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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 패널자료를 통해 비공식적 낙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

르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비행의 죄질에 따라 비행의 유형을 경비행과 중비행으로 구분

하여 살펴본 결과, 경비행과 같이 사소한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중비행과 

같이 보다 심각한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과정에서도 비공식낙인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경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비행과정에서 나타난 비공식낙인의 영향력이 중비행을 반복적으로 저

지르는 비행과정에서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마련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비행유형에 따라 적절한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제어 : 청소년 비행, 반복적 비행, 비행경력, 비공식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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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오늘날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문제는 청소년비행의 특성상 청소년기의 비행을 성장

과정에서 한번쯤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시기의 비행

경험은 단순히 청소년시기 동안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범죄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김준호 ․이순래, 1995). 또한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

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비행유형이나 정도에 있어서 그 심각성이 나타

나고 있다(Wolfgang et al., 1987). 이에 우선적으로 이들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학에서 비행을 중단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관심

은 낙인이론가들이 먼저였다.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은 비행의 시작에 대한 원인

에 집중하는 다른 전통범죄학적 관점의 이론들과는 달리 비행의 반복과정에 대해 관

심을 가진다. 즉, 낙인이론은 반복적이고 조직적이고 필연적인 비행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조직, 우연, 일시적인 최초 비행에 대한 관심은 없다. 이는 낙

인이론이 오늘날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간 흐름에 따른 비행의 변화과정에 주목한 

발전범죄학적 논의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낙인이론적 관점의 논의에서는 비행에 있어서 사법기관의 공식적 처벌을 중심

으로 한 낙인보다 부모, 친구, 이웃, 선생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거

부, 오명등과 같이 비행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주위사람들의 낙인을 강조하고 있

다(Masueda, 1992; Foglia, 1997; 이성식 2006). 즉, 낙인이론에서 주목하는 것은 최

초비행이나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이며 

그 원인으로 최초비행으로 인한 주위 사람들에 의한 사회적 낙인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낙인이론은 낙인이 차후 비행에 영향을 주어 비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게 한

다는 비행과정에 관한 논의로 횡단적 자료를 통한 설명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직

접적인 경험적 검증이 어렵다. 횡단적 자료는 시간에 따른 행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낙인이론에서 제시하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미래의 

비행의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국내

외적으로 종단적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새롭게 낙인이론을 재검증해보려는 노력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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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히 시도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청소년패널자료를 통해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

인간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비행과 낙인간 관계에 대한 연구

낙인이론은 사회가 일탈자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낙인을 결과로 

보기도 하고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먼저, 누가 낙인이 찍히는지, 어떠한 행위가 비행 

및 범죄로 규정되어 낙인을 부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낙인을 결과로 이해

한다. 다음으로 낙인이 범죄와 비행을 지속시키는 과정을 설명할 때에는 낙인을 원인

으로 이해한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낙인을 원

인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60-70년대 낙인이론은 지배적인 이론적 관점으로 자리 잡는 듯 하였으나 이후 이론 구

성에 대한 빈약함과 경험적 연구의 타당성 등을 둘러싼 심각한 비평이 이루어지면서 80년

대 중반부터 낙인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낙인이론에 대한 비판

적 논의에 대해 낙인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며 경험적 연구과정에서 역시 낙

인이론에서 제시하는 이론변수들 간의 관계를 과도하게 간단하게 만들어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Paternoster & Iovanni, 1989). 즉, 낙인이론에서 말하고자 하

는 것은 낙인이 최초비행이나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행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아

니라 반복적 비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낙인의 결과인 비행을 살

펴봄에 있어서 반복적 비행에 한정지어서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였다

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시작으로 종단적 자료가 축적되면서 낙인이론 검증이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Paternoster, 1989; Visher et al., 1991; Kaplan, 1991; Matsueda & 

Anderson 1998; Spencer 1999; Bernburg, 2002; 이성식, 2006; 박현수, 정혜원, 2007). 

지금까지 낙인이론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는 ‘낙인’은 낙인을 부여하는 주체에 따라 

사법처벌과 같은 공식낙인과 주위사람들에 의한 비난과 같은 비공식낙인으로 구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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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기 낙인이론적 논의에서는 형사사법체계에 의한 공식적 낙인과 비행 간의 관계

에 주목하였다. 1930년대 탄넨바움(Tannenbaum, 1938)의 연구로 시작으로 사법기관에 

의한 낙인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Akers, 2000). 즉, 법적 처벌로 인한 공식적 낙인경

험은 차후의 보다 심각한 비행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Lemert, 

1967). 이후 이러한 입장은 경험적으로도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아 낙인이 찍히면 차후의 비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Palamara et al., 1986; Kaplan & Johnson, 1991). 또한 발전범죄학적 논의에서

도 청소년기의 법적 처벌로 인한 낙인경험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성인기의 범죄행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ampson & Laub, 1993). 

한편, 최근 들어 반복적 비행에 대한 주위사람들로부터의 비공식낙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굳이 사법제도의 처벌로 인한 공식낙인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부모나 학교 선생님이나 주위 사람들로 부터의 비공식낙인을 경험하게 되면 

또 다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Mastueda, 1992). 이는 사

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인식에 따라 자신을 

규정하게 되는 것으로 ‘자아의 반사된 평가(reflected appraisals of self)’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즉, 타자들의 직접적인 낙인자체보다는 타자에게 낙인을 찍혔다는 개인의 주

관적 인식이 자아형성 혹은 행위에 있어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

들이 자신을 비행소년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일수록 비행을 쉽게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Matsueda, 1992). 이에 비공식낙인과 비행간의 관계연구 가운데 주위사람들의 직접적

인 낙인을 객관적 낙인으로 보고 자신이 인식한 주위사람들의 낙인정도를 주관적 낙인

으로 구분지어 비행에 대한 효과를 살펴본 결과 객관적 낙인이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주는 것보다는 자신이 인지한 주관적 비공식낙인 경험을 매개로 하여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Triplett & Jarjoura, 1994). 즉, 이러한 결과를 확대하

여 보면 심각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혹은 사법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신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이

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비행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공식낙인의 효과는 비행 뿐 아니라 이후 학교생활이나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Link et al., 

1989).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로 처우 프로그램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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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받는 동안 긍정적 강화로 인해 이전의 자아에 반사된 평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효과에 대해 검증해보이고 있다(Maruna et al, 2004). 국내 연구에

서도 비공식낙인경험을 사회유대나 부모와의 긴장과 갈등,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의 요

인을 함께 다룬 결과 ‘비공식낙인’이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

성식, 2006), 재범가능성에 있어서도 주요하게 나타났다(이동원, 2006). 

청소년비행의 경우 대부분 심각한 수준의 행위만 아니라면 사법처벌이나 통제를 받

기 보다는 가정이나 학교생활에서 비난이나 오명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경우 처음부터 심각한 범법행위를 저지르기 

보다는 지위비행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위비행으로 인한 주위사람들의 

비공식낙인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가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비행청

소년에 대한 비공식낙인을 ‘비행자가 인지한 주위사람들에 의한 낙인’으로 개념화하여 

이러한 비공식낙인이 반복적 비행에 대해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또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과정에 있어서 비공

식낙인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비행연구에서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구분하여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집단 내에서 존재하는 

과거 비행경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행을 처음 저지른 청소년과 비행

을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저지른 청소년은 비행죄질에서부터 비행을 저지르는 횟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이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사소한 비행을 계속적으로 저

지르는 비행청소년이 있을 수 있고 보다 심각한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비행청

소년이 있을 수 있다. 비행은 단일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비행에 대해서 원인이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원인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의 정도는 다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제3호

- 38 -

르다. 즉,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지위비행을 반복하는 청소년집단과 남의 물

건이나 돈을 훔치거나 빼앗고 폭력적 행위를 일삼는 비행을 반복하는 청소년집단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고 그 원인에 있어서도 다를 것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비행은 청소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비행의 죄질에 따라 부

모, 선생, 이웃, 친구들로부터 비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지위상의 비

행을 저지른 청소년집단과 보다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집단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후 반복적 비행을 저지르도록 하는 비공식낙인의 효과도 각 집단마다 다를 

것이다. 즉,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한 주위사람의 

반응과 술을 마신 청소년에 대한 주위사람의 반응이 다를 수 있고 이러한 비공식낙인

경험이 차후 비행을 또 저지르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의 정도가 저지른 비

행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청소년집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행

유형에 따라 성격과 특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비행죄질에 따라 주위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결

국 자신이 인식하는 낙인의 정도가 다르다고 보고 비행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다. 먼저, 지위비행에 해당하는 경비행을 저지른 비행청소년이 주위사람의 비공식낙인

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또 다시 경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살펴본다. 다

음으로 보다 심각한 중비행을 저지른 비행청소년이 주위사람의 비공식낙인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또 다시 동일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끝

으로 비행죄질에 따라 비공식낙인의 효과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지위상 비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경비행으로 개념화하고 경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와 보다 심각한 중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를 구분

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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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이후 KYPS)1)의 2, 3, 4차년도 자료를 통해 이루어진

다. KYPS의 조사방식은 청소년들의 경우 1차년도는 학교방문을 통한 집단면접조사로 

시작하였으나 2차년도 조사부터는 면접원과 학생과의 개별적 조사로 시행하여 조사방

식의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경우 1차년도와 2, 3, 4차년도 조

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자료수집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해석할 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2). 특히 비행과 같은 민감한 질문의 응답은 조사방식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조사방식으로 자료를 수집

한 2,3,4차년도의 자료만을 사용한다3).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의 1차년도 자료를 제

외하고 2,3,4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2차년도가 실제 본 분석의 1차년도가 된다.

1) KYPS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의 방식으로 2003년 4월 1일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제주도를 제외한 12개 특별시, 광역시, 도별로 중학교 2학년 학생 수에 

비례하여 지역별 목표 표본 수를 할당하였다. 학교 수는 12개 특별시, 광역시, 도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학교추출은 학교별 중학교 2학년 학생 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

률표집법(PPS) 적용하여 추출된 학교의 중학교 2학년 학급 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 무

작위 추출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본이 상실될 경우, 표본을 대체하지 않고 횡단적·종단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한다. 2006년도에 실시한 4차 조사가 완료된 현재 표집 

유지율이 90.5%로 학생을 기준으로 3,121명의 자료가 수집되어 성공적인 표본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다(김기헌 ․임희진, 2007). 

2) 집단면접조사는 집단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집단면접조사는 질문지 응답 시 

한사람의 발언이 전체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거나 옆 사람의 의견을 자문하여 본래 조사의 

의도가 오염될 염려가 있다(김응렬, 2001). 한편, 개별면접조사는 조사원의 의견이나 유도질문으

로 인해 피조사자의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김응렬, 2001).

3) 물론 비행경력의 지속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1차년도의 비행여부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

재하지만 패널조사의 1차년도라 할지라도 중 2때부터 시작된 조사이기에 그 이전의 과거비행경

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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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인의 측정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

행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의 비행경험은 “지난 1년 동안 몇 번이냐 해보았느냐”의 

응답으로 측정되며4) 경비행은 ‘술마시기’, ‘담배피우기’, ‘무단결석’, ‘가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비행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협박하기’, ‘남을 심

하게 조롱하기’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기’,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뺏

기’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비공식낙인은 타자에게 낙인을 찍혔다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는 

것으로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 한다’, ‘주위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

라고 생각 한다’의 두 문항을 사용한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

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구성된다. 즉, 이 연구에서 비공식낙인은 점수가 높

을수록 비공식낙인경험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Amos 통계프로그램에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분석

을 통해 반복적 비행과정에서 나타난 비공식낙인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표 1>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4) 청소년패널조사에서 비행경험 횟수에 대한 문항은 ‘지난 1년 간 본인이 한 횟수’를 직접 기입하

도록 되어 있어 이상점(outlier)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최댓값을 100회로 정하여 100회를 

초과한 응답에 대해서는 최댓값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비행의 개별비행변인을 사용함에 있어서 

비행분포에 따라 재부호화한 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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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1,594명이며 남자청소년이 1,594명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50%로 동일하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청소년의 가정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정도로 가정 내 수입은 100

만원미만의 경우 3.7%,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16.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27.1%, 300만원 이상 400만원미만이 26.4%, 400만원 이상의 경우가 25.8%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 학력의 경우, 고졸인 경우가 1,386명(44.4%)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 학력의 경우에도 역시 고졸인 경우가 1,825명(58.8%)으로 가장 많았다. 

  

측  정  항  목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자청소년 1,594 50.0

여자청소년 1,594 50.0

소  계 3,188 100.0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 내 수입

100만원미만 110 3.7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503 16.9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806 27.1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785 26.4

400만원이상 766 25.8

소  계 2,970 100.0

아버지학력

중  졸 373 11.9

고  졸 1,386 44.4

전문대졸 216 6.9

대학교졸 948 30.3

대학원이상 201 6.4

소  계 3,124 100.0

어머니학력

중  졸 537 17.3

고  졸 1,825 58.8

전문대졸 153 4.9

대학교졸 537 17.3

대학원이상 51 1.6

소  계 3,103 100.0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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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비공식낙인의 정

도를 살펴보면 1차년도는 3.347이었고 2차년도에는 3.407, 3차년도에는 3.481로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비행은 .807, .873, 1.025로 역시 증가하였으나 

중비행의 경우에는 1차년도에는 .641, .488, .368로 매년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연차별 주요 변인 기술적 통계분석 

주요 변인 연 차 별 평  균 표준편차

비공식낙인 

1차년도 3.347 1.580

2차년도 3.407 1.512

3차년도 3.481 1.639

경비행

1차년도 .807 1.131

2차년도 .873 1.467

3차년도 1.025 1.667

중비행

1차년도 .641 1.237

2차년도 .488 .891

3차년도 .368 .844

 

3. 비행유형에 따른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간 관계   

1) 경비행의 반복적 비행

경비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측정모델에서 관측변인의 모수추정치의 결과는 

<표 3>와 같다. 먼저, 비행에 대한 관측변인의 모수추정치의 결과이다. 1, 2, 3차년도

의 경비행의 경우 담배피우기에 대한 모수를 1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세 변인의 모수

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1, 2, 3차년도의 경비행의 관측변인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한편 비공식낙인에 대한 관측변인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기 위해 ‘주위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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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의 문항을 모수 1로 고정시키고 ‘주위사람들은 나를 비행청

소년이라고 생각한다’의 문항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1, 2, 3차년도에서 모

두 유의미하였다. 

구  분
경  비  행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담배피우기
1.00

(.687)

1.00

(.778)

1.00

(.756)

술마시기
.844***

(.503)

.794***

(.539)

.832***

(.573)

무단결석
.229***

(.323)

.252***

(.410)

.204***

(.390)

가  출
.123***

(.303)

.095***

(.304)

.088***

(.328)

구  분
비공식낙인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문제아라는

낙인

1.00

(.926)

1.00

(.926)

1.00

(.935)

비행청소년

이라는 낙인

.963***

(.944)

.994***

(.948)

.982***

(.945)

<표 3> 경비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측정모델 관측변인의 모수추정치

*** p < .001 괄호안은 표준화된 계수임. 

다음으로 경비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측정모델 관측변인의 다중상관자승의 

값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먼저, 비행 관측변수의 다중상관자승의 값을 살펴보면 

담배피우기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의 값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관측변수들

의 질적 차원을 인정하여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공식낙

인에 대한 관측변수의 다중상관자승의 값은 모두 .8점 이상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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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  행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담배피우기 .472 .605 .572

술마시기 .253 .291 .329

무단결석 .104 .168 .152

가  출 .092 .093 .107

구  분
비공식적 낙인

문제아라는 낙인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

1차년도 .866 .880

2차년도 .858 .899

3차년도 .875 .891

<표 4> 경비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측정모델 관측변인의 다중상관자승 

   

다음의 <표 5>은 경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과정에서의 비공식낙인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구조모델의 적합도와 잠재변인 간 모수추정치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이 모델의 적합도는 X2(자유도)는 1885.338(126)이며 p값은 .000이며5) RMSEA 값은 

.064, CFI 값은 .970, NFI 값은 .967로 나타났다. RMSEA 값이 .08이하로 수용할만하

며 CFI 값과 NFI 값이 .9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 

다음으로 경비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구조모델에서 잠재변인 간 모수추정

치를 살펴보자. 첫 번째로 경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을 보면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1차년도 경비행과 2차년도 경

비행간 관계는 .563이며 2차년도 경비행과 3차년도 경비행간 관계는 .746으로 나타나 

반복적으로 경비행을 저지를수록 경비행을 중단할 가능성은 더 낮음을 예상할 수 있

다. 두 번째는 비공식낙인경험의 지속가능성으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1차년도 비공식낙인과 2차년도 비공식낙인은 .418, 2차년도 비공식낙인과 3차년도 

비공식낙인간 관계는 .445로 나타나 역시 주위사람들로부터 문제아,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경험이 많을수록 또 다시 비공식낙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X2의 검증결과 p값이 .000 으로 분석모델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적합지수의 

값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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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경비행 → 2차 경비행 .813*** .563

1차 비공식낙인 → 2차 경비행 .114*** .160

1차 비공식낙인 → 2차 비공식낙인 .397*** .418

1차 경비행 → 2차 비공식낙인 .246*** .128

2차 경비행 → 3차 경비행 .852*** .746

2차 경비행 → 3차 비공식낙인 .235*** .163

2차 비공식낙인 → 3차 비공식낙인 .483*** .445

2차 비공식낙인 → 3차 경비행 .094*** .110

X2(자유도) 1,885.338***(126)

RMSEA .064

CFI .970

NFI .967

<표 5> 경비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구조모델  잠재변인 간 모수추정치

*** p < .001

세 번째, 비공식낙인에 대한 경비행의 효과이다. 1차년도의 경비행과 2차년도 비공

식낙인간 관계를 살펴보면 표준화계수가 .12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2차년도 경비

행과 3차년도 비공식낙인 간 관계를 살펴보면 역시 .163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지위상의 비행을 많이 저지를수록 주위사람들로부터 낙인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차년도에 경비행을 저지르고 또 다시 경비행을 저지를 경우 

주위사람들로부터의 낙인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네 번째, 경비행에 대한 비공식낙인의 효과이다. 1차년도 비공식낙인과 2차년도 경

비행간 관계는 표준화 계수 .160, 2차년도 비공식낙인과 3차년도 경비행간 관계는 

.110으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경비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비공

식낙인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면 1차년도 경비행을 많이 저지를수록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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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낙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비공식낙인경험이 많을수록 3차년도에 또 

다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차년도의 경비행경험에 대한 

비공식낙인의 효과(.110)가 과거  2차년도의 경비행 경험(.746)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는 하지만 비공식낙인이 비행을 또 다시 저지르게 하는 유발적 요인임에는 분명하다.  

다음의 <표 6>는 반복적 경비행과 비공식낙인 구조모델에서 잠재변인의 다중상관

자승을 제시한 것이다. 2차년도 비공식낙인은 1차년도 비공식낙인과 1차년도 경비행

으로 인해 22.5%의 설명력을 보이며 2차년도 경비행은 전년도 경비행과 전년도 비공

식낙인으로 인해 41.7%를 보인다. 또한 3차년도 비공식낙인은 2차년도 비공식낙인과 

2차년도 경비행으로 인해 23.8%를 보이며 3차년도 경비행은 전년도 경비행과 전년도 

비공식낙인으로 인해 60.2%를 보이고 있다. 

구  분

잠  재  변  인

2차년도 
비공식낙인

2차년도 경비행 
3차년도 

비공식낙인
3차년도 경비행

  .225 .417 .238 .602

<표 6> 경비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구조모델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 

2) 중비행의 반복적 비행

중비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측정모델에서 관측변인의 모수추정치의 결과는 

<표 7>와 같다. 중비행의 경우 때리기에 대한 모수를 1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다섯 

변인의 모수를 추정하였고 비공식낙인의 경우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

다의 문항의 모수를 1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문항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중비

행의 관측변인과 비공식낙인에 대한 관측변인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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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  비  행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때리기
1.00

(.663)

1.00

(.723)

1.00

(.649)

패싸움
.509***

(.550)

.441***

(.499)

.446***

(.402)

조롱하기
1.080***

(.488)

1.118***

(.547)

1.359***

(.500)

협박하기
.707***

(.542)

.710***

(.625)

.854***

(.626)

훔치기
.561***

(.380)

.230***

(.192)

.403***

(.290)

뺏  기
.863***

(.570)

.573***

(.552)

.400***

(.370)

구  분
비 공 식 낙 인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문제아라는

낙인

1.00

(.926)

1.00

(.925)

1.00

(.937)

비행청소년

이라는 낙인

.973***

(.944)

.994***

(.949)

.983***

(.942)

<표 7> 중비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측정모델 관측변인의 모수추정치

*** p < .001 괄호안은 표준화된 계수임. 

다음의 <표 8>는 관측변인의 다중상관자승의 값을 나타낸 것이다. 중비행 관측변

수의 다중상관자승의 값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경비행과 마찬가지로 

질적 차원에서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공식낙인 관측변인

의 다중상관자승의 값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8점 이상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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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    행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때리기 .440 .522 .421

패싸움 .302 .249 .162

조롱하기 .238 .299 .250

협박하기 .294 .391 .392

훔치기 .145 .137 .184

뺏  기 .325 .304 .137

구  분
비공식적 낙인

문제아라는 낙인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

1차년도 .858 .890

2차년도 .858 .899

3차년도 .874 .893

<표 8> 중비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측정모델 관측변인의 다중상관자승 

   

다음의 <표 9>은 중비행에 대한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간 구조모델 적합도와 

잠재변인 간 모수추정치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이 모델의 적합도는 X2(자유도)는 

3057.239(243)이며 p값은 .000이며6) RMSEA 값은 .058, CFI 값은 .953, NFI 값은 

.949로 나타났다. RMSEA 값이 .08이하로 수용할만 하며 CFI 값과 NFI 값이 .9이상으

로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 다음으로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구조모델의 잠재변인 

간 모수추정치를 살펴보자. 첫 번째, 전년도 중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또 다시 중비

행을 저지를 가능성의 정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1차년도 중비행과 2차년도 중비행간 관계는 .471이며 2차년도 중비행

과 3차년도 중비행간 관계는 .631로 나타나 경비행과 마찬가지로 중비행을 지속적으

로 저지를수록 중비행을 중단할 가능성은 더 낮음을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 중비

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구조모델의 잠재변인 간 관계에서 비공식낙인경험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세 번째, 비공식낙인에 대한 중비행의 효과이다. 1차년도의 중비행과 2차년도 비공

6) X2의 검증결과 p값이 .000 으로 분석모델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적합지수의 

값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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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낙인간 관계를 살펴보면 표준화계수가 .13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1차년도 경비

행과 2차년도 비공식낙인 관계(.128)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경비행보다 중비행

을 저지를수록 이후 주위사람들이 자신을 문제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겠다. 한편, 2차년도 중비행과 3차년도 비공식낙인 간 관계를 살펴보면 표준화계수가 

.089로 최초 중비행으로 인한 비공식낙인의 영향(.128)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는 경비

행의 반복적 비행과는 상반된 결과로 과거 중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또 다시 중비행

을 저지른다고 하여도 주위의 비난이 그 만큼 비례하여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

다. 이러한 결과는 중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비행을 거듭할수록 주위사람들은 더 이

상 비행에 대한 꾸지람이나 비난과 같은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그냥 내버려두는 등의 

포기단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청소년

은 사회의 통제와 제재 영역 밖으로 내몰리게 됨에 따라 보다 심각한 문제를 지닐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네 번째, 중비행에 대한 비공식낙인의 효과이다. 1차년도 비공식낙인과 2차년도 중

비행간 관계는 표준화 계수 .109, 2차년도 비공식낙인과 3차년도 중비행간 관계는 

.052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중비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비공식

낙인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면 1차년도 중비행을 많이 저지를수록 2차년도 

비공식낙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비공식낙인경험이 많을수록 3차년도에 또 

다시 중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차년도에 이은 3차

년도의 중비행에 대한 비공식낙인의 효과(.052)가 앞서 살펴본 경비행에 대한 비공식

낙인의 효과(.110)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중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데 있어

서 비공식낙인의 효과는 경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비공식낙

인의 효과보다 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더 이상 자신

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게 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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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중비행 → 2차 중비행 .389*** .471

1차 비공식낙인 → 2차 중비행 .025*** .109

1차 비공식낙인 → 2차 비공식낙인 .397*** .418

1차 중비행 → 2차 비공식낙인 .457*** .135

2차 중비행 → 3차 중비행 .526*** .631

2차 중비행 → 3차 비공식낙인 .399*** .089

2차 비공식낙인 → 3차 비공식낙인 .504*** .464

2차 비공식낙인 → 3차 중비행 .010*** .052

χ 2(자유도) 3,057.239***(243)

RMSEA .058

CFI .953

NFI .949

<표 9> 중비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구조모델  잠재변인 간 모수추정치

** p < .01 *** p < .001

다음의 <표 10>은 중비행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낙인 구조모델에서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을 제시한 것이다. 2차년도 비공식낙인은 1차년도 비공식낙인과 1차년도 

중비행으로 인해 22.7%의 설명력을 보이며 2차년도 중비행은 전년도 중비행과 전년

도 비공식낙인으로 인해 26.5%를 보인다. 또한 3차년도 비공식낙인은 2차년도 비공식

낙인과 2차년도 중비행으로 인해 23.8%를 보이며 3차년도 중비행은 전년도 중비행과 

전년도 비공식낙인으로 인해 41.3%를 보이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경비행의 반복적 비

행 구조모델에서 나타나는 다중상관자승의 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잠  재  변  인

2차년도 
비공식낙인

2차년도 중비행
3차년도 

비공식낙인
3차년도 중비행

  .227 .265 .238 .413

<표 10> 중비행의 반복적 비행  비공식낙인 측정모델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과정에서 나타난 비공식낙인의 효과

- 51 -

이처럼 비행의 죄질에 따라 경비행과 중비행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과

정을 살펴본 결과, 비행유형에 따른 적절한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청소년비행이 대부분 사소한 비행에서 시작되어 점차 심각한 비행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비행의 반복적 비행에서 비공식낙인의 효과가 중

비행의 반복적 비행에서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흡연이

나 음주, 무단결석, 가출등과 같은 경비행에 대한 올바론 교육방식을 사용하여 차후 

또다시 경비행을 저지르게 되거나 혹은 좀 더 심각한 비행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비행 발생 건수의 상당부분이 이미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이 저지르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주장되면서 범죄원인론 

가운데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비행과정에 주목한 낙인이론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진행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종단적 연구 자료를 통해 낙인이론을 재검증해보려는 시도

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부정적 평가 즉, 비공식낙인효과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 비공식낙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반복적 비행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 연구는 비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청소년집단의 특성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해 비행죄질에 따른 비행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경비행과 중비행의 반복적 비행과정에서 모두 비행을 많이 저지를수록 

비공식낙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이후에도 비행을 또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경비행보다는 중비행을 저지를 경우 주위

로부터 낙인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공식낙인으로 인

한 반복적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중비행보다 경비행일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경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보다 부

모와, 친구, 선생등과 같은 주위사람들로부터 문제아,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을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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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험하게 되지만 이미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위로부터

의 비난이나 오명, 주위의 부정적 시선 등은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반복적 비행에 대

한 비공식낙인의 효과는 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반복된 비행과정에서 나타난 비공식

낙인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다양

한 비행경로를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비공식낙인이 어떠한 경로로 반복적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낙인이론적 관점에서 종단적 연구를 사용하여 비행을 

저지른 후 주위사람들로부터 낙인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비행을 또 다시 저지

르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는 점과 비행유형을 세분화하여 반복적 비행과정에서의 

비공식낙인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비행죄질에 따른 비공식낙인 효과의 차이를 밝혀보

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비행의 죄질에 상관없이 부모, 친구, 등 중요한 사람들로부터의 

비행의 결과인 비공식낙인은 반복적 비행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 비행에 있어서 주위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우리 사회

에서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은 거칠고 공격적이며 부모나 학교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 아이라는 사회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즉, 청소년

이 저지르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과는 별개의 집단으

로 이해하여 문제아로 단정짓고 편견을 만든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는 비행청

소년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낙인찍음으로 이어지고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비행청소년이라고 낙인찍힌 청소년은 자신이 정말 

사악하고 나쁘다고 생각하게 되고 더 이상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과는 같을 수 

없음을 알게 되면서 자신을 멀리한 주위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 지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심각한 범죄에까지 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행청소년을 그렇지 않은 청소

년과 별개의 집단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처벌이나 제재는 지양하고 비행청소

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여 비행청소년이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가

정, 학교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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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Informal Labeling on Persistent Delinquency  

Choi, Soo-Hyeong* 

   

 This study seeks to test a labeling theory on persistent delinquency.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compiled from the Korea Youth Panel, compil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Delinquency is classified into minor delinquency 

and serious delinquency. We conclude that juveniles who engage in delinquency 

experience informal labeling and juveniles who are informally labeled engage in 

repeat delinquency. Therefore, informal labeling has a significant effect on 

repeated delinquency.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Informal labeling has a  

greater effect on minor delinquency than serious delinquency.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in that they demonstrate how positive attitudes 

and understanding of juvenile delinquents must form the basis of prevention 

programs for persistent delinquency. The findings also suggests that future 

research should attempt to diversify its search for the causes of persistent 

delinquency. 

Key Words : delinquency, persistent delinquency, delinquent career, informal labeling 

투고일 : 3월 15일, 심사일 : 7월 8일, 심사완료일 : 8월 11일

* Korea University, Ph. D. in Sociology.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FEFF005500730065002000740068006500730065002000730065007400740069006e0067007300200074006f002000630072006500610074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77006900740068002000680069006700680065007200200069006d006100670065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66006f007200200069006d00700072006f0076006500640020007000720069006e00740069006e0067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79002e002000540068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630061006e0020006200650020006f00700065006e006500640020007700690074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6e00640020006c0061007400650072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1200 12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