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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청소년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 생태체계적관점은 지역환경의 중요성을 논의하여 왔지만 대부분 

이론적 차원에 그쳐 구체적, 경험적 차원의 시사점을 얻는데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청

소년의 심리체계인 자아개념과 지역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대한 거시체계

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에 따른 청소년복지의 함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위해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지역 간 차이를 일으키는 개

인요인과 지역요인은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고 한국청소년패널 자료와 국가통계자료 및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다수준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자아개념은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개인이 느끼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은 자아

개념 발달과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고, 지역의 한부모 비율과 범죄발생율도 지역 간 편차를 유발하

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청소년들이 인지한 지역사회애착과 지역무질서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단위의 집합적 개입 등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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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즉,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

해 자기 스스로 내리는 주관적, 객관적 평가를 우리는 자아개념(self-concept)으로 정

의한다. 자아개념은 인간행동을 결정짓고,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게 하

며, 일생동안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구조이다(송인섭, 2000; 이사라, 

2000). 자아개념은 청소년 시기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자아정체감이 형성되

고 신체, 정신적 변화는 물론 가족, 친구 등 사회적 관계의 폭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자아개념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어떤 요인이 자아개념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특히 가족의 유형,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가족요인과 인접환경인 학교환경이나 교사, 또래와의 관계, 지역사회요인 등이 

자아개념과 관계되는 요인으로 밝혀져왔다(이사라, 2000; 이미혜, 2002; 이동원, 2005; 

Rosenberg, 1985; Nottlemann, 1987). 

선행연구들은 자아개념이 개인을 둘러싼 환경체계와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결과물이

라는 점에 주목하여, 다양한 환경요인과의 관계를 밝히려 했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

과 가족, 학교 등 가까운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밝히는데 집중하였을 뿐, 지역환

경에 대한 구체적, 경험적 차원의 관심은 매우 부족하였다.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여

러 환경체계와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예: 윤혜미, 박병금, 2005; 황혜원, 2011)도 이

론적 논의에 그칠 뿐 지역환경의 영향력이 과연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것은 지역구조가 가정이나 학교 같은 환

경체계에 비해 범위설정이 애매하고, 계량적으로 다루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그 이유

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소속된 집단,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개인을 둘러싼 가족도 지역환경의 영향권 안에 배태된(nested) 

구조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기능과 자원, 친구관계, 학교요인 모두 지역이라는 거시

환경의 구성과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Brooks-Gunn, Duncan & Aber, 1997). 

최근에는 지역환경이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지역효과(area 

effect)1)’ 혹은 ‘지역의 맥락효과(contextual area effect)’를 밝히려는 연구가 활발해지

고 있다. 지역효과란 거시체계인 지역의 특성이 미시체계인 개인의 행동과 삶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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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개인들의 합으로부터 기인하는 구성적 효과(compositional effect)를 

넘어 지역의 독자적인 영향력이 개인에게 존재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곽현근, 

2008). 초기의 지역효과 연구는 청소년 비행과 지역환경과의 관계에 주로 초점이 맞

추어져 있었다. 비행이 인구학적 특성이나, 개인적 요인 외에 거주지역의 환경적 맥락

(environmental context)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개인 삶의 다양

한 영역에 대한 지역요인의 영향력이 밝혀지고 있다(Shaw & Mckey, 1942; 정문성, 

1992 재인용).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자아개념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자아개념의 발

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환경 요인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의 중심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 즉 자아개념(self-concept)이 존재

하고, 자아개념은 환경과 행동의 중간에 위치하여 양자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개인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심리기제이다(송인섭, 2000; 이동원, 2005).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 성행동, 일탈 등 각종 외현화 문제(Crane, 1991; Rodgers & Rowe, 1993; 

Duncan, Jones & Moon, 1999; Ross & Mirowsky, 2001)와 우울, 불안, 무력감과 같은 

내재화문제(김희윤, 2010; 김영미, 2010; Aneshensel & Sucoff, 1996; Haney, 2007; 

Hart, Atkins & Matsuba, 2008; Santiago, Wadsworth & Stump, 2011)에 대한 지역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들과 달리 지역환경과 자아개념의 직접적인 관계를 검토하는 것

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지역효과 연구가 주로 지역환경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었던 점과, 자아개념에 있어 미시적 접근만이 이루어졌던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 자아개념은 개인과 인접환경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 자아개념의 지역 간 차이를 일으키는 개인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청소년 자아개념의 지역 간 차이를 일으키는 지역요인은 무엇인가?

1) 지역효과는 community effect, area effect, contextual community effect, neighborhood effect 

등 다양하게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경계를 강조한 개념으로 “area effect”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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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자아개념과 청소년기

자아는 “객관화된 자기(objective self)” 혹은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로 

표현될 수 있으며, 주위환경과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환류체계(feedback system)에 의

해 변화⋅발달한다(이사라, 2000). 따라서 자아개념은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회

적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또

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 자체보다는 경험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자아개념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엄신자, 2008; Rogers, 1983). 

이러한 자아개념의 구조는 복합적이다(송인섭, 1994; Shavelson & Bolus, 1982). 즉 

다면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송인섭, 2000), 종적으로는 가장 상위에 일

반적 자아개념이 있고, 바로 아래에 학문적 자아개념과 비학문적 자아개념이 있으며, 

이는 다시 학습자아, 성취자아, 능력자아, 사회적 자아 등 여러 개의 하위개념들로 세

분화된다. 최근 연구들은 자아개념을 구체적 하위영역으로 세분하여 다루는 경향이 있

다. 예를 들어, 비행예측을 위해서 부정적 자아개념인 일탈적 자아개념만을 자아개념으

로 정의한 연구(이은주, 정익중, 2010), 학업우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패내성과 

자아개념간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학문적 자아개념만을 다룬 연구(김영빈, 2008), 실

업계 고등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 간 학문적 자아개념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정수자, 

1999)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자아개념의 세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일

반적, 긍정적 자아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청소년들의 특정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하위 자아개념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에 대해 가지는 함

축적 태도로서의 전반적인 자아개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자아개념은 생애 전반에 걸쳐 중요하지만 특히 청소년기의 특성과 맞물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즉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발달은 물론 심리 정서적으로 많은 혼

란과 불안을 겪으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해가는 시기이다. 특히 아동기에서 성

인기로의 과도기적 발달단계에서 부모나 가정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와 계속 의존

하려는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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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자아개념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이동원, 2005; 홍영수, 김동기, 

2011; Donnellan, Trzesniewski, Robins, Moffitt & Caspi, 2005). 그리고 자아개념은 

각종 문제행동과 발달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과 환경

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홍영수, 김동기, 2001; 이미혜, 2002; 최장원, 김희진, 2011; 

Donnellan et al., 2005). 따라서 어떤 요인에 의해 청소년기에 긍정적 자아개념이 형

성될 수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 다양한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2. 지역효과의 이론적 고찰

“지역효과(area effect)”란 일정한 지리적 경계 안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지역특성

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지역구성원들의 개인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개인

의 삶에 고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곽현근, 유현숙, 2007; 곽현근, 

2008). 지역효과에 관한 이론들은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적관점을 큰 이론

적 틀로 삼고 지역효과 발생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전염이론, 낙인효과모델을 고찰

하고자 한다.

생태체계적관점은 다양한 환경체계를 포괄적,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인간과 지역환경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유용한 관점을 제공

하고, 다른 지역효과 이론들의 대전제가 되고 있다. 생태체계적관점은 이론(theory)이

라기보다는 관점(perspectives)이고, 그 자체가 메타 페러다임적(meta-paradigm) 성격을 

갖기 때문에(김동배, 이희연, 2003; 이상균, 2005) 다학문적인 사회복지학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생태체계적관점에서 개인과 그를 둘러싼 여러 겹의 환경체계는 각각이 

유기체로 이해되며, 개인은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교류를 통해 적응한다(Turner, 1996). 

이러한 측면에서 생태체계적관점은 개별 청소년에게 미치는 지역환경체계의 영향력과 

양자 간의 역동을 관찰할 수 있게 하고, 부모-자녀 관계 외에도 가족, 친구, 이웃, 사

회 등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생태환경영역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 또

한 생태체계적관점은 미시체계는 중간체계에 중간체계는 큰 층위의 거시체계 속에 내

포된 구조(nestedness)로 설명되기 때문에 개별 청소년이 가족 및 특정 지역사회에 

속하는 구조를 다루는 본 연구의 다층분석모형의 구조와 일치된다는 장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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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효과 발생의 구체적인 경로를 설명하는 과정이론이 있다. 전염모델(contagion 

model)은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그들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

련된 문제행동의 유형들을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트린다는 것을 가정한다

(Boardman & Robert, 2000). 따라서 취약지역의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역

할모델을 접하기 어렵고, 실업자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주민들을 자주 접하고 이들과 

교류함으로써 부정적인 학습화가 나타난다. 또래관계를 중시하고 그들의 행위를 모방

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의 특성을 잘 반영한 모델로 평가된다.

낙인효과모델(stigmatization theory)은 외부의 낙인에 의해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인식할 때 흔히 그

가 속한 범주(예: ○○학교학생, ○○시민, ○○구청주민 등)를 지각하게 되고 이러한 

범주에 의거해 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고 판단한다. 취약지역 주민들은 기업이나 정

부, 사회적 행위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것

이 곧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며, 자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어버

린다(Haney, 2007). 이러한 사회적 낙인을 통해 취약지역 거주자들의 자아존중감과 

스스로에 대한 자기인식은 비취약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낮게 형성되고 특히 자아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는 청소년에게 그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김위정, 2004; 곽현

근, 2008; Musterd & Anderson, 2006). 

3. 지역요인과 자아개념간의 관계

지역효과를 일으키는 요인은 대부분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과 관련된 부정적인 것이

었다. 지역은 공간적 차원에서 ‘분산된 빈곤’보다 ‘집중된 빈곤’으로 인해 개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Jenks & Mayer, 1990; Hart et al., 2008). 많은 연

구들이 경제적 빈곤 외 한부모 가구비율, 실업률, 공공복지수혜자비율, 부모의 교육수

준, 전문직비율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지표의 영향력을 검토하여 이들이 청소년 

발달과 행동에 정적 혹은 부적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다(곽현근, 2008; 김세원,  

2009; 김영미, 2010; Ellen & Hurley, 2008; Hull, Kilbourne, Reece & Husaini, 2008; 

Elo, Mykyta, Margolis & Culhance, 2009; Santiago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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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개념과 지역환경 간의 관계를 다룬 국내연구는 도시, 농촌, 어촌 등 지역유형

에 따라 그 지역 청소년의 자아개념 점수가 달라지거나 도시화 정도에 따라 남녀 간 

자아개념 발달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연구(이주옥, 1987)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자원이 적은 지역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보다 더 높게 나타난 연구(서혜은, 2009)등이 있다. 또한 취약지역에 대해 지역

단위의 자원제공과 복지서비스 지원은 해당지역 청소년의 학업, 가족관계, 자아개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들을 가져온다는 연구도 있다(정연정, 엄명용, 2009).

국외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발달과 거시체계와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가 종종 발견

되는데,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 구성원들은 거주지역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낮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정체감과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Adams & Marshall, 1996; Atkins & Hart, 

2003). 또한 지역소득은 주민의 자기평가 특히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느 

한계 수준(threshold)을 넘어서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Turley & 

López, 2003). 지역안전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의 폭력이나 범죄노출에 대한 청소년

의 자기보고 빈도가 높을수록, 거주지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청소년의 비행, 

무기력, 우울 등의 외현화, 내재화의 문제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희, 

조영태, 2008; Durant, Cadenhead, Pendergrast, Slavens & Linder, 1994).

한편 최근에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가 진정으로 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동적 요인(dynamic factors)으로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과 지역애착이나 유대 혹은 인

지된 무질서 변수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Altman과 Low(1992)는 청소년들

이 거주지역에 대한 애착감정을 갖게 되면 자신의 거주지가 안전하다고 믿는 지역안

정감을 높여 긍정적인 자기인식이나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무질서한 

지역환경은 주민들을 무기력하고 부정적으로 강화하여 낮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높은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eis & 

Ross, 1998; Ross & Mirowsk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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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전국 단위의 한국청소년패널(KYPS) 자료, 국가 통계자료 및 행

정자료를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KYPS는 200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중학교 2학

년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고 매 해 

동일한 내용의 조사를 반복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2006년 고등학교 2학년 자료이다. 지역에 관한 자료는 연구자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통계청, 국토지리정보원, 중앙행정부처 등으로 부터 직접 수집하였다.  

지역연구에 있어 지역의 경계설정은 중요한 이슈인데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를 지역측정 단위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시․군․구’ 는 서구에서의 ‘동네

(neighborhood)'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한국에서는 정치참여의 단위로 주민참여가 이

루어지고,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집합적 개입의 최소단위이다. 또한 사회복지 

측면에서 공공복지서비스와 전달체계,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이 

시․군․구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복지 분권화로 인한 지역 간 편차를 볼 수 있는 

단위이며(최일섭, 이현주, 2006). 현실적으로 매년 인구, 환경, 경제, 교육, 복지, 보건 

등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와 연보 등이 ‘시․군․구’ 단위로 발행되므로 자료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용이하다는 잇점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4차년도 패널자료인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다. 특별

히 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유는 지역환경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점을 중기 청소

년기인 15-17세라고 밝힌 선행연구(Dallago et al., 2009)를 근거로 할 때 한국 청소

년의 경우 고등학교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학교 및 학급에서의 

적응과 대학입시라는 부담으로부터 다소 벗어나 있는 고등학교 2학년이 가장 안정적

으로 지역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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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자아개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개념은 일반적 자아개념으로 전반적인 자기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이미리, 2005; 이동원, 2005; 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Rosenberg(1969)의 자아존중감 척도 중 일부로서 자신을 얼마나 가치롭고 유용하고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느냐를 측정하는 문항들과, 문제해결 자신감, 삶에 대한 주체성, 

자기결정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자기확신(자신감)문항들을 포함하여 청소년정책연구

원이 개발한 척도이다.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자아, 도덕적 ․ 사회적 자아, 자기

확신(자신감)에 대한 자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9개 문항이며 5점 리

커트 척도로 되어있으며 일부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개

념임을 의미한다. 전체 자아개념의 Chronbach's alpha 계수는 .805 이다.

표 1

종속변수의 구성

구  분 문  항

자아

개념

자질․능력관련

자아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도덕적․사회적 

자아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기확신․(자신감)

자아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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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1) 개인수준의 변수

개인수준의 변수는 인구학적 변수(예: 성별, 소득, 부모학력, 가족유형)과 학업성취

도를, 관계적 변수로는 부모애착, 친구애착, 교사애착, 지역애착을 사용하였으며, 자세

한 내용은 표 2에 정리하였다. 여기서 지역애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의 하위개념 중 하나인 ‘애착’ 의 확장으로 구성한 문항들이다. 지역 주

민들끼리의 만남의 빈도, 신뢰도, 친밀도, 감독기능 등을 통해 청소년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애착을 느끼는지를 측정한 개인수준의 변수이다. 점수가 높을

수록 자신의 거주 지역에 대한 애착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애착, 친구애

착, 교사애착, 지역애착의 Chronbach's alpha 계수는 각각 .891, .782, .819, .826 이다.

표 2

개인수준 변수의 구성

구 분 문 항 관찰수 M(S.E) 범위

인구

학적 

변수

성별 남자=1, 여자=0 남: 1,566(51%)   여: 1,555(49%)

가구소득
근로, 이자, 임대, 연금 등 모두 

합한 평균 월소득 (단위: 만원)
3,121 명

322.5만원

(182.5만원)
0∼4500

가족형태
양친부모와 동거=1, 그 밖의 여러 

형태의 가족=0
1= 2,840(82.3%), 0= 243(7.0%) ̃

학업

성취도

주요 5개 과목의 반성적. 숫자 

클수록 높은 성적을 의미함
3,121 명 2.72(.66)  1∼5

모의학력
무학=1, 초‧ 중졸=2, 고졸=3, 

대졸=4, 대학원졸=5

21(0.6%), 509(14.7%), 

1,806(52.4%), 660(19.1%), 44(1.3%)

관계적 

변수

부모애착

(6문항)
부모와의 사랑, 대화, 이해의 정도 3,121 명 3.45(.75) 1∼5

친구애착

(4문항)
친구와 생각, 감정, 고민을 나누는 도 3,121 명 4.23(.62) 1∼5

교사애착

(3문항)

교사를 닮고 싶은 정도, 고민, 

관심 나누는 정도
3,121 명 2.64(.87) 1∼5

지역애착

(6문항)

주민 간 만남의 빈도, 신뢰도, 

친밀도, 감독기능의 정도
3,121 명 2.86(.7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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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수준의 변수

지역요인의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구조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와 지역 구성원들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를 구성하였다. 구조적 지역

변수는 외부 행정자료를 직접 입력하여 패널자료와 병합하였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

(socioeconomic status)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빈곤선이하의 가구비율, 한부모 

가구비율, 여성가장 가구비율, 남성실업률, 지역소득 등이 사용된다(Boardman & 

Robert, 2000).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총인구 대비 한부모 가구원수를 계산한 지역 한

부모비율 변수와 지역의 월평균 소득변수를 사용하였다. 그 밖에 지역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들의 평균학력, 범죄발생률, 문화복지시설 수 등을 사용하였다. 지역에 대

한 인식을 측정하는 변수는 패널데이터 중 지역사회애착(Chronbach's alpha =.826)과 

지역무질서(Chronbach's alpha =.779)를 사용하였다. 지역사회애착은 개인변수인 지역

애착과 달리 청소년들의 거주지에 대한 애착수준을 지역단위 수준에서 측정한 지역변

수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 전체의 애착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지역임을 의미한다. 

무질서 변수는 Ross와 Mirowsky(2001)의 12문항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정한 것

으로 물리적 무질서 2문항과 사회적 무질서 2문항으로 4개 문항의 합산변수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거주 지역에 대해 무질서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표 3 참고).

표 3

지역수준 변수의 구성

구 분 문 항 지역수 M(S.E) 범위

구조적

지역

변수

지역한부모비율2) (지역 한부모 가구원수/인구X1000) 147 .355(.19) 0∼1.27

지역평균소득 지역평균 월소득액 (단위:만원) 147 322.5(182.5) 0∼4500

지역모학력 무학=1, 초중졸=2, 고졸=3, 대졸=4, 석박사=5 147 3.21(.46) 1∼5.33

지역범죄발생율3) 범죄발생총건수/인구X100,000 147 3.71(1.53) 2.35∼12.45

지역문화복지시설4) 지역문화복지시설수/인구X 10,000 147 .22(.28) .02∼1.98

인지적 
지역
변수

지역사회애착

(6문항)
지역주민간 만남빈도, 신뢰도,관심도 147 2.87(0.99) 1∼5

지역무질서

(4문항)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 147 2.48(0.24) 1∼5

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행정정보공개청구 2007행정자료(2006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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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다수준 모형은 분석수준이 다른 대상의 특성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에 적합한 모

형이다. 즉 분석자료가 수준을 달리한 위계적인 구조(hierarchical structure)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지역 유형의 2수준 다층모형

(multi-level analysis model)을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STATA 11.0을 이용하였고 

일반자료특성에 대한 검토나 기초통계분석은 SPSS 17.0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2수준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의 수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evel-1

Yij= β0j + β1j Xij + εij --------------- (수식:1)

β0j = γ00 + uoj

β1j = γ10 

level-2 

Yij= β0j + β1j Xij + εij --------------- (수식:2)

β0j = γ00 + γ01Zj + uoj --------------- (수식:2-1)

β1j = γ10 --------------- (수식:2-2)

Yij= (γ00 + γ10Xij+ γ01Zj) + (uoj) + εij  

개별청소년: I, 지역: j, 

Z는 level-2의 지역변수,  Y는 지역 j에 거주하는 청소년 I의 자아개념 점수

3)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 범죄분석 보고서 II 

4)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gii.go.kr)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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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주요변수의 일반적 특성
 

주요변수의 일반적 특성은 앞 장 표 2, 표 3에서 변수를 설명하면서 각각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남녀학생 비율은 거의 반반이었고, 지역

은 전국 147개, 양부모와 동거하는 가구형태가 82.3%로 많았고, 친구애착이 다른 애

착변수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본격적인 자료분석에 앞서 자료분포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허용값(Tolerance)을 검토하였으나 0.4 이하, 분산팽창지수(VIF)는 2.5 이상으로 

별 문제는 없었다. 결측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체(imputation)방법을 사용하지 않았

다. 결측치 비율이 9.1% 인데 전체 표본의 수가 커 다수준 분석의 일반적 방식인 완

전제거법을 적용하였다(결측치 제거 후 전체 분석대상은 3,121명이다). 자료분포의 정

규성은 회귀모형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데 표본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중심극한정리에 

의해 어느 정도 보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특별히 왜도와 첨도가 높은 소득변수

는(왜도: 5.21 첨도: 9.51) 로그변환 하였다. 개인수준 변수와 지역수준 변수는 각각 

분리하여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대부분 변수의 상관계수가 지나치게 

크지도 작지도 않아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요인 중 범죄발생율, 지역무질서 변

수는 종속변수인 자아개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수준 다층모형의 분석결과

1) 모형 0 (무조건적 절편모형 null model)

이 모형은 독립변수가 전혀 투입되지 않은 상태로 개인 및 지역변량이 구분되어 

제시된다. 총변량 중 지역수준이 설명하는 변량의 비율을 계산한 ICC(intra class 

correlation value)값은 0.052이다. 상위수준인 지역이 설명하는 변량의 크기가 5.2%라

는 뜻으로 작은 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초모형의 집단내 상관관계인 ICC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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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0.30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고(Bliese, 2000). 최대우도비 검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의미있는 크기로 확인되어, 다수준 모형의 설정이 타당

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자아개념은 그들이 어떤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

라 달라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

기초모형 통계요약

null model

고정효과(fixed effect) estimates s.e p

절편  30.744    .136  .000

무선효과(random effect) variance component

지역수준 분산

개인수준 분산

1.26    

      22.98   

.29

.59   

최대우도비검정

(maximum likelihood ratio test)

      -2(△LL)

      61.01

df

1
.000

*p<.10, **p<.05, ***p<.001

Yij = 00 + uoj + eij                           

ICC(지역) =  


           ICC = 1.26/( 1.26+ 22.98) =.052

2) 모형 1 (조건모형-무선절편모형)

Yij  = 00  + p0 Xpij + uoj  + eij                     (수식:2-1)

selfconceptij = (00 + 10(성별)ij + 20(소득)ij + 30(성적)ij + 40(모학력)ij 

+ 50(가족유형)ij + 60(부모애착)ij + 70(교사애착)ij + 80(친구애착)ij 

+ 90(지역애착)ij + uoj + ε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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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은 무선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으로 1수준(개인수준)의 독립변수가 투

입된 모형에서 기울기가 0으로 고정되어 있는 모형이다. 표 5에서 모형 1을 보면 고2 

청소년의 전체 자아개념 평균값은 13.44이다. 전체 모형에서 개인수준변수들이 투입되어 

설명되는 개인수준 변량의 설명력은 15.7%이다(R
2
 =.157) 여학생보다 남학생 자아개념 

점수가 평균적으로 1.02 만큼 높고, 학업성취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자아개념은 

0.26 만큼 증가하였다. 성적이 높아질수록 자아개념도 증가하여 청소년기 학교라는 집단

에서의 학업성취의 경험은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

명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이미혜, 2002; 김지영, 이형실, 2010; 김순혜, 2010). 그리고 

개별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지역빈곤율과 청소년 발달과는 대체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별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정문성, 1992; 김세원, 2009; 김희윤, 

2010). 본 연구에서는 개별 가구의 소득과 자아개념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 경제적 자본이 많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유형, 모의 학력은 직접적으로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

타났고 관계적 변인으로 투입한 부모, 교사, 친구, 지역애착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모형1의 결과를 종합할 때 가정의 구조적 상황이나 부모의 외적 조건 자체보

다는 학업성취와 같이 환경으로 부터 얻는 경험이나 애착형성과 같이 의미있는 타인

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자아개념의 속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Shavelson, Huhner & Stanton,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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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아개념 결정요인에 관한 2수준 다층모형 분석결과(N=3,121)

모형0 B(s.e) 
(null model) 

모형1 B(s.e) 
(개인독립변수) 

모형2 B(s.e)
(지역의 구조변수) 

모형3 B(s.e)
(지역의 인식변수) 

고정효과(fixed effect)   

level 1. 개인변수

자아개념전체평균 
 30.74(.14) 13.44(1.17)*** 10.41(3.58)*** 8.51(4.90)***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1.02(.19)*** 1.08(.20)*** 1.09(.20)***

학업성취 .26(.03)*** .23(.03)*** .23(.03)***

(로그)소득 .44(.19)** .31(.21) .30(.22)

가족유형 -.04(.35) .02(.40) .02(.40)

모학력 .05(.09) .08(.10) .08(.10)

관계적

요인

부모애착 .26(.02)*** .27(.02)*** .26(.022)***

교사애착 .13(.03)*** .10(.04)** .09(.04)**

친구애착 .20(.03)*** .23(.04)*** .23(.04)***

지역애착 .05(.02)** .08(.03)*** .08(.02)***

level 2. 지역변수

구조적

지역

요인

한부모비율 1.24(.61)** 1.24(.62)**

( 로그) 지역

소득
.37(.78) .49(.81)

지역모학력 .43(.39) .41(.40)

범죄발생율 -.22(.07)** -.22(.07)**

지역문화

복지시설
1.98(1.24) 1.98(1.25)

인지적

지역요인

평균지역

사회애착
.09(.10)

평균지역무

질서
.02(.13)

무선효과(random effect)

σ2eij 개인수준변량 22.98(.59) 19.37(.52) 19.51(.58) 19.52(.58)

σ2u0j 지역수준변량 1.26(.29) .64(.19) .28(.16) .29(.17)

-2△LL () 61.01***

(df=1)

2164.13***

(df=9)

3097.72***

(df=5)

-4.2404

(df=2)

누적된 개인수준의 R
2

누적된 지역수준의 R2
.157

.491

.151

.777

.150

.777

*p<.10,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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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형 2 (조건모형-무선절편모형)

Yij  = 00  + p0 Xpij + 0q Zpij +  uoj  + eij          (수식:2-2)

selfconceptij = (00 + 10(성별)ij + 20(소득)ij + 30(성적)ij + 40 (모학력)ij  

+ 50(가족유형)ij + 60(부모애착)ij + 70(교사애착)ij + 80 (친구애착)ij + 90

(지역애착)ij + 01(한부모비율)j + 02(지역소득)j + 03(지역모학력)j + 04(범죄

발생율)j + 05(지역문화복지시설)j + uoj + εij  

모형 2은 모형 1에 지역변수를 독립변수로 추가된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모형 2는 개인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구조적 지역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한 모형으로 한부모비율, 지역소득, 지역모학력, 지역범죄율, 지역문화복

지시설수 변수를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한부모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범죄발생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엄

밀히 말하면, 자아개념에 대한 개인변수들의 영향력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이들 

지역변수의 고유한 영향력이 존재하고 그 설명력의 수준은 전체모형의 28%를 차지한

다고 볼 수 있다5) 전체모형의 설명력도 모형1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향상되었다(-2

∆LL(χ2=3097.72, p<.001). 

범죄발생율의 경우 고정효과의 회귀계수가 -.22로 음수(-)로 나타나 범죄발생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범죄가 많은 

지역일수록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심리사회적 건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

다(문성호, 2000; 김세원, 2009; Sampson, Raudenbush & Earls, 1997; Mazefsky & 

Farrell, 2005; Thaweekoon, 2006). 한편 지역의 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모형 1에서 개별가정의 소득수준의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모형 2에서 지역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는 개별소득의 영향력도 

사라졌다. 따라서 개인소득도 지역전체의 소득수준도 청소년 개인의 자아개념 형성에

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지역의 취약성을 나타

내는 사회경제적 지위변수 중 한부모비율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부모비율이 

5) 모형2의 누적된 지역수준 변량예측치 77%에서 모형1의 지역수준 변량예측치 49%를 빼면 모형2

에서의 지역수준 변량의 설명력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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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지역에 사는 청소년일수록 그들의 자아개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으로 지역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커질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증가하고, 심리사

회적 적응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는데(김세원, 2009; Sampson & Raudenbush, 

1999; Sampson, Mornoff & Gannon-Rawley, 2002), 본 연구에서는 역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되는데 청소년기 민감한 가정문제에 대해 상대적 비교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본 연구의 자료구조

에 근거한 것인데, 전국 조사응답자의 대다수인 82.3%가 양친부모 가정의 청소년이기 

때문에 외부자료인 지역별 한부모비율 변수를 결합했을 때 개별 청소년이 지역내 다

른 가정상황과 자신의 가정상황을 비교하여 상대적인 만족감 혹은 박탈감을 느낄 가

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5) 모형 3 (조건모형-무선절편모형)

Yij = 00+ p0 Xpij + 0q Zpij +0q Z’pij + uoj + eij     (수식:2-3)

selfconceptij = (00 + 10(성별)ij + 20(소득)ij + 30(성적)ij + 40 (모학력)ij  

+ 50(가족유형)ij + 60(부모애착)ij + 70(교사애착)ij + 80(친구애착)ij + 90(지역

애착)ij + 01(한부모비율)j + 02(지역소득)j + 03(지역모학력)j + 04(범죄발생율)j 

+05(지역문화복지시설)j + 06(평균지역사회애착)j + 07(평균지역무질서)j + uoj + εij

모형 3에서는 구조적 지역변수가 투입된 모형 2에 인지적 지역변수를 추가로 투입

하였다. 이 모형은 지역이 갖추고 있는 조직이나 구조적 측면보다 실제 지역이 어떤 

역동(dynamic)을 가지고 있는지, 주민 간 유대가 어느 정도이며, 지역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사실상 개별 구성원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변인이라는 주장

에 근거하여 인지적 지역요소의 영향력을 별도로 확인하고자 설정한 모형이다. 선행

연구들(예: 전신현, 2003; 최미영, 2007; 고수정, 2010)을 볼 때 지역유대, 네트워크, 

무질서 등은 개인의 행동과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 확인되어 왔으

나 본 연구모형에서는 지역유대의 유형으로 보았던 지역사회애착과, 지역무질서의 영

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지역사회애착 변수에서 자신의 거주지역에 대해 애착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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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고 인식하는 지역일수록 그 지역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

나 결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무질서의 경우도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수로 보고되어 왔으나(전신현, 

2003; Ross & Mirowsky, 2001; Haney, 2007),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발

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Raudenbush와 Bryk(2002)는 2수준 변수(지역변

수)의 실질적 유효성이 없다는 섣부른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충고한다. 즉 대부

분의 다층모형 분석이 1수준 변수를 합산하여 2수준 변수로 모형에 투입하는데, 이럴 

경우 동일한 개인수준의 변수에 비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적 지역변수에 대해서는 단정적 결론보다는 추후 검토가 필요한 변수로 

유보해 두고자 한다. 

V. 결론 및 함의

1. 결과요약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과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고2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대한 지역 간 차이와 그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주요결과를 보면 개인에 대한 지역환경의 고유한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 또한 자아개념은 개인과 부모를 비롯한 인접환경의 구조적, 관계적 요인에 영향

을 받는 심리요소라는 사실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간과되었던 

지역특성 요인이 새롭게 고려됨으로써 자아개념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이 더 높아지

고, 특히 지역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한부모가정 비율, 범죄율, 개인이 느끼는 지역사

회에 대한 애착과 자아개념 간의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검증한 것은 본 연구가 갖는 

독창적 의의라고 볼 수 있다.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요인으로는 성별과 학업성

취도가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인접환경과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애착, 

교사애착과 친구애착, 나아가 지역애착까지 자아개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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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친밀감과 유대를 강하게 느낄수록 자아개념이 긍

정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은 의미있는 발견이다. 이는 거시환경체계인 지역환경과 개

인심리와의 유의미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인과 인

접환경요인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구조적 지역요

인인 한부모비율과 범죄발생율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지역의 한부모 비율이 높을

수록, 범죄발생율은 낮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아지고 있었다. 개인의 가족유형인 양친부

모 여부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으나, 지역단위에서 가정적 취약성이 높은 지역은 개

인의 자아개념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

역환경과 비교하여 개인의 가정적 조건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로 보았

다. 이는 빈곤한 가정의 청소년이 중산층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할 경우 상대적 박탈

감으로 인해 오히려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Jenks & Mayer, 1990)6) 

또한 범죄발생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증가하였다. 많은 비행

연구에서도 확인되듯이 범죄율이 높은 지역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매개로 청소년 비

행율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율이 낮은 안전한 지역

일수록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치안

상태가 청소년의 행동뿐만 아니라 심리영역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식적, 비공식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인지적 지역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요인과 구조적 지

역요인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사회애착, 지역무질서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모두 자아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인데, 모형에 투입된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별

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6) Marsh(1990)의 학업성적과 자아개념에 대한 BFLPE(Big Fish Little Pond Effect) 이론도 마찬가

지로 적용해 볼 수 있다. 학업성적이 동일한 학생이라도 그들이 어떤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 

상호경쟁과 비교심리에 의해 자아개념 점수가 달라지게 되는 집단효과를 말한다. 동일한 성적을 

가지고도 평균성적이 높은 학급에 속하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낮은 자아개념 점수를 보이고 평

균성적이 낮은 학급에 속하면 오히려 높은 자아개념 점수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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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의

본 연구는 지역효과가 자아개념에 주는 영향을 생태체계적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지역이라는 거시체계에 대해 구체적, 실증적으로 그 요

인들을 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분석한 결과인

데, 지역별로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자아개념이란 자

기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로 청소년기에 발달하고 생애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

다. 이렇듯 중요한 자아개념이 거주지역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지역복지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시⋅군⋅구 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와 그 전달체

계가 존재하는 단위로서 이에 따른 자아개념의 편차는 기초자치단체에 기반한 지역차

원의 집합적 개입이 유효할 것임을 시사한다. 복지 분권화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중

앙집권적 국가일수록 사회복지비 지출이 높고 지역 간 평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에 많

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박병헌, 2006). 이렇게 볼 때 지역 간 편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역의 구조적 인프라를 확충하는데는 형평성과 포괄성을 지닌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고 동시에 지역의 개별적 상황과 독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의 개입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통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가정적 취약성이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

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과 지역환경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한 지

역 내에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지역차원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동아리활동, 봉사체험활동 등 다양

한 활동을 통해 통합을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

부모 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가족구조의 취약성과 경제적 빈곤이 결합되어 있을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가족단위의 경제적 지원이나 정책적 개입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애착변수 중 지역애착이 자아개념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러한 지역에 대한 애착은 지역의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되

어야 할 것이다. 지역차원의 다양한 개입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희망적인 결과

로서 지역 빈곤율이나, 범죄율을 낮추는 것과 같은 구조적 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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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보다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연

구결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빈곤층이 지역사회의 신뢰, 참여수준, 지원 등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집단보다 높기 때문이다(김형용, 2010). 따라서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높이고 협조 분위

기를 조성하여 지역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과 애착감정을 갖도록 하는 

지역차원의 집합적 노력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리발달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후속연구를 위해 본 연구가 갖는 몇 가지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분석단위인 ‘지역’ 개념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조사 응답자들

이 설문지를 통해 이해한 ‘지역’과 본 연구의 분석단위로 사용한 ‘지역’이 얼마나 일치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응답자들의 입장에서 어느 범위까지를 지역으로 인식하고 

응답했을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질적 연구 등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인

식을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연구에 있어 주민의 이동성(mobility)은 지역의 취약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며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과 같은 도시화 규모에 따라 청소년의 성취와 발

달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오미영, 2008; Sampson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외부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이와 같은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 청소년을 대표하는 대규모 전국자료를 통해 지역효과의 실재(實在)를 확인함으

로써 지역효과 연구의 일반화에 기여했다는 장점을 갖는 대신 2차 자료 사용으로 변

수의 정교한 측정에 일정 부분 한계도 있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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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rea on adolescents’ self-concept 

Kang, Hyun-Ju*․Nho, Choong-Rai**

Ecosystems perspective has often addressed the importance of macro 

environments such as areas or neighborhoods in dealing with adolescent behavior. 

However, this approach has also limitations in terms of identifying the effects of 

area on the personal level. This has made it difficult to draw implications for 

both practice and polic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concept and area effect so as to suggest implications for macro intervention in 

order to promote healthy development and adaptation among youth.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are posed: Is there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self‐concept among youth according to their place of 

residence? If so, what personal and area factors cause such differences? This 

study used a multi‐level analysis model while utilizing KYPS and other national 

data.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self‐
concept according to the place of residence. Further, the level of self‐concept and 

perceived level of area attachment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The ratio of single 

parents and crime rates in residential areas are also predictive factors for area 

difference in the level of self‐concept. The level of perceived area attachment and 

area disorder, which are considered beyond structural variables of area,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is stud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makes 

suggestions for collective intervention for both practice and policy.

Key Words : self‐concept, area effect, area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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