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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정형태가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가정의 형태 중에서 결손가정에 초점을 두고 양친가정과 결손가정 자녀들의 

비행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양친가정과 결손가정에서 청소년 비행에서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과정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2001년 10월에 서울시내 11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분석대상자는 1,004명의 일반 중·고등학생이다. 또한 결손가정이 가정의 양육방

식 및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인과 및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ANOVA), 상관관계와 

회귀분석, 경로분석(path analysis) 등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은 양친가정의 청소년에 비하여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손가정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효과와 자녀양

육을 매개로한 간접효과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결손가정으로 인하여 

파생된 가정문제 및 적절한 자녀양육의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결손가정 자체의 

문제보다는 결손가정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 및 사회화 등의 문제가 청소년 비행의 

주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결손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의 

역할을 충분하게 한다면 자녀의 비행이 줄어들 수 있으며, 또한 양친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자녀의 비행이 증가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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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릿글

우리 사회는 지난 50여 년 동안 산업화 및 도시화 등을 통하여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가족과 관련되어서도 나타났으며, 가족의 구조 및 

역할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이혼의 증가로 그동안 정상적인 형태의 가정으로 

인식하였던 양친가정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이혼과 더불어 맞벌이부부, 주말부

부, 재혼 등이 증가함으로서 전통적인 양친부모에 의한 가정과는 다른 한부모 가정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가정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

안 우리가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인식하였던 생물학적 부모에 의한 양친가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른바 전통적 가정의 ‘해체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학의 영역에서 가정은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를 발생시키거나 통제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은 가정의 형태와 가정의 역할로 구분되어 다루어졌다. 

특히 가정의 형태 측면에서는 생물학적 부모에 의한 양친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즉 

부모 중 한편이 부재하는 ‘결손가정’에서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의 차이가 있는가에 초

점이 맞추어 있었다. 대체적으로 양친가정보다 결손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비행

이나 범죄를 더 저지를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가정의 역할 측면에서는 가정의 

자녀양육방식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정에서 적절하게 

자녀양육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의 비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와 같이 결손

가정과 같은 가정의 구조적 형태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과 같은 가정의 역할 모두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정형태가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정의 형태 중에서 결손가정에 초점을 두고 양친가

정과 결손가정 자녀들의 비행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양친가정과 결손가정에

서 청소년 비행에서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과정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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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결손가정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자녀양육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Ⅱ.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일반적으로 가정(family, home)은 결혼이나 혈연에 의하여 부부와 자녀, 그리고 근

친에 의하여 구성된 생활공동체로 정의된다. 사회적 기관으로서 가정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 사회화, 사회통제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가정은 자녀에게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삶의 자원 및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사회규범을 내면화시키고, 

비행이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하여 일탈을 억제하는 기능을 함으로

써, 인습적 가치 및 질서의 수용 및 순응행위를 가능케 한다. 이러한 가정의 기능은 

자녀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대체로 부모에게 주어져 있다(Parsons and Bales, 1956). 

가정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결혼에 의한 부부와 출산이나 입양 등에 의한 자녀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가정의 형태는 부모 및 근친과의 공동생활양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부모와 자녀에 의하여 구성된 가정을 '양친가

정(intact home)'이라고 한다. 그에 비하여 부부의 이혼, 별거, 사망, 재혼 등으로 인하여 

생물학적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데 한편이 부재한 가정을 ‘결손가정(broken home)’이라

고 한다.1) 가정에서 부모 중 한편의 부재는 가정의 역할을 수행할 보호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가정에서 보호자의 부재는 자녀양육이나 사회화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아버지는 밖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활

동에 참여하고, 어머니는 가정에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로 보았

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머니는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보호, 사회화, 행동통제 등을 책임

1) 그러나 최근에는 결손가정이라는 용어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폐기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한부모가정’이나 ‘대안가족’이라는 용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부모에 의한 조손가

정, 부모가 없는 소년가장가정 등도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손가정이라는 용어가 비록 부정적

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더라도 생물학적 부모에 의한 양친가정과 대비하여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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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 중 한 편의 부재는 가정의 경제적 터전과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의 부재는 가정의 경제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

으며, 어머니의 부재는 가정에서의 양육과 보호, 그리고 사회화 및 통제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Monahan, 1957; Sterne, 1964; Rosen, 1985; Wells and Rankin, 1986). 이와 

같이 결손가정은 부모의 한 편의 부재로 인하여 양친가정에 비하여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 사회화, 그리고 행동통제에 대하여 열악할 것이라고 인식되었다. 

결손가정과 비행 간의 관계는 미국 범죄학의 형성과정부터 활발하게 다루어진 영역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계급과 범죄간의 관계에 대한 논쟁과 유사하게, 사회적

으로 격렬한 논쟁거리를 제공하였지만 학문적으로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상호간의 비판과 논박이 지속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결손가정은 이혼, 별거, 사망 

등으로 인한 편부모 가정이며, 이러한 결손가정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어려

움 및 가정갈등의 심화, 부모와의 정서적 애착과 유대감의 약화, 사회화 역할모형의 

부재, 자녀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적 통제 및 훈육의 부족,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대한 감독부재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적 요인들이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양친가정의 자녀보다 비행 및 범죄를 더 저지르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근거

하여 결손가정과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비행이 양친가정보다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Weeks and Smith, 

1939; Monahan, 1957; Browning, 1960; Morris, 1964; Rosen, 1969). 이러한 결과는 

미국에서 1950-60년대까지는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이와 같은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한 비

판적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이전의 연구는 주로 국가의 공식통계와 경찰 및 교도소의 

교정시설에 수용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 및 분석방법 등의 방법론

적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자기보고식 조사에 의한 

연구들은 결손가정과 같은 가정의 구조적 형태보다는 가정의 갈등과 같은 가정의 역할

이 청소년의 비행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Berger and Simon, 1974; 

Hennessey et al., 1978; Canter, 1982). 이러한 연구들은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고,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가정의 형태보다는 가정의 기능이 더 중

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랜킨(Rankin, 1983)은 이러한 연구에서의 표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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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정과 비행의 측정, 연령과 성 간의 상호작용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결손가정의 

개념을 명료화시키고, 결손의 유형 및 기간에 따라 정교하게 분석한 후 결손가정이 자

녀의 비행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

대 이후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결손가정과 같은 가정의 형태를 강조하는 견해는 점차 

약화되었다. 미국에서도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이혼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통적인 

양친가정은 더욱 줄어들었고, 이 상황에서 결손가정이 청소년 비행의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웰스와 랜킨(Wells and 

Rankin, 1991)은 그동안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에 대한 50개의 경험적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두 현상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와 같이 결손가정과 자녀의 비행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분석의 문제가 제기되

자, 결손가정이 자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가정의 분위기 및 관계, 가정의 

역할 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Patterson, 1982; Hirschi, 

1983). 이후의 연구들은 결손가정과 같은 가정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거나, 가정의 구조

를 무시하고 가정의 기능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가정의 구조 기능간의 상호작용이나 매

개관계를 통하여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Rosen, 1985; 

Sampson and Laub, 1995). 

결손가정과 같은 가정구조와 자녀양육 등 가정의 역할이 서로 연관되어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미국 범죄학의 초기에도 제기된 바 있다. 쇼우와 맥케

이(Shaw and Makey, 1932)는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의 결손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지만, 두 현상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가정의 형태

와 더불어 가정의 관계 및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을 제안하였다. 글릭 부부

(Glueck and Glueck, 1950)는 비행에 있어서 가정의 구조와 가정의 기능적 요인을 

모두 강조하였다. 그들은 가정의 기능을 부모의 훈육, 어머니의 감독, 부모의 애정, 가

정의 결집력 등으로 파악하고, 엄격하지만 변덕스럽거나, 또는 너무 관대한 부모의 훈

육, 자녀의 잘못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감독 등이 자녀의 비행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나이(Nye, 1958)는 가정의 구조적 요인과 기능적 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

는 영향과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다루었다. 그는 결손가정과 부부간의 행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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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양친가정보다 상대적

으로 더 많은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간의 행복지수가 높을수록 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 

그러나 결손가정과 청소년비행 간의 관계에 대하여 이론적 측면에서 체계화시키려는 

노력은 웰스와 랜킨(Wells and Rankin, 1986)에 의하여 시도되었다. 그들은 가정과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결손가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결손가정모형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방법론적 연구의 필요

성을 주장하였다. 가정은 자녀의 사회화 및 인성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며, 사회규범을 사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결손가정과 비행 간의 관계를 사회

화, 사회통제, 사회구조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사회화의 측

면에서 결손가정은 적절한 모방모형, 사회화 역할모형, 정서적 유대, 의사소통 등에서 

결함을 보이기 때문에 양친가정보다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통제의 측면에서 가정은 사회의 규범과 법을 준수하게 하는 기관이다. 가정은 사회

화뿐만 아니라 통제 및 처벌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가정에서 지켜야할 규범을 정하

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규범을 준수케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정은 규정, 감시, 감독, 처벌 등의 사회통제를 한다. 결손가

정에서 자녀의 행동에 대한 통제는 양친가정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비행을 유발할 가능

성이 높다. 또한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가정은 개인의 물질적 생활을 반영하는 사회경제

적 단위이며, 이는 그 가정에 속한 자녀의 교육기회, 직업 등을 결정한다. 문화적 측면

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계를 위치지우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결손가정은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지원, 관심, 사회화, 통제 및 감독 등이 

양친가정에 비하여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의 비행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

은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을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사회화, 사회통제 등의 측면을 매개

로한 간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였다. 이후 이러한 견해에 근거한 결손가정과 

비행 간의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자녀양육을 매개로한 간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가 시

도되고 있다(Rebellon, 2002; Demuth and Brow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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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는 경험적 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가정환경이 청소년 비

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국내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는 가정적 

환경보다는 또래집단이나 친구관계, 학교 등에 더 치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가정환경이나 자녀양육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김준호·김순형, 1995; 김준호·김선애, 1996; 정기선·민수

홍·이희길, 2001; 이성식, 2003; 기광도·이희길, 2004; 전영실, 2007).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정의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는 독립된 연구주제로 다

루어지기 보다는 가정환경의 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분석됨으로써(김준호·김순형, 

1995; 이성식, 2003; 기광도·이희길, 2004; 유안진·이점숙·서주현, 2005, 전영실, 

2007), 체계적으로 연구된 것은 매우 적은 편이다(김행자, 1977; 정소희, 2006).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

를 자녀양육의 매개과정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1>은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결손가정은 직접적

으로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자녀양육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즉 결손가정은 자녀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자녀양육방식이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 및 매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결손가정이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 

및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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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모형

       결손가정                                       청소년 비행 

                               자녀양육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2001년 10월에 서울시내 

11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조사대상 학

교는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강남과 강북지역에서 선정하였다. 중학

교는 4개교를 선정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남자고등학교 2개교, 여자

고등학교 2개교)와 실업계 고등학교(3개교)가 모두 포함되도록 선정하였다. 중학교에

서는 한 학년에서 하나 또는 두 학급을 선정하였고,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과 2학년에서

만 하나 또는 두 학급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학급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그 결과 1,012명의 일반 중·고등학생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부실한 8개를 제외하고 1,004명을 분석에 포함시켰다(정기선·민수홍·이희길, 2001). 

결손가정이 가정의 양육방식 및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인과 및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ANOVA), 상관관계와 회귀분석, 경로분석(path analysis) 등을 사용

하였다. 변량분석을 통하여 양친가정과 결손가정에서의 청소년 비행의 차이, 결손가정 

중 편모가정과 편부가정에서의 비행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은 

결손가정과 자녀양육, 그리고 청소년 비행간의 전반적인 관계양상 및 직·간접적인 효

과를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경로분석은 결손가정과 자녀양육, 그리고 비행간의 

매개 및 인과효과를 밝히는데 사용되었다. 상관관계분석은 각각의 변인간의 개별적인 

관계를 살펴볼 수 있지만, 회귀분석은 여러 독립변인들이 하나의 독립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경로분석은 변수간의 인과 및 매개효과를 밝히는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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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들이 서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방정

식에 포함되어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지만, 경로분석에서는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가 설정되고 그러한 관계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 따라서 변수들 간의 이론

적 관계에 대한 검증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Fox, 1991). 

3. 변수의 측정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결손가정은 양친가정과 결손가정, 그리고 결손가정은 다시 편모가정과 편

부가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녀양육은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및 의사소통, 자녀

의 행동에 대한 감독, 그리고 자녀의 잘못에 대한 처벌적정성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은 지위비행과 심각한 비행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통제변수로서 가정의 측면에서는 

경제적 수준, 자녀의 측면에서는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변수의 척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형태는 양친가정과 결

손가정으로 구분하였다. 양친가정은 생물학적 부모와 같이 사는 가정이며. 결손가정은 

생물학적 부모 가운데 한 편이 부재한 가정으로 구분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가

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편을 1, 잘 사는 편을 5로 할 때, 응답자의 가정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로 파악하였다. 자녀양육 가운데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은 부모에 대한 존경이나 

믿음 등으로 파악하고,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학교생활 및 장래 등에 대한 자녀

와 부모간의 대화의 정도로 파악하였다.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은 집 밖에 있을 때,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등에 대한 파악정도로 측정하였고, 자녀의 잘못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은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일관되고, 연관성 있으며, 적절한 정도로 

제재를 하는가로 파악하였다.2)  

2) 척도에 사용된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은 (1) 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 나는 아버지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한다, (3) 나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4) 나는 어머니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4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4개의 문항에 대한 산술

적 합으로 측정하였고,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1) 나는 나의 장래에 대해 부모님과 상의하는 

편이다, (2) 나는 학교생활에 대해 부모님과 자주 이야기한다, (3)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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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소년 비행은 12-20세의 청소년들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지위비행이나 질서

위반, 형법위반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 비행은 지위비행과 

심각한 비행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지위비행은 청소년으로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비행은 지난 1년 동안 술집출

입, 흡연, 무단외박, 무단결석, 비디오방 출입, 포르노물 보기, 채팅을 통한 음란한 대화

를 한 경험 등의 7개의 행위로 측정하였다. 심각한 비행으로는 지금까지 타인의 폭행, 

위협이나 폭력으로 남의 돈이나 물건 빼앗기, 흉기 소지, 상점절도, 다른 사람의 현금이

나 물건 절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 물건이나 돈을 얻기, 학교시설이나 공공시설 부수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기 등의 8가지의 행위를 한 경험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비행의 측정은 분석에서는 비행여부나 비행을 저지른 횟수보다는 비행성향에 

초점을 두고 측정하였다. 그리고 지위비행과 심각한 비행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이유

는 비행유형간의 관계양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비행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요인

들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Ⅳ. 분석결과

1. 자료의 일반적 특성

결손가정이 자녀양육과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주요 변수의 

기본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결손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은 조사된 

1,004명 가운데 833명(82.9%)이고, 결손가정은 168명(16.8%), 무응답 3명(0.3%)으로 

얘기한다의 3개의 문항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부모에 의한 자녀행동에 대한 감독은 (1) 집 밖에 

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 (2) 집 밖에 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아신다, (3) 집 밖에 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신다, (4) 집 밖에 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알고 계신다의 4 문항으로 파악하였고, 자녀의 잘못에 대한 

처벌의 적정성은 (1) 부모님은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별로 상관 않고 넘어간다, (2) 부모님은 내가 

하지 말아야할 행동에 대해 규칙을 정해준다, (3) 부모님은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꾸중이나 벌을 주신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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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α값
 결손가정1) 0 1

 경제적 상황 1 5 3.13 .85

 성별2) 0 1 

 연령 12 21 16.76 1.44

 애착 4 16 12.56 2.95 .76

 의사소통 3 12 7.63 2.54 .80 

 감독 4 12 8.51 2.28 .79

 처벌 3 12 8.83 1.83 .47

 지위 비행 0 21 3.71 4.55

 심각한 비행 0 24 3.16 4.24

1) 결손가정, 0 : 양친가정, 1: 결손가정;   2) 성별, 0: 남자, 1: 여자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청소년이 585명(58.3%), 여자청소년 418명(41.7%)으

로 나타났으며, 연령의 경우에는 12세 33명(3.3%), 13세 122명(12.2%), 14세 138명

(13.7%), 15세 183명(18.2%), 16세 309명(30.8%), 17세 214명(21.3%) 등으로 나타났

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어려운 편이다 33명(3.3%), 다소 어려운 편이다 

159명(15.8%), 보통이다 511명(50.8%), 다소 여유있는 편이다 249명(24.8%), 잘 사는 

편이다 53명(5.3%)으로 나타났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특성

그리고 자녀양육에 속하는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 그리고 비행 등에 대한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에 대한 척도는 최저값이 6, 최고값이 

24이고, 평균이 18.54, 크론바하의 α값은 .91로 나타났다. 이러한 척도의 값이 높을수

록,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이 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정

도에 대한 척도는 최저값이 3, 최고값이 12이고, 평균이 7.63, 표준편차가 2.54이며, 

크론바하의 α값은 .8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척도의 값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에 대한 척도는 최저

값이 4, 최고값이 12이고, 평균이 8.51, 표준편차가 2.28이며, 크론바하의 α값은 .7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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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척도의 값이 높을수록,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감시는 엄격한 것을 뜻한

다. 그리고 자녀의 잘못에 대한 부모의 처벌의 적절성에 대한 척도는 최저값이 3, 최고

값이 12이고, 평균이 8.83, 표준편차가 1.83이며, 크론바하의 α값은 .47로 나타났으며, 

척도의 값이 높을수록, 자녀의 잘못에 대한 부모의 처벌이 적절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종속변수가 되는 지위비행의 경우는 최소값이 0, 최고값이 21, 평균이 3.71로 나타

났으며, 심각한 비행은 최소값이 0, 최고값이 24, 평균이 3.16으로 측정되었다. 

2. 결손가정에 따른 청소년 비행

결손가정의 여부 및 유형이 자녀의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결손가정여부가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결손가정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로 한다. <표 2>는 가정의 형태, 즉 결손가정과 양친가

정에 따른 청소년 비행에 대한 변량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청소년의 경우, 양친가정 

청소년들의 지위비행정도는 3.41이며,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은 5.26으로 나타났고, 심

각한 비행에서는 양친가정 3.08, 결손가정 3.73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손가정의 청소년

들이 양친가정의 청소년들보다 지위비행을 더 저지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심각

한 비행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가정형태에 따른 비행정도

사례수
지위 비행 심각한 비행

평균 F 값 평균 F 값

전체

양친가정 833 3.41

23.62***

3.08

3.29결손가정 168 5.26 3.73

소계 1001 3.72 3.19

남자

양친가정 496 4.35

15.83***

3.76

4.62*결손가정 88 6.57 4.90

소계 584 4.69 3.93

여자

양친가정 336 2.02

16.94***

2.09

0.86결손가정 79 3.86 2.48

소계 415 2.37 2.18

* : p < 0.05,  ** : p < 0.01,  ***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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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손가정에 따른 비행의 차이를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결손가정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다. 지위비행의 경우, 양친가정의 남자청소년들은 비행정도가 4.35, 결손가정에서는 

6.57로 나타났으며, 심각한 비행에서도 양친가정 3.76, 결손가정 4,90으로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청소년의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양친가정 2.02, 결

손가정 3.8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심각한 비행의 경우에는 비록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결손가정의 유형에 따라 자녀의 비행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3>은 결손가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청소년 비행정도를 살펴

본 것이다. 먼저 전체청소년의 경우, 지위비행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양친가정은 3.41, 

편부가정은 6.55, 편모가정 5.73, 조손가정 등의 기타 가정 2.62로 나타났으며, 심각한 

비행에서도 양친가정 3.08, 편부가정 5.58, 편모가정 3.69, 기타가정 1.97로 나타나,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손가정 

중에서 편모가정보다 편부가정의 청소년들이 비행을 더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결손가정유형에 따른 비행정도

사례수
지위 비행 심각한 비행

평균 F 값 평균 F 값

전체

양친가정 833 3.41

13.39***

3.08

5.42***

편부가정 36 6.55 5.58

편모가정 97 5.73 3.69

기타 가정 35 2.62 1.97

소계 1001 3.72 3.19

남자

양친가정 495 4.35

13.35***

3.76

5.58***

편부가정 23 8.52 6.95

편모가정 48 7.39 5.00

기타 가정 17 1.64 1.88

소계 584 3.69 3.93

여자

양친가정 366 2.03

5.92***

2.09

0.49

편부가정 13 3.07 3.15

편모가정 49 4.10 2.41

기타 가정 17 3.76 2.17

소계 415 2.37 2.16

* : p < 0.05,  ** : p < 0.01,  ***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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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양친가정 4.35, 

편부가정 8.35, 편모가정 7.39, 기타 가정 1.64로 나타났으며, 심각한 비행의 경우에는 

양친가정 3.76, 편부가정 6.95, 편모가정 5.00, 기타 가정 1.88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청소년의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양친가정 2.03, 편부가정 3.07, 편모가정 4.10, 기타 가

정 3.76으로 나타났으며, 심각한 비행의 경우에는 편부가정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

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 가정의 형태, 즉 양친가정과 결손가정, 그리고 결손가정 중에서 편부가정과 

편모가정에서의 청소년비행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양친가정보다 결

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지위비행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각한 비행에

서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손가정 중에서 편모가정보다 편부가정의 

청소년들이 지위비행이나 심각한 비행 모두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손

가정 등의 기타가정에서는 양친가정보다도 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보다 비

행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위비행이나 심각한 비행 

모두 양친가정보다 결손가정에서 더 많이 저질러지며, 편모가정보다 편부가정에서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위비행은 양친가정보다 

결손가정에서 비행이 더 많이 발생하지만, 편부가정보다 편모가정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각한 비행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손가정, 자녀양육, 그리고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분석

가정의 형태, 즉 결손가정에 따라 자녀의 비행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그러한 차이는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손가정과 비행간의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인가, 매개관계인가 또는 허위관계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결손가정이 직접적으로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자녀양육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녀양육은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감독, 자녀의 잘못에 대한 부모의 처벌 등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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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손가정이 자녀양육과 자녀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여 분석하

기로 한다. 가정적 측면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 청소년의 측면에서는 성별과 연령

을 통제요인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성별은 남자청소년을 0, 여자청소년

을 1, 결손가정의 경우는 양친가정은 0, 결손가정을 1로 하는 가변인(dummy variable)

으로 구성하였다. 

<표 4>는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를 분석한 상관관계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결손가정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친가정보다 결손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손가정은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감독, 처벌과는 부(-)의 관계를 보이

고 있다. 이는 양친가정보다 결손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의 정도가 낮고, 자녀

의 행동에 대한 감독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며, 또한 자녀의 잘못에 대한 처벌도 적절하

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는 

지위비행이나 심각한 비행 모두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양친가정의 청소년들보다 결

손가정의 청소년들이 비행을 더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가정환경과 청소년 비행간의 상관계수(N=879)

(1) (2) (3) (4) (5) (6) (7) (8) (9) (10)

(1) 성별1) 1.00

(2) 연령 -.15*** 1.00

(3) 결손가정2) .04 .01 1.00

(4) 경제적 수준 -.03 -.18*** -.18*** 1.00

(5) 애착 -.04 -.13*** -.18*** .21*** 1.00

(6) 의사소통 .16*** -.06 -.06 .12*** .41*** 1.00

(7) 감독 .14*** -.08 * -.11*** .14*** .25*** .42*** 1.00

(8) 처벌 .03 -.19*** -.08* .15*** .20*** .19*** .19*** 1.00

(9) 지위 비행 -.26*** .34*** .16*** -.09** -.13*** -.15*** -.25*** -.18*** 1.00

(10) 심각한 비행 -.21*** .21*** .09** -.12*** -.17*** -.19*** -.23*** -.13*** .61*** 1.00

* : p < 0.05,  ** : p < 0.01,  *** : p < 0.001
1) 성별, 0: 남자, 1: 여자,  2) 결손가정, 0 : 양친가정, 1: 결손가정

가정의 경제적 수준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의 유형인 애착, 의사소통, 감독, 처벌과는 



56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77호, 2009 ·봄호)

정(+)의 관계로 나타났고, 자녀의 비행과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경제

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애착, 의사소통, 감독, 처벌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며, 

자녀의 비행도 적은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의 성별의 경우, 성별과 부모의 자녀양육과

의 관계는 정(+)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비행과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

은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부모의 감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행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연령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애착, 

감독, 처벌과는 부(-)의 관계, 비행과는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연령이 

많을수록, 부모의 애착, 감독, 처벌은 약화되며, 비행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부모의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양친가정은 결손가정보다 가정의 경제적 수

준이 높으며, 결손가정보다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의사소통, 감독, 그리고 처벌이 적절

하게 이루어지며, 자녀의 비행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결손가정이 자녀의 양육과정 및 비행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

기로 한다. <표 5>는 결손가정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영향이 자녀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분석한 것이다. 제시된 값은 보통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ethod)으로 구한 

표준화된 회귀계수(β-coefficient)이다. 이러한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하여 각각의 독

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한 

평가는 독립변수간 상호독립적이라는 가정에서만 유용하다(Fox, 1991). <표 4>에 나타

난 바와 같이 결손가정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러므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결손가정이 자녀양육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자녀의 성과 연령을 통제한 후에도 결손가

정이 자녀양육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손가정은 자녀의 성별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4>의 상관관계분석과 비교하면, 자녀의 잘못에 대한 처벌과의 관계는 사라

진 것으로 나타났고, 애착과 감독의 경우에는 관계의 정도가 다소 약화된 것을 보여준

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의 경우에는 상관관계분석과 관계의 정도만 약화된 것으로 나타

났고, 청소년의 성별 및 연령의 경우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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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가정은 자녀의 성별 및 연령,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통제하여도 자녀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결손가정은 양친가정에 비하여 자녀와 

부모간의 애착과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 자녀양육에 대한 회귀분석

애정 의사소통 감독 처벌 

 결손가정1) -.15*** -.04 -.09** -.06

 경제적 수준 .16 *** .13 *** .13 *** .11***

 성별2) -.06 .16 *** .15 *** .02

 연령 -.10 *** .01 -.03 -.16***

 R² .08 .05 .05 .05

 F 비 19.88 *** 11.76*** 12.73*** 12.40***

 사례수 976 991 992 985

* : p < 0.05,  ** : p < 0.01,  *** : p < 0.001
1) 결손가정, 0 : 양친가정, 1: 결손가정,  2) 성별, 0: 남자, 1; 여자

다음은 결손가정이 비행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6>은 

결손가정이 자녀양육 및 비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결손가정이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모형(1)은 가정의 경제적 수

준, 자녀의 성별 및 연령을 통제한 상황에서 결손가정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결손가정은 자녀의 비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성별 및 연령,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통제하여도 결손가정은 자녀

의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자녀의 성별 및 연령, 가정의 경제적 

수준도 각각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친가정보다 결손가정에

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지위비행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형에 의한 지위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18%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각한 비행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의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는 결손가정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4>의 상관관

계분석에서 나타난 결손가정과 심각한 비행간의 정(+)의 관계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자녀의 성별 및 연령은 심각한 비행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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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형(1)에 의한 심각한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8%정도

로 나타났다. 

<표 6> 자녀비행에 대한 회귀분석

지위비행 심각한비행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1) 모형(2) 모형(3)

결손가정1) .16*** .13*** .05 .03

경제적수준 -.01* .03 -.08* -.02

성별2) -.21*** -.20*** -.19*** -.17***

연령 .30*** .28*** .15*** .14***

애정 -.07 -.05 -.11*** -.12***

의사소통 -.02 .01 -.07* -.05

감독 -.21*** -.18*** -.15*** -.13***

처벌 -.10** -.05 -.05 -.02

R² .18 .08 .22 .08 .07 .13

F비 53.29*** 21.13*** 33.49*** 20.74*** 18.91*** 17.35***

사례수 997 962 955 997 962 955

* : p < 0.05,  ** : p < 0.01,  *** : p < 0.001
1) 결손가정, 0 : 양친가정, 1: 결손가정,   2) 성별, 0: 남자, 1; 여자

모형(2)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및 의사소통,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 

자녀의 잘못에 대한 처벌 등의 자녀양육방식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가정의 자녀양육 중에서는 감독과 처벌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과 잘못에 대한 처벌이 적절할수록 

자녀의 지위비행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이나 의사소통

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형(2)에 의한 지위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8%로 나타났다. 심각한 비행의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과 의사소통, 

그리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위비행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지위비행에서는 부모의 감독과 처벌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심각한 비행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애착과 의사소통이 중요한 요인

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2)에 의한 심각한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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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모형(3)은 결손가정, 가정 및 자녀의 특성, 그리고 자녀양육 등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결손가정은 가정 및 자녀의 특성, 그리

고 자녀양육을 통제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자녀의 성별 및 연령도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자녀양육 중에서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모형(3)에 의한 지위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22%로 나타났다. 심각한 비행의 

경우에는 결손가정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성별 및 연령,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과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3)에 의한 심각한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13%로 나타났다.      

<그림 2>는 결손가정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간명하게 정리

한 경로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손가정과 가정의 경

제적 수준, 그리고 가정의 자녀양육 중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그리고 자녀의 행동

에 대한 감독이 자녀의 지위비행 및 심각한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경로분석을 위하여 먼저 각각의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가정

의 형태인 결손가정과 가정의 경제적 요인을 선행변수로 설정하고, 자녀양육의 유형인 

애착과 감독을 매개요인으로, 그리고 자녀의 지위비행과 심각한 비행을 종속변수로 설

정하였다.3)  

결손가정은 자녀의 지위비행에는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지위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과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결손가정은 자녀의 지위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녀양육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손

3) 앞에서 제시된 결손가정과 자녀의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더

라도, 이러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자료가 16-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측정된 변수간의 인과관계는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결손가정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자녀양육에 선행하는 것으로 전제하고자 한다. 

또한 16-18세 자녀의 자기보고식 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는 자녀양육과 비행간에는 인과관계상

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양육이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

지 큰 변화가 없이 안정적이었을 것으로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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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자녀의 심각한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이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결손가정과 자녀의 심각한 비행간에는, 약하지만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나, <표 6>의 회귀분석에서는 모형(1)이나 모형(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결손가정은 다른 통제요인이나 매

개요인을 고려하면 자녀의 심각한 비행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결손가정은 자녀의 양육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심각한 비행

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2> 결손가정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경로분석결과              

                                      .96

                       -.15     애착

                        .18                             -.08                   .95

     결손가정                               .11       지위비행

    -.18                                                       -.23  

                                                 -.14            .96

     경제적 수준          -.08                -.18      심각한 비행

                      

                      .13     감독

                                     .98

Ⅴ. 맺음글

지금까지 결손가정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상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양친가정의 자녀들에 비하여 비행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변량분석에서 

결손가정에 따른 자녀의 심각한 비행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상관관계분석에서는 결손가정과 지위비행 및 심각한 비행 모두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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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둘째로 결손가정의 유형, 즉 편모가정과 편부가정에서 자녀의 비행에서의 차이를 살

펴본 결과, 편모가정보다 편부가정의 자녀가 지위비행이나 심각한 비행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속가정 중에서 조부모와 살아가는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양

친가정의 자녀보다도 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조손가정 

청소년들의 활동성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로 성별에 따른 결손가정과 자녀비행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들은 

결손가정에 따라 지위비행이나 심각한 비행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여자청소

년의 경우에는 지위비행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심각한 비행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결손가정이 지위비행이나 심각한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만,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결손가정은 지위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심각한 

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로 결손가정의 유형에 따른 차이에서 남자청소년은 편모가정보다 편부가정에서 

비행이 많았지만,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반대로 편부가정보다 편모가정에서 지위비행

이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성부모와의 갈등, 즉 남자청소년들은 편부가정

에서 아버지와의 갈등, 여자청소년들은 편모가정에서 어머니와의 갈등이 비행을 더 유

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결손가정과 양친가정의 청소년들의 비행을 비교하여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결손가정여부가 자녀의 비행에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결손가정은 자녀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요인이나 매개요인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밝히기 위하여 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을 사용한 결과, 결손가정은 자녀의 지위비행에 

대해서는 직접적 영향,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통한 간접적 영향, 그리고 자녀양육을 

통한 간접적인 매개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각한 비행에 대해서는 

결손가정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자녀양육방식의 경우, 부모와 자

녀간의 애착, 의사소통,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 자녀의 잘못에 대한 처벌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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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녀양육 중에서 애착과 감독이 청소년의 비행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위비행에는 자녀양육방식 중에서 

감독의 영향이 높았고, 심각한 비행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형태, 특히 결손가정 청소년들은 양친가정의 청소년에 비하

여 비행을 더 저지른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현상은 결손가정으로 인하여 파생된 

가정문제 및 적절한 자녀양육의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결손가정 자체

의 문제보다는 결손가정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 및 사회화 등의 문제가 청소

년 비행의 주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결손가정을 생물학적 양친부모여부로 단순히 구분하고, 결손가정 

중에서 편모 및 편부가정에 따른 분석이 미흡하였으며,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소 무리한 인과 및 매개관계를 설정하였다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제

기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는 전통적인 생물학적 양친가정이 더욱 줄어들 것이며, 

한부모가정이나 재혼가정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점에서 결손가정에 대한 

정 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가정에서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결손가정,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

재가정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손가정의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가정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초래한다. 결손가정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과 보호, 그리

고 사회화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유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에 있어서도 결손가정은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은 양친가정의 청소년에 비하여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결손가정의 영향은 직접적인 효과와 자녀양육을 매개로한 

간접효과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의 가정의 변

화에 따른 범죄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야 할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는 가정환경이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의 범죄

는 가정에서 시작되고 또한 가정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가족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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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부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가정의 역할이다. 결손가정에서 자녀를 보

호하고 양육하며, 교육하고 훈육, 그리고 통제를 한다면 가족구성원의 부재는 비행의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현실적인 측면에서 가족구성원의 부재는 적

절한 자녀양육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

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먼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러한 부

재로 인하여 초래된 문제해결에 노력해야하고, 자녀도 또한 인식하고 노력한다면, 결손

가정의 문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변에서도 그러한 결손가정의 문제를 이

해하고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국가에서도 결손가

정 및 문제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결손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의 역할을 충분하게 한다면, 자녀의 비행이 줄어들 수 

있으며, 또한 양친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자녀의 비행

이 증가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결손가정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견해는 부당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가정구조에서 결손가정

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결손가정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결손가정을 비난하기보다는 결손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이해

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비록 결손가정에서는 중요한 가족구성

원의 부재에 의하여 가정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그러한 견해는 결손가정 스스로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부족한 가족구성원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을 확보하거나, 가족 구성원 스스로 부족의 문제를 가정 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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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Broken Home on Juvenile Delinquency

4) Ki, Kwang-D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empirically the effect of broken home on 

delinquency mediated through child rearing such as attachment and supervision.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broken home/delinquency relationship, there have 

been only a few systematic empirical studies on this relationship in Korea. 

Broadly defined, a broken home consists of a family in which at least one 

biological parent is absent through death, desertion, divorce, or separation. In 

this study, I measure broken home using dummy variable: it is coded "0' if it 

is intact home, and '1' if it is broken home. Child rearing is operationalized as 

a composite variable of four indicators: attachment, communication, supervision, 

and punishment. Delinquency is divided into two types: status delinquency and 

several delinquency. And I include sex, age and family income as control 

variables in a series of multi-variate analyse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drawn from a self-reported survey conducted in Seoul, in 2000. The sample 

consists of a total of 1,012,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ged between 12 

and 21.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broken home, child-rearing 

and self-reported delinquency, I u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Overall,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juvenile from broken home are more prone 

to delinquency than are those from intact homes. And broken home has exerted 

a direct effect on delinquent behavior, and an indirect effect through the child 

rearing such as attachment and supervision. From my study, it is implied that 

future research should attempt to develop a more refined mod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nd crim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aegu University. Ph. D. in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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