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83 -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

1)이 희 연
*

주제어 : 비행, 탈비행, 청소년, 근거이론, 질적연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전문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05. Vol. 16. No.1. pp. 383-420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에 관한 연구로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비행과정에서 탈

비행으로의 성공적인 변화를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 결과적으로 자

료에 근거하여 실체이론을 제시하고자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은 단순한 ‘비행소강상태나 비행중단기간’이 아

니라 ‘비행에서 벗어나 적응적 일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이었으며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 상

호작용을 통해 내적․외적으로 변화해가는 점진적인 발달적 과정으로, 비행문제를 가지고 있

는 청소년들도 세계 내 존재(being-in-the-world)로서의 자기(self)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

적인 성장욕구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청소년기 탈비행의 개입방향은 현재의 비행

억제나 제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청소년의 개별적, 심리사회적 욕구와 주관적 경험을 존중

하고, 청소년들의 자기(self)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성장욕구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의 

성장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구체적 개입전략은 조급한 개입의 효

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참여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는 

등 청소년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수용적 태도를 갖

고 청소년이 적응적 일상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켜봐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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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비행청소년에 대한 개입의 궁극적인 목표가 탈비행화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개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탈비행 현상에 대해 실제적인 이해를 돕는 연구가 필요하다. 어

떤 청소년들이 어떻게 비행과정에서 탈비행으로의 성공적인 변화를 하게 

되었는가? 변화를 일으킨 중요 요인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기의 탈비행화 과정과 

탈비행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

이며, 지금까지의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 범죄이론을 적용하여 

비행원인을 찾는데 집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비행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여 비행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실제 비행에 빠진 청소년들을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어서는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즉, 청소년이 

어떻게 비행에서 빠져나오는가에 대한 경험과정이나 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비행을 벗어나도록 돕는 효과적인 개입지점이나 전략을 찾지 못

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범죄경력의 중단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많아지고 있으나 대부분 성인의 탈범죄

(desistance from crime)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Laub & Sampson, 

2001), 청소년기의 탈비행(desistance from delinquency) 현상에 대한 이해

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기 동안의 탈비행은 분명 성인기

의 탈범죄와 다른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 데(Weitekamp & 

Kerner, 1994), 그에 대해 명백히 설명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그리고 청

소년기의 탈비행을 다룬 연구라 하더라도 대부분 비행예측요인을 설명하

면서 부수적으로 탈비행 예측요인을 단순히 비행예측요인의 역으로 나타

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LeBlanc & Loeber 1993). 그러나 실제 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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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예측요인이 단지 비행예측요인의 반대인지, 또는 독특한 요인이 있

는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Rutter, 198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기존에 연구된 것이 거의 없

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탈비행화 과정에 대한 경험과 의미에 대한 맥락적

인 이해를 하기 위해 질적연구 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 접근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의 탈비행화 과정에 대한 생생

한 정보를 얻고,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청소년이 탈비행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함으로 비행청소년에 대한 효

과적인 개입방향과 개입전략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과 실천적인 함의를 제

공하고 나아가 실체이론의 개발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Ⅱ.  청소년기 탈비행에  관 한  선행연 구

탈비행은 기본적으로 비행경력과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는데(Laub & 

Sampson, 2001), 이러한 비행경력을 다룬 기존의 이론적 접근들은 비행원

인론에 초점을 두고 어떤 사람이 비행을 저지르는지, 또는 범죄를 저지르

는 상황이 무엇인지 등 비행의 원인과 비행 및 재비행 예방에 중점을 두

고 비행경력문제를 다루어왔으며, 탈비행에 관해서는 간과하여왔다. 그러

나 최근 들어서 생애과정론에서 ‘탈(벗어남; desistance)’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어 탈비행에 관한 의미있는 요인들을 밝힌 중요한 연구가 나오고 

있다(Wright & Cullen, 2004; Bushway et al., 2003; Farrington, 2003;  

Hughes, 1998).

최근의 주요 연구에서 나타난 ‘탈비행’의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빈번

하고 심각한 비행이 줄어드는 과정(Fagan, 1989)’ 또는 ‘중단의 임시적 과

정’으로 볼 수 있으며(Laub & Sampson, 2001), 그러한 과정의 결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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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범죄경력의 영구적인 종말을 ‘진정한 벗어남’ 또는 ‘종결

(termination)’로 본다(Bushway et al., 2001). 그런데 사실 엄격한 의미에

서 완전한 중단인 '행위의 종결'은 인간이 죽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 때

문에 연구에 있어서 ‘종결’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범

행없음(nonoffending)의 최종상태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 과

정(desistance process)’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임시적 중단과정이나 감소

과정’을 포함한 인간발달의 ‘과정’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Bottoms et 

al., 2004; Laub & Sampson, 2001; Maruna, 2001; Loeber & Leblanc, 

1990). 그리고 또한 ‘벗어남’은 범행횟수감소나 중단기간과 같은 양적인 측

면보다는 범죄자 자신의 의미있는 질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며

(Bottoms et al., 2004; Bushway et al., 2001), 이와 관련하여 Farrall과 

Maruna(2004)은 Lemert(1951)의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에서 용어를 차

용하여 1차적 ‘벗어남’과 2차적 ‘벗어남’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즉, 1차적 ‘벗어남’은 범죄없는 기간 또는 소강상태를 의미하며, 2차적 ‘벗

어남’은 비범죄자로서의 정체감 또는 변화된 사람으로 보았으며, 일정기간

동안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는 ‘진정한 벗어남’이 아니라고 보

았다. 이를 종합하면 ‘벗어남’은 단순한 비행사건이 없는 비행중단상태나 

또는 범행없음의 최종단계라기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 시간

에 거쳐 변하는 발달적 과정이며, 의미있게 개인의 범죄성이 감소하는 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Bushway et al.,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

기 ‘탈비행’을 ‘비행중단시점이나 비행횟수의 감소 또는 비행중단기간’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비행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보고, ‘개인과 환

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외적으로 변화해가는 점진적인 발

달적 과정’으로 개념화 하고자 한다. 

이러한 ‘탈(벗어남)’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성인기의 탈범죄 현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청소년기 탈비행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드물긴 

하나,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청소년 탈비행의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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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또래, 지역사회, 제도 등과의 사회적 연대가 있으며, 또한 비행경력에

서의 누적적인 불이익의 감소와 변화를 위한 선택의 기회(option) 및 전환

점(turning point), 유능감 그리고 적응유연성 등이 있는데, 연구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arrington과 Hawkins(1991)은 아버지와 함께 여가활동하기, 학교에 전

념하기 등을 탈비행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Loeber 등

(1991)은 학교에서 철수되지 않음, 분열적 행동이 적음, 긍정적 동기와 태

도 등이 탈비행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Akers(1998)는 비행또래와의 접촉

차이를 가장 중요한 탈비행의 요인으로 보았으며, Thornberry와 

Krohn(2001)은 가족유대 강화 등 사회적 영향요소의 변화, 학업성취와 같

은 보호요인, 개입프로그램 등에 의해 탈비행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 많은 학자들이 청소년기 탈비행의 중요 요인으로 가족 및 학교와 

또래집단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Donenberg et al. 2002; Eddy & 

Chamberlain, 2000; Paternoster & Brame, 1997).

이러한 논의와 함께 Moffitt(1993)은 변화를 위한 선택기회(option)을 탈

비행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녀는 인생의 궤도(trajectory)는 ‘변화

(transition)’와 ‘선택(choice)’의 계속되는 과정인데 청소년들이 자신의 발

달궤도에서 누적된 불이익이 적을수록, 변화를 위한 선택기회가 많을수록, 

보다 성공적 방향으로 ‘변화’와 ‘선택’을 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과정을 만

들어 간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Elder(1998)는 인생의 전환점(turning 

point)을 인생과정의 성공적 변화를 가져오는 대표적 요인으로 보았는데, 

전환점의 주요한 특징으로 새로운 시작, 타임아웃이나 다시 생각할 수 있

는 유예기간, 자기 미래의 재생, 상호적인 접촉, 새로운 문화적 경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전환점은 특히 불이익을 당하는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큰 

기회와 잠재적인 전환을 제공해준다고 보았다(Elder, 1998). Sampson과 

Laub(1993, 2003)도 사회적 유대와 더불어 전환점을 탈범죄의 대표적 요

인으로 설명하였는데, 그는 사회유대 혹은 사회자본의 형성이 인생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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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점(turning point)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적인 전환점으로 결혼, 부

모되기, 직업, 군대 등과 같은 예가 있다고 보았다. Hughes(1998)는 질적

연구인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탈비행의 전환점으로 ‘아동에 대한 배려와 

존중1)’, ‘약물남용 및 거리생활 등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과 구속에 대한 

두려움’, ‘숙고의 기간’2), ‘지지3) 및 긍정적인 역할모델’ 등 4가지로 밝혔

다. 이러한 전환점과 관련해서 Benson(2001)은 학교제도 등 청소년기 동

안의 독특한 전환점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Farrington, 

2003에서 재인용).  

이외, 강점관점인 적응유연성(resiliency)이라는 개념을 통해 탈비행을 

촉진하는 중요요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Kirby와 Fraser(1997)는 청소년의 

적응능력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완

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한 보호요인이 재비행을 예방하고 탈

비행을 촉진시킨다고 보았다. Born 등(2002)은 ‘비행청소년의 비행경력과 

탈비행,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에서 적응유연성과 관련된 탈비행 요인으

로 보호적 거주환경, 다른 사람과의 애착, 긍정적 자기이미지 등을 제시하

였다. Search Institute(1998)은 탈비행을 촉진하는 보호요인을 환경적 보

호요인과 개인적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환경적 보호요인을 지지, 힘북돋

우기, 명확한 한계설정과 기대, 건설적인 시간활용으로 보았으며 개인적 

보호요인을 학습에 대한 헌신도, 긍정적 가치관, 사회적 유능감 및 자아정

체감으로 보았다. 

지금까지는 해외 문헌에 나타난 탈비행의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국내 문헌에서 다룬 청소년기 탈비행 연구를 보면, 우선 강점관점인 적응

1) 비이기적 동기(unselfish motive)로 자기자녀에 대한 양육경험, 범죄환경에서 

위험 속에 방치된 어린이를 보고 느낀 연민 등

2) contemplation time; 거주자 프로그램 등 비행환경에서 격리되어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장소와 시간.

3) 무조건적 수용, 대화나 조언 및 상당을 필요로 할 때 확실하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것, 여가적이고 가족같은 느낌을 주는 활동에 참여, 교육이나 직업훈련 

및 취업에 대한 원조, 자기가치와 자존감 증진을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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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을 적용하여 탈비행요인을 탐색한 연구(유성경, 2000), 도시와 격리

된 대안학교에서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통해 살펴본 탈비행화 과정에 관

한 현장연구(박한샘․오익수, 1998), 비행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단일

사례연구(이종수, 2002), 탈비행화 과정에서 나타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

용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재규, 2003) 등 질적연구 중심으로 소수 나와 있

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탈비행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가족 및 또래, 학교와

의 긍정적인 사회적 연대, 격리된 환경에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

(turning point), 개인의 인지적 특성 변화, 발달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탈비행의 요인들은 보면 사회적 연대의 강화, 

변화를 위한 선택의 기회, 전환점, 적응유연성 및 보호요인, 유능감, 발달적 

요인 등으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모두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인들은 비행경력에서 벗어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

지만, 또한 비행경력을 지속시키는 요인들과 진공상태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역동적이고 집합적으로 탈비행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Ⅲ.  연 구 방 법

1 .  연 구  참 여 자  선정

근거이론에서 참여자 선정은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

집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비행에서 

벗어난 청소년 14명(A～N)으로,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자활지원센터 청소년

팀, 대안학교,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수련관 등 총 5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청

소년전문가, 교사 등으로부터 연구참여자를 추천받아 선정하였다. 본 연구

의 탈비행 기준은 첫째, 청소년 본인이 비행과정에서 벗어났다고 느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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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객관적으로 부모, 사회복지사, 교사, 청소년전문가 등 주변의 책임있는 

성인 1인 이상에 의해 비행에서 벗어났다고 평가됨, 셋째, 적어도 최근 6개

월간 비행행동을 중단하였거나 현저히 감소함, 넷째, 청소년 본인이 가정, 

학교 혹은 소속된 집단에 적응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낌 등으로, 네 가

지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연구참여자를 추천받아 선정하였다. 

2 .  자 료 수 집  및  분 석방 법

자료수집은 심층면접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모든 사례는 녹음을 한 후 

텍스트로 필사하여 이를 원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

시에 이루어졌다. 자료분석과 절차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이

론적 표본추출, 메모와 도표, 지속적 비교 등의 분석방법과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코딩의 분석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3 .  연 구 의  엄 격 성

본 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질적연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Guba & 

Lincoln(1985)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4가지 측면을 충족시키고자 노

력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의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을 추출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자활지원센터 청소년팀, 대안학교, 청소년상

담실, 청소년수련관 등 다양한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청소년상

담전문가, 교사 등 여러 분야의 청소년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연구 참여자

로 선정하였으며, 청소년 수기와 기사 등 다양한 보조적 자료를 활용하였

고, 면접시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비구조적 

면담으로 최대한 참여자들의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분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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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우선 참여자들에게 개념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성인 초기에 비행에서 벗어난 7명과의 면담을 실시하여 지속적

인 비교분석작업을 하였다. 또한 청소년시기에 탈비행에 성공하여 현재 

대학원을 졸업하고 적응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 1인에게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그 외 자료분

석과정에서 10년이상 경력이 있는 청소년 전문가 4명과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 2명 그리고 국문학박사 1명과 함께 개념 및 범주에 대한 논의를 하

면서 연구결과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는 근

거이론 방법의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

Ⅳ.  연 구  결 과

1 .  연 구  참 여 자 의  일 반 적  특 성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만 16세-18세이며, 성비율은 남자청소년 7명과 여

자 청소년 7명이다. 탈비행 이전의 비행경험은 사회복지개입을 필요로 하

는 비행행동으로 가출, 등교거부, 무단결석, 무단수업이탈, 늦은 귀가, 청

소년 출입금지구역의 출입, 조숙한 성관계, 임신 및 낙태, 흡연, 음주, 오

토바이 훔치기, 빈집털이, 학교폭력, 원조교제 등 지위비행을 포함한 복합

적인 비행이며, 비행경험은 연구참여자의 보고에 기초하였다.  

2 .  개 방  코 딩  : 근 거 자 료 의  범 주 화

개방코딩은 근거자료를 통해 개념을 발견하고 명명하여 유사하거나 의

미상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사고나 사건, 물체, 작용/상호작용을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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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위범주 개념

hit the 

bottom

노는 생활에 질림
노는 게 더 이상 재미가 없음/노는 게 그게 그거고 뻔

함/노는 생활이 짜증 남

노는 게 고생스럽고 힘듦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게 고생스러움/돈도 없고 돈 

없이 놀 것도 없고 노는 게 힘듦

노는 생활에 대한 회의감 무의미한 노는 생활이 허무하고 허탈함

노는 생활에 대한 막연한 

문제인식
이게 아닌데 라는 느낌/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

변화에 대한 막연한 바램 그만해야겠다는 맘/그만할 때도 됐다는 느낌

사회적 

소외감

서러움
자신의 모습이 서럽고 한심하다고 느낌/학교안가는 것 

때문에 차별받는다고 느낌

심리적 우울감
평범한 또래를 보면 괜히 우울해지고 자극받음/생활이 

짜증나고 답답함

평범한 생활로의 회귀선망 학교생활이 그리워짐/교복입은 모습이 부러움

반성의 계기
누진적 계기

교정기관에서 반성함/자기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가족

에 대한 미안함/타산지석으로 자신을 반성함/잔소리가 

서서히 마음에 새겨짐

결정적 계기
비행사건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음/비행친구에게 큰 배

신감을 느낌

자각

자각과정

알 나이가 됨/갑자기 생각이 확 듦/나도 모르게 자동

적으로 깨닫게 됨/결정적 계기와 주위의 일깨움으로 

깨달음

자각경험

나 자신에 대해 알게 됨/사회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됨/사회에서 살아가려면 할 건 해야 된다고 느낌

/내가 열리고 세상을 받아들임/내 주위가 보임/귀가 

열리고 들림/나를 돌아봄/생각이 점차 달라짐

범주로 묶은 후 범주화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로부터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

분석을 통해 개념을 명명하고 그 개념들을 무리지어 범주화시키고 이 범

주의 속성과 차원을 계속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121개

의 개념과 50개의 하위범주가 나왔으며 이러한 하위범주를 한층 더 추상

화시킨 1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개방코딩에서 얻은 개념을 범주화한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표 1>와 같다.

<표 1> 근거자료의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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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위범주 개념

자기미래에 
대한 반추

미래 낙오자가 될 것 같
은 불안감

미래에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는 생각/사회의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불안감/비젼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불안감

하루하루 시간만 낭비함/내 인생이 아깜다는 생각

미래 내 모습에 대한 고
찰

내 인생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내 평생 배달만 하
고 살수 없다는 생각

나를 
일깨우는 

외적도움수용

사방에서 나를 일깨움
나를 일깨우는 힘이 사방에서 겹쳐옴/운이 좋게 적절
한 시기에 관심이 몰려옴

주위의 염려와 관심을 받
아들임

주위의 염려가 마음에 와 닿음/주위의 관심을 받아들
여 내안에 뿌리내림

자기의지

마음잡음 이제는 안한다고 마음먹음/확실히 마음잡음

자신의 의지 자기하기에 달림/자신의 의지가 생김

자기절제와 노력 스스로 자제함/끈기를 가짐

주위환경의 
뒷받침

심리적 뒷받침 이해와 수용/관심/존중/비빌언덕/친밀감

기능적 뒷받침
다양한 학습 선택 및 참여의 기회/인생의 스승/인생의 
선배/안전한 돌봄 제공

적응적 
행동실천노력

일단 규칙적인 생활시도 시간과 요일개념이 생김/저녁에 일찍 들어가기

일단 학업에 전념하기 우선 공부하기를 시도함

우선 배움을 시도 우선 검정고시를 준비/배울꺼리를 시작하기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일단 지각결석하지 않기/학교에 소속되기/학교생활에 
재미붙임

또래관계의 
변화

비행친구의 영향에서 벗
어나기

비행친구와 연락을 스스로 끊음/비행친구와 저절로 멀
어짐/노는 친구와 거리감 유지하기

적응적 친구 사귀기 적응적인 옛 친구와 우정회복하기/모범생 친구사귀기

비행행동에 
대한 자율적 

통제

비행행동 거절하기
친구들이 불러도 노는 곳에 안나가기/할 일있다고 확
실히 거절하기/친구의 유혹을 거절하기

비행행동 줄이기
비행행동의 감소/할일하면서 놀기/내 자신의 유혹을 
이겨내기

사회적 통제를 수용
기록에 남으면 사회생활에 지장받음/사회적 제재를 받
기 전에 스스로 자제하게 됨

사회적 인정 
및 

성장 추구 

칭찬받음
열심히 하니까 선생님이 칭찬해줌/칭찬받으니까 기분
이 좋음

인정받음 선생님이 내게 관심을 보여주고 인정해줌

기대에 부응함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함  

책임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 생김/선배로서 모범이 
되려고 노력함

성취노력
성적이 올라감/자격증을 땀/대외적인 상을 받음/성적
을 조금씩 올리면서 대입까지 생각함/목표를 하나씩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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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위범주 개념

대안적 

즐거움 찾기

즐기는 방식이 바뀜 내게 유익한 방식으로 놀게 됨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함
몰입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함/흥미로운 유익한 활동에 

빠짐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자신감이 생김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신이 소중해짐 내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낌/나를 아낌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한 노력

진로목표와 계획을 세움
현실적인 진로목표를 정함/진로계획을 세움/구체적인 

진로탐색

자기개발노력
꿈을 향해 하루하루 노력함/미래의 기회를 잡기 위해 

자신을 개발함

가족관계 

개선

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가

부모님 건강이 염려됨/부모님을 이해하게 됨/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함/가족과 대화 증가

부모와 친밀해짐 엄마와 친구같이 지냄

적응생활

유지만족

적응적 생활유지

저절로 습관이 바뀜/적응적 생활습관이 몸에 뱀/시간

과 용돈 관리하기/규칙적인 생활유지/착실한 생활유지

열심히 생활하기

적응적 생활유지다짐
놀아봤으니까 다신 안놀 것이라는 다짐/이전생활로 돌

아가지 않음

적응적 생활에 만족함 놀 때보다 지금이 더 만족스러움

성공적 

적응에 대한 

만족감

변화에 성공한 느낌 성공적인 자기변화/지금까지의 변화노력을 포기 못함

성공적 변화에 대한 

만족감

자신에 대한 만족감/내 자신이 당당해졌고 지금까지 

이룬 것이 소중하고 만족스러움

3 .  축  코 딩  

축코딩(axial coding)은 범주를 하위범주와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축이

라고 불리는 이유는 코딩이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일어나며 속성과 차

원의 수준에서 범주들을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자가 ‘왜, 어떻게, 

어디서, 언제, 어떤 결과’로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음으로 범주들 

간의 관계를 밝혀낸다. 축코딩에서는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각 조건

들, 현상,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현상과 관련

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순차적 과정을 분석

한다(Strauss & Corbi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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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또는 우연적 조건(casual conditions)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

건이나 일들을 대변하는 것으로,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우

연적 또는 인과적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hit the bottom’, ‘사회적 소외감’, ‘반성의 계기’가 중심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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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되는 인과적 또는 우연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자들은 ‘hit 

the bottom’, ‘사회적 소외감’, ‘반성의 계기’의 역동적 작용을 통해 ‘자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인과적 조건들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hit the bottom 강    도 강함  -  약함

사회적 소외감 정    도 심함  -  약함

반성의 계기 수    준 결정적  -  누진적

(2) 현상

현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용어로서, 

일련의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참여자가 탈비행화 과정에서 느끼는 중심현상

은 ‘자각’으로 나타났다. 이 ‘자각’을 구성하는 하위범주에는 ‘자각과정’과 

‘자각경험’이 있으며, ‘자각’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현상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자각
수    준 강  함 - 약  함

연 속 성 지속적 - 일시적

(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은 사람들이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반

응해야하는 어떤 현상 또는 현상의 속성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의 집

합으로, 어떤 현상에 대응하고 반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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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각 조건들에서 나오며 각 조건들이 다양한 양상을 만들어 내도록 

차원적으로 교차하는 방식의 산물로서 현상의 이유4)를 설명해준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나를 일깨우는 외적도움 수용’과 ‘자기 미

래에 대한 반추’가 중심현상인 ‘자각’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맥락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나를 일깨우는 외적 도움 수용 태    도 적극적  -  소극적

자기미래에 대한 반추 정    도 깊  음  -  얕  음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은 인과적 조건이 현상에 미치는 영

향을 경감시키거나 변화시키고, 특정한 맥락적 조건에서 취해진 작용/상

호작용 전략을 조장하거나 강요하도록 작용하며, 어떤 현상에 속하는 보

다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자기의지’와 ‘주위환경

의 뒷받침’이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탈비행을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자각’이라는 현

상에 대처하도록 작용한다. 이러한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자신의 의지 강   도 강  함 - 약  함

주위환경의 뒷받침 역   할 강  함 - 약  함  

4) 맥락적 조건은 서로 결합되어 어떤 하나의 구체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일단의 조건들로 

어떤 현상에 대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해준다(Strauss & Corbi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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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여 수행하고 반응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현상에 대처하거나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

이고 고의적인 행위로서 현상을 '어떤 방식(how)'으로 다듬어 가는 것이

다(Str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자각’을 관리하고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은 ‘적응적 행동실천노력’, ‘또래관계의 변화’,  

‘비행행동에 대한 자율적 통제’, ‘사회적 인정과 성장추구’, ‘대안적 즐거움 

찾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적응적 행동실천노력 태  도  적극적 - 점진적

또래관계의 변화 정  도 크  다 - 적  다

비행행동에 대한 자율적 통제 강  도 강  함 - 약  함

사회적 인정 및 개인적 성장추구 태  도 적극적 - 소극적

대안적 즐거움 찾기 태  도 적극적 - 소극적

(6) 결과

결과는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하여 취해진 작용/

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자각’이라는 중심현상을 갖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한 노

력’을 하며, ‘가족관계가 개선’되고 ‘적응적 생활을 유지만족’하며, ‘성공적 

적응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결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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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정분석

과정분석이란 한 가지 현상과 관련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구조와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현상에 대한 반응, 대

처, 조정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적인 연결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참여자의 탈비행화 과정은 다음의 [그림 2]와 ‘자각과정, 적응시도, 

적응실천, 적응유지만족’ 등 4단계의 하위과정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5)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은 청소년들이 비행에서 벗어나서 적응적 일상

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하위

과정인 ‘자각과정’, ‘적응시도’, ‘적응실천’, ‘적응유지만족’ 과정으로 볼 수 

있다. 

5) 그림설명: 탈비행화 과정은 각각의 하위과정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원

의 중복) 각각의 조건들과 현상이 상호작용을 통해(교차되는 화살표들과 전진

방향의 회귀화살표)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운데 일직선 화살표) 역동적으로 변

해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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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하위과정인 ‘자각과정’은 hit the bottom, 사회적 소외감, 반성

적 계기 등 인과적 또는 우연적 조건과 더불어 각 조건들의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복잡한 심리사회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들

은 이러한 역동적인 심리사회적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자각을 하게 

되는데 이 ‘자각과정’은 탈비행으로의 ‘문을 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적응시도’과정은 ‘자각’을 통해 생긴 심리적 변화를 행동으로 

실천하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이때부터 탈비행을 위한 여러 가지 행동전

략을 모색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참여자에 따라 첫 번째 ‘자각과정’에

서 두 번째 ‘적응시도’과정으로 이행되는 기간이 다소 차이가 난다. 어떤 

참여자들의 경우 첫 번째 과정에서 두 번째 과정으로 빠르게 이행되며 어

떤 참여자들의 경우 얼마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기도 하는데, 강한 자각을 

경험한 참여자의 경우 빠르게 두 번째 과정으로 이행하고, 미약하고 점진

적인 자각을 경험한 참여자의 경우는 ‘자각과정’이 길며 서서히 ‘적응시도’

과정으로 이행한다. 이러한 이행기간의 차이는 두 번째 과정에서 세 번째 

과정으로 이행될 때도 나타난다. 전자일 경우 ‘적응시도’과정에서 다음과

정인 ‘적응실천’과정까지 빠르게 이어지는데, 후자일 경우 비행행동이 점

진적으로 감소되거나 심한비행에서 경미한 일탈행동으로 완화되어가면서 

소강 또는 순환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감소하고 두 번째 과정인 ‘적응시도’

과정에서 비교적 장기간 머무른다. 

세 번째 ‘적응실천’과정은 ‘적응시도’과정의 다양한 시행착오와 어려움들

을 극복하고 점차 생활이 규칙적이고 안정되어가며 여러 가지 작용/상호

작용 전략들을 사용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적응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적응유지만족’과정은 ‘적응실천’과정을 통해 일상생활방식이 

적응적으로 바뀌면서 평범하고 적응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이에 만족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재적 조건인 ‘자기의지’와 ‘주위환경의 뒷받침’이 탈

비행을 위한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모색하고 사용하도록 돕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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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한다.

4 .  선택  코 딩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밝히고 이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범주

를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1) 핵심범주 :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

핵심범주(central category)는 연구의 중심주제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 연

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몇 단어 안에 응축하는 추상

화 작업이다. 이러한 핵심범주는 다른 범주들을 끌어 모아 하나의 통합적

인 설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분석적 힘을 가져야 하며, 또한 범주들 내에 

나타나는 상당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Strauss & Corbin, 1990). 

범주간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범주와 개념의 속성과 차원이 통합되면서 

본 연구자는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은 자각을 통해 비행에서 빠져나오면

서 점차 사회로 회귀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비행에 빠

져 지내는 동안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고 한

다. 그런데 노는 게 재미없고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면서 이제 그만 둘 때

가 된 것 같은 느낌, 즉 심리적으로 바닥을 친 것 같은 느낌과 더불어 잠

재되어있던 사회적 소속에 대한 선망과 크고 작은 반성적 계기를 통해 내

안에서 나와 세상과 접촉하면서 비로소 비행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탈비행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세상과 나에 대한 새로운 자

각을 통해 그러한 폐쇄적 상태를 깨고 나와 다시 사회로 회귀하는 것이라 

하겠다. 

‘자각(自覺)’이란 국어사전(두산새동아국어사전, 2004)에 의하면 ‘ 1. (자

기의 처지를) 스스로 깨달음, 2. 스스로 느낌’을 의미하며, 철학적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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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의 존재 방식을 반성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의식에 떠올

려 스스로 깨닫는 것’이라 할 수 있다(Pascal 세계대백과사전, 2002). 그리

고 ‘회귀(回歸)’란 ‘다시 본디(본래)의 자리로 돌아옴’(두산새동아국어사전, 

2004)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비행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참여자들은 ‘자각’을 통

해 비행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에 대해

서는 ‘자기도 모르게, 점차 자신이 열리고 세상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며, 생각이 변하고, 자신과 사회에 대해 알게 되고...’라고 한다. 그

리고 이러한 ‘자각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조금씩’ 또는 ‘갑자기’, ‘어느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참여자

들이 ‘자각하기까지’ 끊임없이 내적․외적으로 자극을 받으면서 심리적 변

화가 조금씩 일어나지만 인식하지 못하다가(무의식적 과정) 어느 순간 크

고 작은 계기로 ‘자각’(의식적 과정)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자각하기까지의 과정’은 무의식적 과정까지 포함하는 지속적이고 역동적

인 심리사회적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자각’을 하게 되면 참여자들

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비행에서 벗어나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 ‘다시 돌

아와’ 적응적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한 실천노력을 통해 탈비행

에 성공하게 된다.

2)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 유형분석

유형분석은 자료의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진술6)의 결과와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해 각 범주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정형화 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과정은 2가지 

유형인 ‘개과천선형’과 ‘점진적회귀형’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유형

6) 가설적 정형화란 관계유형을 찾아내기 위한 유형분석과정으로 핵심범주와 각 

범주간의 가설적 관계유형을 정형화하는 작업이다(Strauss & Corbin, 1998). 

그리고 가설적 관계진술이란 가설적 관계를 진술문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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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로 나타난 것은 참여자들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범주와 개념

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공통적인 범주와 개념들은 탈비행

을 촉진시키거나 돕는 기본적 요인으로 파악된다. 

<표 7>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의 유형

      유형

 패러

 다임

개과천선형 점진적회귀형

인과적 조건

․hit the bottom (강함)

․사회적 소외감 (심함)

․반성의 계기 (결정적)

․hit the bottom (강함)

․사회적 소외감 (심함)

․반성의 계기 (누진적)

현상 ․ 자각 (감함/지속적) ․ 자각 (약함/지속적)

맥락적 조건
․나를 일깨우는 외적 도움수용 (적극적)

․자기미래에 대한 반추 (깊음)

․나를 일깨우는 외적 도움수용 (소극적)

․자기미래에 대한 반추 (깊음)

중재적 조건
․자신의지 (강함)

․주위환경의 뒷받침 (강함)

․자기의지 (강함)

․주위환경의 뒷받침 (강함)

작용

/

상호작용

․적응적 행동실천노력 (적극적)

․또래관계의 변화 (큼)

․비행행동에 대한 자율적 통제 (강함)

․사회적 인정 및 성장 추구 (적극적)

․대안적 즐거움 찾기 (적극적)

․적응적 행동실천노력(점진적)

․또래관계의 변화 (적음)

․비행행동에 대한 자율적 통제 (강함)

․사회적 인정 및 성장 추구 (적극적)

․대안적 즐거움 찾기 (소극적)

결과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한 노력

․가족관계 개선

․적응적 생활 유지만족

․성공적 변화에 대한 만족감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한 노력

․가족관계 개선

․적응적 생활 유지만족

위의 <표7>는 각 유형을 범주의 속성과 차원으로 기술한 것이며, 다음 

[그림 3]은 현상, 각 범주들, 작용/상호작용 전략 및 결과 그리고 유형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을 보면 ‘자각’이 각 조건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참여자의 ‘자각과정’이 인과적 또는 우연적 조건 뿐 아

니라 맥락적 및 중재적 조건과의 역동적 상호작용과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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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의 유형화 도식

(1) 개과천선형

개과천선(改過遷善)은 ‘지난허물을 고치고 착하게 됨’의 뜻을 가지는데,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비행문제에 대한 강한 ‘자각’을 통해 적극적

으로 비행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하였으며 적응적 일상으로 성공적인 회

귀를 하였다. 그리고 예전에 놀던 때와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확실히 변

했다고 느끼며 자신의 성공적인 변화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 즉, 성공적인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과정을 통해 내적․외적으로 확실하

게 변하게 된 경우인데 이 유형에 해당되는 참여자는 B, G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노는 생활에 대해 ‘지긋지긋하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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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과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닥을 강하게 친 느낌(hit the 

bottom)을 가졌으며, 또한 적응적인 사회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사회적 소외

감을 심하게 느꼈다. 그러면서 놀던 친구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거나 자신

이 저지른 비행사건으로 강한 심리적 충격을 받고 이를 결정적 계기로 받아

들여 획기적으로 ‘자각’하게 된 경우이다. 이때 결정적 계기는 사건자체의 경

중(輕重)때문이 아니라, 참여자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

라졌는데, 점진적회귀형 중에 B와 동일한 사건인 ‘여자친구의 임신과 낙태문

제’를 경험한 참여자도 있었지만 B와는 달리 이를 미약한 누진적 계기중 하

나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물론 결정적 계기가 ‘자각’에 단일조건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각 조건들과 함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와 

같은 개인적 특성까지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누진적 계

기보다는 결정적 계기가 심리적 자극이 강하므로 무의식적인 막연한 문제인

식수준을 의식수준으로 ‘확’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맥락적 조건

인 깊은 ‘자기미래에 대한 반추’와 열린 마음으로 ‘나를 일깨우는 외적인 도

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자각’을 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주위에서의 심리적․기능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작용/

상호작용 전략 활용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각 조건들의 역동적인 상호작

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탈비행을 위한 전략들을 활용하면서 ’또래관계의 변화

‘를 크게 경험하게 되고 강한 ’비행행동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를 하게 되었

고 ’사회적 인정과 개인적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응적인 대안적 즐

거움‘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몰입하게 되었다. 이때 ’적응적인 대안적 즐거

움‘은 핼스나 영상제작 등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을 발견하고 몰입하

는 것이었는데, 이는 개과천선유형에서만 나타난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참

여자의 성공적 변화를 돕는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 그 결과 ’긍정적 자아가 

형성‘되었으며, ’자신의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가족에 

대한 배려와 친밀감이 향상되었으며, 현재의 적응적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이 

성공적으로 변했다고 느끼며 그러한 변화에 대해 큰 만족감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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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진적회귀형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강한 hit the bottom과 심한 사회적 소외감 및 

누진적인 반성의 계기를 통해 자각하면서 점진적인 회귀를 하게 되는 유

형이다. 노는 생활에 바닥을 친 느낌 및 사회적 소외감과 누진적 반성의 

계기를 통해 점진적으로 자각이 일어나는데, 자신을 일깨우는 외부의 도

움수용에는 소극적이지만 자기미래모습에 대한 깊이 있는 반추를 통해 

‘자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점진적으로 비행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이 

유형도 개과천선형과 마찬가지로 중재적 조건인 ‘주위의 뒷받침과 자기의

지’가 강한데 이를 기반으로 탈비행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게 된

다. 이에 또래관계의 변화가 적고 대안적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찾지는 않

지만, 비행행동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가 강하며 사회적 인정과 성장을 어

느 정도 추구하면서, 점차 비행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하게 되고 가족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커지게 되며 현재의 적응

적 생활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이 유형의 참여자는 개과천선형인 

B, G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들인 A, C, D, E, F, H, I, J, K, L, M, N인

데, 이러한 점진적회귀형이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의 일반적 유형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 유형의 특징은 심리적으로 사회적 소외감 및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사회적 소속감 및 안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자신들의 심리적 욕구

와 생애발달 과정에서의 사회적 성숙이 맞물려, 사회적 기준과 시각을 자연

스럽게 수용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사회의 적응적 일상으로 회귀하게 된다.

3)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 상황모형 분석

상황모형(Matrix)은 다양한 상황적 조건(인과적, 맥락적, 중재적)이 미시

적, 거시적 조건에 따라 작용/상호작용과 얽혀서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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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가를 설명하는 분석도구로서 일련의 개념들을 도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통합된 설명을 구축하고 각 조건들

과 현상간의 관계의 본질을 밝혀내는 것을 포함한다(Strauss & Corbin, 

1998). 이러한 상황모형 분석은 조건/결과는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

라 언제나 상황 속에 통합되어 있으며, 이것은 시간에 따라 발전하고 변

화함에 따라 작용/상호작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준다(Strauss & 

Corbin, 1998). 즉, 직접적인 방식으로 A(조건)가 B(작용/상호작용)로 이끌

어 C(결과)가 되는 단선적인 과정은 드물고, 조건/결과는 대래 무리지어 

존재하며 역동적 방식으로 서로 간에 상호 연결되고 변화할 수 있다. 그

리고 작용/상호작용은 복수의 조건에 반응하여 일어날 수 있으며, 시간적

으로 어떤 것은 과거에 발생한 것이고 어떤 것은 현재 일어나는 것이며 

어떤 것은 미래에 기대되는 것이다(Dewey, 1934). 

[그림 4]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의 상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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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의 상황모형은 앞의 

[그림 4]과 같다. [그림 4]에서 보면 ‘자각’을 둘러싸고 모든 조건들이 배

치되어 있는데, 이는 ‘자각’이 개인수준에서 일어나지만 개인 심리내면적 

경험과정만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자각과정은 노는 생활에서 바닥을 

치는 경험(hit the bottom)과 심리적 소외감 등 심리내면의 변화와 더불어 

크고 작은 계기들 그리고 ‘주위환경의 뒷받침’과 자기개방을 통한 ‘나를 

일깨우는 외적 도움수용’ 및 ‘자기미래에 대한 반추’ 등 거의 모든 조건들

이 상호작용하여 일어나는 매우 역동적인 심리사회적과정이다. 이러한 복

잡하고 역동적인 자각과정을 통해 개인수준에서부터 사회수준까지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하여 비행에서 빠져나와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회의 적응적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비행에서 빠져나와 적응하는 

과정에서 ‘주위환경의 뒷받침 및 자기의지’와 ‘나를 일깨우는 외적도움수

용’ 및 ‘자기미래에 대한 반추’는 자각을 지속하게 하면서 다양한 전략들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한 노력, 적응적 생활 유지만족, 가족관계 개

선, 성공적 변화에 대한 만족감을 갖게 된다.

4)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 유형과 과정의 통합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밝혀진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 유

형과 과정의 통합된 내용은 다음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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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과정
개과천선형 점진적회귀형

자각

과정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결정적 계기

․나를 일깨우는 외적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기미래에 대한 반추가 깊음

․누진적 계기 

․자기 미래에 대한 반추가 깊음

‘크게 힘들어하고 충격받아 봤으니까, 인생 

제대로 살자, 그리고 얼마 후 친척 형이 그 

형 고3때까지 놀았어요. 그 형이 ‘진짜 열심

히 공부해라’ 그러면서 우는데, 진짜 그때 

마음이 막... 그 형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있

고, 내가 그랬다는 거 후회가 되니까, 주위

에서 계속 그렇게 해주니까 변화가 되서 지

금 이렇게 된 거예요. 운이 좋았죠. 정말 그

런 게 없었으면 아마 지금쯤 계속, 지금 자

퇴를 했던가 그랬을 꺼에요.(참여자 B)

‘뭐 저딴 게 다 있어, 그 이후로 걔가 안보

이고 걔가 하는 말이 안 들리고...그게 정말 

계기였죠. 정말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엄마를 봐서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느꼈구, 막 겹쳐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방에서, 선생님들도 나를 지켜보

고 있고... (참여자 G) 

→각 조건들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

작용으로 강한 ‘자각’이 유지되면서 내적․

외적인 변화와 자아성장에 대한 강한 욕구

를 갖게 된다.

‘어느 순간부턴가, 그냥 모르겠어요, 계기

가 확실한건 없이, 그냥, 어느 순간 자동

적으로 깨닫는 것 같아요. 사람 안에 뭔가 

있는 것 아닐까요?, 어느 시기가 되면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요...’(참여자 D)

 ‘어느 순간이라기보다는 서서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옆에서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

하고 그런 게 귀찮지만 자기가 못 느껴도,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마음속

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참여자 A) 

‘어느 순간 확 오니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어느 날 그런 생

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만 해야겠다...우선 자기 생각이 변해야

되요.(참여자 C) 

→ 명백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드러나지 않는 

‘자각을 촉진하는 자극들(hit the bottom, 사

회적 소외감, 누진적 계기 등)’이 심리내면에 

쌓여가는 무의식적 과정을 포함한 점진적 과

정으로, 이는 심리적․사회적 발달과정과 함

께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사회적 소속감과 안

정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게 된다.

적응

시도

․내적․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죽어라, 코피날정도’로 노력하며, 또한 

외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활용함

․내적․외적 자원을 점진적으로 활용함

․자신이 우선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

을 하나씩 시작하며, 스스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함

․단기간에 적응시도를 하면서 다음 과정

으로 이행함

․획기적인 적응시도를 하면서 비행문제를 

거의 안보이고 변화가 급격히 일어남

․중․장기간을 거침

․점진적으로 적응시도를 하면서 조금씩 

비행행동이 줄어듦. 심한비행에서 경미

<표 8>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 유형과 과정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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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과정
개과천선형 점진적회귀형

한 일탈행동으로 완화되어가면서 비행소

강기간과 비행행동기간이 순환되며 비행

문제를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점진적 변

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임

적응

실천

․적응행동실천노력이 적극적이며 다양한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자신의 내적․외적 성장욕구를 실현하고

자 노력하며,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대안적 즐거움을 찾아 몰입하면서 더욱 

급격히 변화함

․적응행동실천 노력이 점진적, 비행행동에 

대한 자율적 통제와 사회적 인정 및 성

장추구 등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사회적 기준을 수용하고 일상생활관리에 

중점을 둠

적응

유지

만족

․자신이 성공적 변화를 했다고 느끼며, 만

족도가 높으며, 자아실현 욕구가 강함

․자신이 점진적으로 변했다고 느끼며, 사

회적 기준에 자신이 부합되어 갈수록 만

족함

‘옛날엔 그렇게 놀았는데, 지금은 제가 나

름대로 제 자신한테 성공한 게 많아요’(참

여자 B)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미래에 

어떤 것들이 나한테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걸 설레

이면서 주춤하지 않고...(참여자 G)

‘저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변한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해 많이 달라졌죠. 착실해 진거

죠. 월급하고 버스비 막 이런 거도 생각하

게 되고’(참여자D)

‘놀 때랑 비교하면 지금이 만족스럽죠. 당

연히... 지금은 진로준비하고... 내가 만족할 

정도로 더 열심히 해야죠.(참여자 K)

V.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에서의 경험이 어떠한가를 이

해하고 어떻게 청소년들이 비행에서 벗어나 적응적 일상으로 돌아오는가

를 설명하는 이론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을 적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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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의 중심현상은 ‘자각’이며, 경험의 핵심범

주는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로 파악되었다. 즉,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은 단순한 ‘비행소강상태나 비행중단기간’이 아니라 ‘비행에

서 벗어나 적응적 일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이었으며 ‘개인과 환경과의 역

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외적으로 변화해가는 점진적인 발달적 과정’

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들의 탈비행화 과정 경험은 개인만의 경험이 아

니며 자신을 둘러쌓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생태체계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개입의 필요성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hit the bottom, 사회적 소외감’과 함께 ‘자기

미래에 대한 반추’는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

로 회귀하고자 하는 선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청

소년들이 사회적 소속감과 안정감을 필요로 하며, 더 나아가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존재로서, 기본적 성장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

다. 이에 청소년기 탈비행을 위한 개입은 현재의 비행문제만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개별적, 심리사회적 욕구와 주관적 경

험을 존중하고, 청소년들의 자기(self)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성장

욕구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 그 자신의 심리․사회적 성장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청소년기 탈비행의 중요 요인으로 밝혀진 중재적 조건은 청소년

의 탈비행을 돕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기능적 뒷받침의 하위범주로 나타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선택 및 참여

기회, 인생의 본이 되는 인생스승, 나의 진로탐색과 기능습득이나 학습을 

돕고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인생선배(멘토), 안전한 돌봄을 제공해

주는 사회적 안전망‘ 등은 탈비행의 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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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개과천선형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안적 즐거움 찾기‘는 자신의 적성

과 흥미에 맞는 일을 발견하고 몰입하는 것으로 이는 참여자들이 ’학습프

로그램 선택 및 참여기회‘, ’인생의 본이 되는 인생스승‘, ’나의 진로탐색과 

기능습득이나 학습을 돕고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인생선배‘ 등 중

재적 조건을 토대로 사용된 작용/상호작용전략으로서 성공적 변화를 돕는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 따라서 탈비행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전략은 단

순히 비행억제나 제재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보다는 ’청소년의 성장

을 돕는‘ 청소년복지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중재적 조건 중 ‘심리적 뒷받침’의 하위범주로 나타난 ‘이해와 수용, 관심

과 존중, 힘들 때 기댈만한 비빌언덕, 친밀감’등은 청소년들이 ‘자각’을 촉

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맥락적 조건인 ‘나를 일깨우는 외적도움수

용’의 기본 전제인 ‘자기개방’을 돕는 구체적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 경험의 중심현상은 

‘자각’이었는데, 이는 무의식적 과정을 포함한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심리

사회적 과정으로서 그 과정이 단선적인 인과과정이 아니므로 쉽게 개입효

과가 드러나거나 그 개입효과를 증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기 탈

비행을 돕는 개입서비스는 조급한 개입의 효과를 기대하거나 단편적인 인

과적 조건으로 개입효과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는 

등 청소년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탈비행의 기회(option)와 전환점

(turning point)이 되는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청소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수용적 태도를 갖

고 청소년이 적응적 일상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켜봐주고 기

다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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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of Desi stance from  

Del i nquency duri ng Adol escence

7)Lee, Hee-Youn*

This study, aimed at exploring the process of desistance from delinquency 

among adolescents, found out the significance of the experiences and processes 

adolescents went through in their successful shift away from delinquency and 

carried out the grounded theory method of Strauss and Corbin (1998) to 

suggest a substantive theory based on data. The results in this study  

indicate that desistance from delinquency during adolescence is characterized 

as a dynamic and sociopsychological process that is accompanied by the 

interaction of various conditions.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expect the 

results of intervention any time soon. Rather,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youth welfare system and develop social welfare service programs that provide 

a variety of social participations and experiences for youths. It is also needed 

to have continued interest in and understanding of helping and waiting for 

juvenile delinquents to get back to adaptive normal lives. With this in mind, 

the study elaborates on the experiences and significance of desistance from 

juvenile delinquency, and explores all the conditions affecting it and its 

*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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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es and types, thereby formulating a substantive theory concerning the 

desistance process. By doing so, the study offers a practical and concrete 

understanding of the desistance process and find ways to help promote it, 

thus providing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an intervention strategy for 

social welfare practice. 

Key words : desistance from delinquency, adolescent, delinquency, grounded 

theory,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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