수단으로 가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Cuadrado-

Gordillo & Fernández-Antelo, 2014). 이렇게 가해에서 피해로, 피해에서 가해로 이어

지는 학교폭력의 연속성을 끊고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겪게 되는 여러 문제를 미

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학교폭력 가해에 대한 예방적 개입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

인하기 위해 먼저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가족기능은 청소

년기 문제 행동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고, 학급분위기는 여러 문헌에

서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학급 환경과 학급 내 또래 관계를 포괄한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사회환경적 접근은 청소년 폭력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 가

정, 학교, 친구, 폭력매체 노출과 같은 맥락과 환경적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폭력행동이 

발견되기까지의 심리 기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이은희 등, 

2004). 김준호 등(1997)은 환경적 요소가 폭력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이어지기보다 폭력

을 선호하는 생활방식을 채택하도록 하는 매개적 작용을 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관점

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위비행 경험과 폭력둔감성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

고, 부정적인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 그리고 지위비행이 학생이 폭력적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폭력둔감성을 높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즉, 부정적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지위비행 경험을 증가시키고 폭력에 둔감하게 만듦으로써 학교폭력 가해

로 이어지는 경로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주요 시사점을 바탕으

로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예방적 개입 방안의 수립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4 ∙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36호, 2023 ･ 겨울)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의 원인으로 빈번하게 고려되

는 요소 중 하나이다. 가족의 기능적인 문제를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입장

들은 공통적으로 가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즉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사회화시키

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녀의 비행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본다(김준호 

등, 2002).

가족기능의 문제가 학교폭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의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가정폭력을 비롯한 폭력적인 가족환경(Holt et al., 

2008; 조춘범, 조남흥, 2011)과, 방임(이복실, 2007; 임구원, 2015)을 비롯한 아동 학대

(Fisher et al., 2015; Shields & Cicchetti, 2001; 김지영, 박은예, 2013; 오정아, 김정

운, 2013) 등 아동에 대한 직접적 폭력을 포함하는 가족 내 폭력적 분위기는 학교폭력 

가해에 대해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위험 요인이다.

이와 함께 가족 간 유대 또한 학교폭력 가해의 원인으로 고려된다. 가족에 대한 유대

와 청소년의 폭력 간 관련성은 Hirschi(1969)의 사회통제이론에 기반하여 이해할 수 있

다.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사회와 맺는 유대가 비행을 억제하는데, 특히 가정에

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비행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이때 애착은 감독, 의사소통, 

동일시로 구분되는데, 부모의 감독(Marini et al., 2006)과 직접적인 규제(Idsoe et al., 

2008) 모두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은영과 김경신(2014)은 

인간 발달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

계이론에 기반하여 부모와의 관계, 가족 간 의사소통이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로 기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Troy와 Sroufe(1987)는 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자녀는 다른 사람을 

괴롭힐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Mann 등(2015)은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고, 부모의 지지가 낮을수록 학교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증가한

다고 보고하였다. 보호자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학교폭력에 연루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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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작지만, 불안정한 애착은 학교폭력을 예측하고(Murphy et al., 2017), 또래 갈등과 

거부를 초래하여 학교에서의 문제 행동으로 이어진다(Hong & Espelage, 2012).

2. 학급분위기

학급분위기는 선행연구에서도 다양하게 정의된다. Raskauskas 등(2010)은 학급분위

기 측정에 학교 연결성, 학생 - 교사 관계, 학생 - 또래 관계 관련 문항이 포함된 측정도구

를 사용하였고, Pryce와 Frederickson(2013)은 학급분위기를 응집성, 학급 내 갈등, 수

업에의 어려움, 만족도를 포함하는 교실 환경에 대한 학생의 인식으로 보았다. 이처럼 

학급분위기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며, 단일한 정의 없이 다양한 이론적 틀들을 중첩적으

로, 때로는 상충적으로 사용한다(Wang & Degol,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급의 

폭력에 대한 태도, 학급 내 갈등, 학급 규범, 응집성 등의 요소를 모두 망라하고자 학급

분위기를 변수명으로 사용하였다. 학급은 학교 내에서 학생과 가장 접한 환경으로, 학

급의 전반적 태도와 학급응집성, 학급 내의 또래관계 등 학급 관련 요인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시에 또래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청소년기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에 압력을 가하는 결과를 낳는 학급의 요소 중 하나는 학교폭력과 관련

된 학급 규범이다. Ettekal 등(2015)은 학교폭력 및 방관 행동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신념 혹은 판단에 대한 ‘집단적 학교폭력 태도’, 다양한 상황에서 아동에게 기대되

는 일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반영하는 ‘명령적 규범’, 아동의 실제 행동적 반응과 집단 

내 다양한 학교폭력 관련 행동이 존재하는 정도를 설명하는 ‘서술적 규범’, 더 큰 또래 

집단이 도덕적으로 무관심하고 학교폭력을 제재한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집단적 도덕적 

무관심’의 네 유형의 또래 집단 규범들이 공존하며 학교폭력 및 방관 행동에 영향을 미

친다고 주장했다.

학급 규범 중 학교폭력 태도와 관련하여 Salmivalli와 Voeten(2004)의 연구는 학급

이 학교폭력을 반대하는 태도를 더 강력하게 지지할 경우 학생들이 피해자를 옹호할 가

능성이 더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 행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하

였다. 실제로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방지 태도 점수가 낮은 학급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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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Saarento et al., 2013), 김경집(2005)은 교내의 환경

이 폭력에 대해 허용적이고 동조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 자신의 태도와 무관하게 폭력에 

허용적인 가치의 영향으로 폭력에 가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학교폭력의 측면에서 명령적 규범은 학교폭력 상황 목격 시 학급의 구성원들이 어떻

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또래의 기대를 반영하며, 이는 특히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는 

집단 규범적 압력으로 개념화된다(Pozzoli et al., 2012). Pozzoli와 Gini(2010)의 연구

에서는 또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지 않는 청소년이 학교폭력에 더 가

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적 규범은 간단하게 학급 내에서 학교폭력 행동이 나타나

는 정도를 의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각에서 Sentse 등(2007)은 학교폭력이 규범적으

로 발생하는 학급에서 학교폭력이 또래 거부보다 또래 선호와 관련이 더 높음을 시사하

였다. 한편 학교폭력 장면에서 집단적 도덕적 무관심은 청소년이 집단으로 도덕적 이탈

을 실천하는 경우에 학교폭력 행동에 뚜렷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집단 규범으로 해석될 

수 있다(Ettekal et al., 2015). Gini 등(2014)은 학급 구성원들이 도덕적으로 무관심하

다고 인식할 때 아동이 자신의 도덕적 무관심 수준을 넘어 공격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급응집성 또한 학급 규범과 별개로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나타났다(황혜원 등, 2006). 학급응집성은 학급구성원이 학급집단에 갖는 감정과 느

낌을 일컫는 말로, 개인과 학급집단 전체와의 관계를 강조한다(Schmuck & Schmuck, 

1992). 이훈구 등(2000)의 연구에서도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학급이 일반 학급과 

비교해 응집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3. 지위비행

지위비행이란 비행의 세부 분류로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를 뜻하는 범죄적 비행

(index offenses)과 다르게, 형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지위를 고려할 때 사회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일컫는다. 즉, 청소년의 지위비행은 광의적인 차원에서 성인이 되어 한

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소년의 신분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행동으로 정의되며(김미

선, 2014), 무단결석, 음주, 가출, 음란물 접촉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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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비행은 여러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 기능 

장애(Voorhis et al., 1988), 가정폭력(김혜래, 이혜원, 2007), 가족 간 긍정적인 의사소

통(Clark & Shields, 1997), 가정 수준의 부모관계와 학교 수준의 교우관계(이현철 등, 

2016), 또래 집단과의 관계(김중곤, 2018), 학교생활(임희연 등, 2023)이 청소년의 지위

비행을 비롯한 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되며, 부모의 감독 부족을 비행 

행동의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보기도 한다(Loeber & Stouthamer-Loeber). 

지위비행은 학교폭력 가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

력 가해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음주 및 흡연(Berthold & Hoover, 2000)

과 같은 자기파괴적 행위에 가담하는 경향이 컸다. 김재엽과 이근영(2010)의 연구에서도 

음주와 흡연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Haynie 등(2001)의 연구 역시 마찬가지로 음주 및 흡연

과 같은 문제 행동 및 무단 결석, 위험한 장소에 방문하기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문제 

행동 모두 학교폭력 가해와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비행 경험이 이후의 폭력적인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폭력 노출이 폭력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폭력에 대한 정서적 둔감화가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Mrug& 

Windle, 2013). Chen 등(2016)은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비행

이 폭력에 대한 둔감화를 촉진하는 지역사회 폭력 노출과 연관된다고 주장하였고, 이춘

화(1995)의 연구에서는 흡연과 음주 여부로 측정된 지위비행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폭력에 대해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위비행이 가족기능 및 학급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고, 나아가 폭력둔감

성을 매개함으로써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4. 폭력둔감성

둔감화(desensitization)란 특정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이에 대한 생리적, 정서

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Rule & Ferguson, 1986). 폭력에 대

한 둔감화는 후속 폭력 행동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제안되었다(Mrug et al., 

2008).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데서 비롯된 폭력에 대한 둔감화는 정서적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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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킴으로써 정서적 둔감화를 초래하고(Funk et al., 2004), 더불어 폭력이 불가피하

고 일상적이라는 생각을 강조함으로써 인지적 둔감화를 야기하여 폭력을 검열할 가능성

을 감소시킨다(Galán Jiménez et al., 2019). 일반적으로 폭력에 노출되면 유발되는 강

한 부정적 반응이 폭력적 행동의 실행을 억제해야 하는데,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부정적 

반응이 습관화를 통해 감소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덜 억제한다는 것이다(Bradshaw et 

al., 2009).

Farrel과 Bruce(1997)는 만성 폭력에 노출된 어린이가 폭력에 둔감해지고, 이로 인해 

공격성이 증가함을 시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만성적인 폭력 노출으로 인한 둔감화의 영

향은 크게 가정과 지역사회 내 폭력 장면으로 나뉘어 연구되어왔다. 김재엽 등(2008)은 

가정에서의 폭력 노출 경험이 모방이나 관찰이라는 학습 과정을 통해 폭력 행동의 결과

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며 폭력에 대하여 용인하는 태도를 내면에 형성한다고 밝혔다. 

Esposito 등(2022)은 지역사회 내에서 반복되는 폭력 경험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폭력을 

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규범적이고 정당한 전략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공격적 행동에 

대한 참여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더 높은 수준의 지역사회 폭력을 경험

하는 청소년이 폭력에 대해 도덕적으로 무관심한 신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비교적 컸으

며, 나아가 학교폭력에도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종단적 연구는 여러 

맥락에서 경험한 폭력이 폭력에 대한 둔감화로 이어지며, 이는 청소년기 후반의 더욱 폭

력적인 행동과 연결됨을 확인한 바 있다(Mrug et al., 2016).

폭력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후 폭력과 공격성이 드물고 가능성이 낮은 행동이라는 믿

음에서 폭력이 일상적이고 평범하며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신념이 바뀌기도 

하는 과정은 인지적 둔감화라고 칭할 수 있는데, 인지적 둔감화는 폭력적인 신념을 더 

수용하고 공격적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더 긍정적으로 하거나 사회 및 개인의 도덕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을 더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는다(Huesmann & 

Kirwi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가족 및 학급 환경과 지위

비행이 폭력노출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폭력둔감성을 높임으로써 학교폭력 가해를 유발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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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가설 및 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논의를 종합하여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

가 종속변인인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

에서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의 매개효과를 가정하여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

다. 구체적으로, 가족 기능과 학급분위기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지위비행이 증가하며, 

가족기능 및 학급분위기와 지위비행이 모두 폭력둔감성을 매개하여 최종적으로 학교폭

력 가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인인 학급분위기와 가족기능이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을 매개하여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폭력둔감성의 경우 언어적 폭력둔감성과 신체적 폭력둔감성을 폭

력둔감성이라는 하나의 잠재변수로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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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는 EBS 학교폭력진단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과정에서 수집된 초등

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 2,473명으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EBS에서 

전국 초등학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검사를 소개한 뒤 학교 단위로 신청을 받아 모집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2,473명의 데이터 중 종속변인인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묻는 문항에 미응답한 371명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총 2,102명의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10세에서 13세, 평균 연령은 11.88세(SD=0.85)였고, 

전국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나 경기도, 전라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

광역시의 총 9개 초등학교에서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참가자 중 남성은 1,320명(62.8%), 여성은 782명(37.2%)이었다. 학년은 

3학년이 117명(5.6%)으로 가장 적었고, 5학년이 904명(43.0%)로 가장 많았으며, 4학

년은 550명(26.2%), 6학년은 531명(25.3%)으로 비슷하게 모집되어 초등학교 고학년으

로 분류되는 5학년, 6학년이 1,435명(68.3%)으로 중학년으로 분류되는 3학년과 4학년

(667명, 31.7%)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1,068명(50.8%)로 가장 참가자 수가 많았고, 부산광역시는 609명(29.0%), 울산광역시

는 311명(14.8%)으로 적지 않은 수가 모집되었으나, 광주광역시와 전라도가 각각 70명

(3.3%), 44명(2.1%)으로 그 수가 비교적 적었다. 다만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그 외 다른 

지역들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수도권이 1.068명(50.8%), 비수도권이 1,034

명(49.2%)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참가자 수에 큰 차이가 없었다.

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 및 매개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EBS 학교폭력진단검사를 사용

하였다. EBS 학교폭력진단검사는 학생의 정서적 상태와 폭력 위험성을 평가하고, 학교

폭력 문제 유형에 적합한 지도･접근 유형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적응적인 학교생활

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이수정, 정혜정, 남궁혜정, 2023).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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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다.

본 연구는 EBS 학교폭력진단검사의 초등용 검사지 중 일부 척도들만을 이용하여 진

행되었다. 먼저, 독립변인인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 측정을 위하여 해당 검사의 외부 요

인 척도들 중 가족요인과 학급요인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요인 척도는 “우리 가족은 

같이 식사한다.”와 같이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 의사소통, 물리적 시간 공유 등 가족

의 기능을 묻는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자신의 가족기

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가족기능 측정에 사용한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α=.65로 나타났다. 

학급요인 척도는 “우리 반 아이들은 서로 놀리거나 욕을 많이 한다.”와 같이 학급 내 

폭력 노출, 학급 내 폭력에 대한 허용 수준, 학급에서 느끼는 안전감, 응집성 등 학급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평가하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는 자신이 

속한 학급이 안전하며 폭력에 대해 배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

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 학급분위기 측정에 사용한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α=.60이었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지위비행의 측정에는 EBS 학교폭력진단검사의 초

등용 문항의 폭력위험성 척도에 속하는 비행경험 척도를 사용하되, 학생 신분에서 사회

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의 여부만을 확인하고자 해당 척도의 문항 중 성인의 신분으로

도 문제가 되는 행위와 관련된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지위비행은 무단결석, 음주, 

가출, 음란물 접촉 경험을 묻는 총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지위비행 측정에 사용한 

문항들의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α=.50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에서

는 해당 척도의 문항 수가 4개로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신뢰

도 계수를 수용하였다. 

폭력둔감성은 EBS 학교폭력진단검사의 폭력위험성 척도 중 폭력둔감성(신체) 척도와 

폭력둔감성(언어) 척도를 잠재변수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두 척도 모두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에 대한 민감성 수준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폭력둔감성(신체)의 경우 “장난이라면 친구를 때려도 괜찮다”, 폭력둔감성(언어)의 

경우 “친구의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것은 괜찮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척도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둔감해졌음을 의미하며, 폭력을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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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길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폭력둔감성

(신체)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α=.72, 폭력둔감성(언어) 척도의 내적일관성

은 Cronbach’s α=.70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학교폭력 가해는 신체적 공격에 해당되는 폭행과 

관계적 공격에 해당되는 따돌림의 가해 여부를 묻는 2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앞선 척

도들과 마찬가지로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에 

더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아울러 연구자의 목적이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가 아닌 

구조적 관계를 검정하고 추정하는 데에 있는 경우 문항의 묶음으로 모형이 구성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선행연구의 견해(Little et al., 2013; Matsunaga, 2008)를 참고하여, 

단일차원으로 구성개념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연구에 사용된 모든 척도의 점수를 각 척도

에 포함되는 문항 점수의 총합으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별 내적일관성 검증,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전체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에는 SPSS 23.0을 사용하였

고, 앞서 수립한 가설을 검증을 위한 경로분석에는 AMOS 26.0을 사용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변인

들에 대한 응답경향성을 파악하고자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점수 범위, 평균 및 표준편차

를 확인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 간 관련성은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활용한 

상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가설 검증을 위해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설정한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모형에 포함된 개별 경로의 회귀계수를 산출하였다. 적합도 

지수로는 카이제곱 값과 표본 크기에 덜 민감한 것으로 알려진 표준카이제곱(normed 

chi-square)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후, 가장 좋은 모형을 찾기 위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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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포함된 경로 중 회귀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삭제하여 수정 모형을 구성

하였고, 수정 모형의 적합도와 처음에 설정한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선택된 모형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지위비행과 폭력둔감

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한 효과분해

를 실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유의도를 검증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1 2 3 4 5 6

1. 가족기능 1

2. 학급분위기 .241** 1

3. 지위비행 -.247** -.345** 1

폭력둔감성
4. 신체 -.274** -.427** .439** 1

5. 언어 -.292** -.432** .426** .670** 1

6. 학교폭력 가해 -.118** -.188** .191** .333** .298** 1

M 11.05 18.60 5.26 6.59 7.50 2.70

SD 2.61 2.888 1.585 2.199 2.385 0.854

<표 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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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분석

가. 연구 모형의 적합도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위비행과 폭력둔감

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검증 결과는 아래

의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χ2은 5.694(df=3, p=.128)로 p값이 .05보다 크고, 표준카이제곱(normed 

chi-square)값이 1.898로 절대값 2보다 작아 연구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도 지수 역시 CFI가 .999, TLI가 .995로 .95보다 큰 값을 가졌고, RMSEA는 .021

로 .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 모형의 모든 적합도 지수가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

었다.

χ2 df χ2/df CFI TLI RMSEA

연구모형 5.694 3 1.898 .999 .995 .021

<표 2>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

나.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

연구 모형에 포함된 각 경로의 분석 결과는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로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기능과 학교폭력 가

해 간의 직접경로, 학급분위기와 학교폭력 가해 간 직접경로, 지위비행과 학교폭력 가해 

간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폭력둔감성 변인만이 학교폭력 가해로 향하는 직접경로

(β=.409,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변인들은 학교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폭력둔감성만이 학교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폭력둔감성

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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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B β S.E. T-value

가족기능

→ 지위비행 -.105 -.174 .015 -8.375***

→ 폭력둔감성 -.117 -.168 .014 -8.147***

→ 학교폭력 가해 .005 .015 .007 .678

학급분위기

→ 지위비행 -.166 -.303 .011 -14.613***

→ 폭력둔감성 -.226 -.358 .014 -16.415***

→ 학교폭력 가해 .005 .018 .007 .710

지위비행
→ 폭력둔감성 .417 .363 .025 16.615***

→ 학교폭력 가해 -.008 -.015 .014 -.582

폭력둔감성 → 학교폭력 가해 .192 .409 .016 11.925***

<표 3>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

***p <.001

[그림 2] 연구 모형 분석 결과

다. 수정 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에 유의하

지 않은 경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모두 학

교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기존 연구 모형의 가설이 일부 기각

되었음을 의미하며, 모형이 비교적 간명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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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개별 경로를 제거하여 더욱 간명한 모형을 구

성하고자 하였다. 구성된 수정 모형은 [그림 3]과 같고, 기존 연구 모형과 수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그림 3] 수정 모형 

모형 χ2 df χ2/df CFI TLI RMSEA AIC

연구모형 5.694 3 1.898 .999 .995 .021 53.694

수정모형 7.056 6 1.176 .999 .999 .009 49.056

<표 4> 연구 모형과 수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수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은 7.056(df=6, p=.316)으로 유의확률이 .05보다 높았

고, 표준카이제곱(normed chi-square)값이 1.176으로 절대값 2보다 작아 연구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도 지수 또한 CFI와 TLI 모두 .999로 .95보다 큰 

값을 가졌고, RMSEA는 .009로 .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 모형과 마찬가지로 

수정 모형 역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수정 모형은 연구 모형

에 비해 표준카이제곱 값과 RMSEA가 감소하고, TLI가 증가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형 비교를 위해 AIC 지수를 함께 살펴 보았다. AIC 값은 낮을수록 더 좋은 적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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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것으로 본다. 연구 모형과 수정 모형의 AIC 값을 비교한 결과 수정 모형이 연구 

모형에 비해 AIC 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적합도 지수들을 고려하였을 때 보

다 간명한 모형인 수정 모형이 더욱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정 

모형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모형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최종 모형 및 경로계수

라. 최종 모형의 효과분해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의 매개효과 및 최종적으로 결정된 

모형의 경로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한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직·간접효과의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최종 모형에 포함된 모든 경로

들의 직·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폭력둔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위비행이 부분매개하고, 지위비행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

치는 영향을 폭력둔감성이 완전매개함을 의미한다. 즉, 연구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이 매

개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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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effect B β S.E.
95% CI

lower upper

가족기능

→지위비행 직접효과 -.105*** -.174 .013 -.131 -.080

→폭력둔감성
직접효과 -.116*** -.167 .015 -.147 -.087

간접효과 -.044*** -.063 .006 -.056 -.033

→학교폭력 가해 간접효과 -.029*** -.088 .003 -.035 -.023

학급분위기

→지위비행 직접효과 -.166*** -.303 .012 -.191 -.141

→폭력둔감성
직접효과 -.225*** -.357 .014 -.253 -.197

간접효과 -.069*** -.110 .007 -.083 -.057

→학교폭력 가해 간접효과 -.053*** -.178 .004 -.060 -.045

지위비행
→폭력둔감성 직접효과 .416*** .363 .027 .363 .470

→학교폭력 가해 간접효과 .075*** .138 .006 .063 .087

폭력둔감성 →학교폭력 가해 직접효과 .179*** .382 .010 .160 .200

<표 5> 최종 모형의 효과분해 결과

***p <.001

V. 결 론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부정적일수록 지위비행이 증가하였다. 가족기능이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

향은 선행연구에서도 꾸준히 보고된 바 있다. 일례로, 김준호 등(2002)은 가족이 규범과 

정서적 안정의 제공에 실패하는 경우 지위비행의 발생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또

한, 학급분위기가 지위비행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가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학급 내에

서의 호의적인 사회적 관계를 비롯한 학급 분위기가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Sprott(2004)의 연구와 궤를 같이한다.

둘째로,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부정적인 경우 지위비행이 증가하며, 가족기능과 학

급분위기가 부정적이고 지위비행이 증가하는 경우 폭력둔감성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이

때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폭력둔감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지위비행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land(1996)는 폭력적인 환경에서 사는 아동들은 폭력이 그들의 목

표를 달성하는 데 용인되는 수단이라는 것을 배운다고 주장하였고, Mrug 등(201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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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맥락에서 경험한 폭력이 폭력에 대해 둔감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는데, 부정적 가

족기능과 부정적 학급분위기, 이에 따른 빈번한 지위비행이 폭력둔감성의 증가로 이어진

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요인들이 청소년이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

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로,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위비행과 폭력

둔감성이 매개변인으로 기능하였는데, 이때 지위비행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폭력둔감성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는 다소 상이하게 가

족기능, 학급분위기, 지위비행은 학교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폭력둔

감성을 매개하는 경우에만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부정적인 가

족기능과 부정적인 학급분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지위비행 경험이 비교적 많다고 하더라

도 폭력에 둔감해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가해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처

럼 폭력둔감성이라는 매개변인은 학교폭력 가해를 일으키는 데에 매우 직접적이고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활발히 연구되지 않은 폭력둔감성을 매개

변인으로 투입하여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라는 사회환경적 요인이 지위비행과 폭력둔감

성을 거쳐 학교폭력 가해에 이르는 경로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

며, 특히 가족기능, 학급분위기, 지위비행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폭력둔감성

이 완전매개하였다는 점은 눈여겨봄 직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가해로 향하는 경

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폭력둔감성에 대한 개입이 학교폭력 예방에 

특히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폭력에 대한 둔감성을 완충하는 요인으로서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폭력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강조하고, 피해

자를 향한 공감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학교폭력의 종

류에 대해 지속해서 주지시켜 학교폭력을 장난이 아닌 폭력 그 자체로 인식할 수 있게끔 

접근하는 것 또한 폭력에 민감성을 갖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

들의 폭력 노출 경험을 줄임으로써 폭력에 대한 둔감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학교폭력의 예방에 있어서 가족과 학급의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인

이다. 폭력둔감성만큼 결정적인 요인으로 두드러지지는 않았으나, 지위비행과 폭력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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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차례로 영향을 미쳐 결국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의 회복은 학교폭력 가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안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인이 단순히 가정 및 학급 

장면에서의 폭력에 대한 노출 경험이 아닌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임을 고려하면, 가족 

구성원, 교사 및 학급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나 가족과 학급의 폭력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모두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는 폭력에 대한 둔감화에 따른 공격적 행동을 폭력적인 

미디어 혹은 지역사회 폭력 노출과 관련하여서만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확인되지 않

은 새로운 결과이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비슷한 결과가 중학생, 고등학생 집단에서도 도출

되는지, 혹은 비단 학교폭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범죄 장면의 범죄 행동 발달 

궤적에 있어서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남녀 학생 참가자를 모집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학년, 지역 및 여성의 표본이 적고, 몇몇 지역이 누락된 점, 표본 추출 방식이 학교

의 자율적인 신청으로만 진행된 점으로 인해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문제도 존

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체적 폭력인 폭행과 관

계적 폭력인 따돌림 점수를 합산하였다. 하지만 Wang 등(2009)는 남학생은 신체적 또

는 언어적 학교폭력에 더 많이 가담하는 반면, 여학생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형태의 학교폭력에 가담한다고 주장하였고,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관계적으로 공격적이며(Crick & Groptpeter, 1995), 관계적 피해를 더 많이 

입는다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Nixon et al., 2011). 본 연구에서 합산하여 사용한 

학교폭력 가해 측정 문항은 각각 남학생에게서 우세한 학교폭력 유형과 여학생에게서 

우세한 학교폭력 유형으로, 각 학교폭력 가해 유형별 발달경로와 성차를 살펴볼 수는 없

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성별과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행동의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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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각 폭력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보거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변인으로 

추가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알아

보고자 한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을 거쳐 학교폭력 가해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의 시간적 선후를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부정적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 빈번한 지위비행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폭력에 더욱 둔감하게 만든다는 인

과적인 가설을 엄격하게 증명하기에는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가 향후 종단

적 연구를 통해 추가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에서 피해와 가해를 중복해서 경험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국내

의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가해 경험이 존재한다고 응답

한 학생 중 38.4%가 피해 경험도 함께 보고하였다(김혜자 등, 2021). 매우 심각하지 

않은 범죄의 피해자는 둔감화로 인해 피해자가 아닌 사람보다 범죄에 대한 정서적, 인지

적 반응이 적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Di Tella et al., 2019), 학교폭력의 피해 경

험 또한 폭력에 대한 둔감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

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변인으로 추가하여 함께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관심은 절대 적지 않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학교폭력

의 예방보다도 가해자에 대한 사후 처벌과 대책에 이목이 쏠리는 것이 사실이다. 자아정

체감을 발달시키는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경험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학교폭력의 대책은 엄중한 처벌보다도 학교폭력의 예방을 우선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와 같이 학교폭력 발생 기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자 하는 연구가 향후에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연구 결과가 단순한 연구 결과

로만 그치지 않고 정책적 관심과 논의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

리라고 생각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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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Family Function and Classroom Climate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Violence Offending:

Mediating Effect of Status Offense and Desensitization to Violence

San Ul Park* ･ Soo Jung Lee**
1)

To understand the socio-environmental causes of school violence, an explanation 

of how environmental factors lead to school violence is necessary. The present study 

aimed to identify the pathways through which family functioning and classroom 

climate influence school violence offending through status offenses and 

desensitization to violen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Violence Assessment Inventory, 2,473 samples were collected, and 

2,102 samples were used in the analysis after excluding missing data.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nd bootstrapping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negative family functioning and classroom climate increase status 

offenses, and desensitization to violence increased offending of school violence. 

However, family functioning, classroom climate, and status offenses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school violence offending, and only desensitization to violence 

had a direct effect on school violence offending.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terventions to prevent school violence should be directed at increasing sensitivity 

to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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