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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 수준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주영선**․정익중***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객관적이고 다양한 지역사회 지표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중학교 1학년 패널 2차년도 및 

초등학교 4학년 패널 5차년도 자료)와 통계청의 시군구별 지역사회 자료(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범죄

율, 유해시설 수)를 결합하여 사춘기의 정점에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빈곤, 

범죄, 유해환경 수준에 따라 청소년 지위비행과 중비행 유무 및 심각도가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분

석방법으로 개인 수준과 지역사회 수준의 다층구조 자료에 적합한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 빈곤 수준과 유해환경 수준은 중비행 유무에 유의미한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빈곤 수준과 유해환경 수준이 높아질수록 중비행 행동이 증

가하였다. 지역사회 유해환경 수준이 증가할 때 중비행 심각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사회 범죄는 중비행 유무 및 심각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지역사회 빈

곤, 범죄, 유해환경 수준은 지위비행 유무 및 심각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위비행의 경우 사춘기 때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일탈 행동일 수 있어 지역사회 환경보다는 가족의 

영향이 클 수 있는 반면, 중비행의 경우 외부적인 지역사회 환경에 의해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이 더 증폭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 중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빈곤

과 유해환경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개입 방안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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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청소년은 가정, 또래집단, 학교 뿐 아니라 더 넓은 환경적 요인인 지역사회에 의해

서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아동기에 비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고 가정 밖의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Karriker-Jaffe, Foshee, Ennett & Suchindran, 2013) 지역사회 환경은 청소년의 발달

과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폭력 및 빈곤 수준이 높은 열

악한 지역사회에 거주할 경우 청소년들이 쉽게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비행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의 교육 환경 및 사회적 자원도 열악하여 청

소년을 통제하거나 모니터링하지도 못하면서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Jencks & Mayer, 1990). 따라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전체 소년 범죄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소년범

에 의한 흉악범죄와 폭력범죄인 강력범죄는 전년 대비 각각 0.4%, 3.3% 증가하여 청

소년 범죄가 점점 잔혹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고, 성인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진혜민, 배성우, 2012),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

해왔다. 하지만 대부분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김청송, 2007; 민수홍, 2006), 가족(김영

희, 안상미, 2007; 박은하, 권세원, 2010; 이명진, 조주연, 최문경, 2007; 조윤주, 강란

혜, 2010), 또래집단(김경, 2010; 김세원, 이봉주, 2010; 노성호, 2006; 윤옥경, 2008) 

등 미시적인 수준에서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지역사회는 청소년이 

관계를 맺고, 자원을 주고 받는 중요한 장소로서 기능하며, 청소년은 가정, 또래집단 

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기 때문에(김세원, 2009)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외 연구에서는 꾸준히 열악한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나(Church, Jaggers & Taylor, 2012; Leventhal & Brooks-Gunn, 

2000; Sampson, Morenoff & Gannon-Rowley, 2002), 상대적으로 국내 연구에서는 지

역사회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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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인지하고 인식하는 주관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 환경을 측정하였기 때문에(김재

엽, 최선아, 임지혜, 2015; 김창익, 윤우석, 2013; 윤우석, 2014; 현다경, 김형모, 

2018),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이 실제 지역사회 환경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

다(Brooks-Gunn, Duncan, Klebanov & Sealand, 1993). 따라서 보다 더 객관적인 지

역사회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활용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개인응답에 

기반했기 때문에 개인 수준과 지역사회 수준의 다층구조(multi-level) 자료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수준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Raudenbush & Bryk, 2002). 따라서 다층구조 자료에 적합한 분석방법인 위계선형모

형(Hierarchial Linear Model: HLM)을 통해 보다 더 객관적인 지역사회 환경에 관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어떠한 특성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층구조 자료를 고려한 위계선형모형은 지역 수준에서 측정

한 지역사회 환경과 개인 수준에서 측정한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개인 수준의 변

인들이 어떻게 환경적 변인에 의해 달라지는지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

다(Raudenbush & Bryk, 2002).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

혀진다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가족 내 자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청소년 비행 연구에서는 비행 행동을 세분화하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비행 행동의 스펙트럼은 넓고, 담배, 음주 등 경비행을 의미하는 지위비행

의 경우 사춘기 때 경험할 수 있는 일탈적인 행동일 수 있는 반면 절도, 폭력 등 중

비행은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삶 속에서 만성적으로 중비행 행동이 지속될 

수 있다. 이처럼 지위비행과 중비행의 심각도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지위비행과 

중비행을 구분하여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다양한 연령대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

고 대부분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김동기, 홍세희(2007)에 의하

면, 최초 가출행동을 할 확률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증가하였

으며, 중학교 3학년부터는 가출행동 증가 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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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시기는 사춘기의 정점에 있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오정수, 정익중, 2017) 흔

히 말하는 “중 2병”을 가진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지역사회 환경

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되게 객관적이고 다양한 

지역사회 지표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 수준이 청소년 지위비행

과 중비행 유무 및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은 지역별로 다른 범죄 수준을 설명하기 

위해 발전된 이론으로, 범죄 발생의 원인을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특성

에서 바라보는 범죄학 이론이다. 이 이론은 범죄뿐 아니라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지역

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연구에서도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사회해체이론을 발전시킨 

Shaw와 McKay(1942)는 범죄와 비행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빈곤율과 인구이동률이 높

았으며,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회해체와 범죄, 비행의 관계를 보고

하였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사회해체이론에 기반하여 범죄와 비행의 지역별 차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해체된 지역사회(disorganized neighborhood)는 

무질서하고 지역 주민들간의 유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의 통제력이 약화

되어 주민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범죄와 비행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Leventhal & Brooks-Gunn, 2000; Sampson, Raudenbush & Earls, 1997). 

하지만 사회해체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표준화된 도구가 존재하

지 않으며, 학자들마다 연구주제 및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사회해체 및 무질서를 측정

하고 있다(Sampson & Groves, 1989). 예를 들어, 지역사회 폭력 수준의 경우 Shaw와 

McKay(1942)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회해체의 직접적 결과이기도 하지만, 폭력 수준이 

사회해체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Harding, 2008; Venkatesh, 2000). 지

역사회 폭력 및 범죄 수준이 높으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민들이 청소년들의 문

제에 개입하고 감시하는 데에 소극적이 되기 때문에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다(Harding, 2008). 또한 많은 국내 청소년 비행 연구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환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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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환경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김종오, 성용은, 2006; 정하성, 2006).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객관적인 지역사회 지표들을 활용한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한 지역사회 빈곤

율과 범죄율, 또 유해환경 수준을 지역사회 해체 및 무질서를 나타내는 척도로 보고, 

이러한 지역사회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사회 빈곤과 청소년 비행

지역사회 빈곤은 사회해체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지

역사회 지표이다. 지역사회 빈곤은 빈곤층 비율이 높은 지역을 의미하며, 연구자에 

따라 지역별 범죄율, 지역 주민들의 학력 수준 및 직업, 지역의 중위소득, 실업률 등 

다양한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빈곤을 측정하기도 한다(Harding, 2008; 

Wodtke, Harding & Elwert, 2011).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비율로 지역빈곤율을 측정하고 있다(김세원, 2009; 김진석, 유비, 장희선, 

김경희, 김기현, 2018; 김창익, 윤우석, 2013; 정자유, 2012).

빈곤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은 빈곤의 집중(poverty concentration)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빈곤으로 인한 범죄, 유해환경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공존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역사회 빈곤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를 

밝힌 국외 연구에서는 빈곤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비행행동을 할 확

률이 부유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꾸준히 보고하였다

(Church et al., 2012; Jencks & Mayer, 1990). 빈곤한 지역사회에는 규범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폭력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이 폭력에 노출되어 모

방이나 모델링으로 비행 행동을 하게 될 수 있고(Sampson et al., 2002; Zimmerman 

& Messner, 2011), 열악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은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여 부

정적인 양육 태도로 인해 청소년을 가정 밖으로 내몰아 비행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

다(Church et al., 2012). 지역사회 빈곤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한 대표적인 순수실험

조사설계 연구로 미국의 Moving to Opportunity program(MTO)이 있는데, 빈곤 수준

이 높은 지역의 공공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 바우처(Section 8)를 

제공하여 빈곤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집단, 빈곤 수준에 상관없이 다른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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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주하는 집단, 이주하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종단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빈곤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

주한 청소년의 경우 비행행동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여자 청소년에게서 그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났다(Kling, Leibman & Katz, 2007; Ludwig et al., 2013). 그 이유는 빈곤

율이 낮은 지역사회에서 여자 청소년이 안전 효과를 더 크게 느끼고 범죄 공포가 적

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Briggs, Popkin & Goering, 2010). 또한 연령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더 이른 아동기에 비빈곤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청소년기보다 지역사

회 이주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Chetty, Hendren & Katz 2016). 따라서 지역사

회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되도록 이른 시기에 빈곤 수준이 낮은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Chetty et al., 2016). 

반면 국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가 드물며, 지역

사회 빈곤과 청소년 비행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힌 연구결과가 지배적이

다. 지역사회 빈곤 수준이 높아질수록 중학생의 비행 친구 수가 미미하게나마 증가하

였지만, 지역사회 빈곤은 청소년 비행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창익, 윤우석, 2013; 정자유, 2012; 윤우석, 2010).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

분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통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지역사회 빈곤의 영향력이 나타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중학교 2학년 시기는 중2병으로 불릴 만큼 사춘기의 정

점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기존 연구와

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비행 행동을 세분화하

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빈곤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청소년 

비행은 비행행동의 심각성에 따라 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 등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일탈행위로 간주되는 경비행인 지위비행과 법을 위반하는 절도와 폭력 등 반

사회적 행위인 중비행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정제영, 선미숙, 장선희, 2016). 일시적인 

일탈행위와 만성적인 범법행위는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의 영향

력은 비행의 형태와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행 행동을 경비행인 지위비

행과 중비행으로 나누어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직 지역사회 빈곤이 청

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연구가 부족한바, 본 연구에

서는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빈곤 수준이 청소년 지위비행 및 중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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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 범죄와 청소년 비행

범죄와 폭력이 만연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지역사회의 무질서한 규

범과 행동을 학습하여 비행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Jencks & Mayer, 1990). 기존 국

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범죄 및 폭력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적응 문제, 학교 폭

력 가해 행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문성호, 2000; 이지현, 2016). 하지만 대부분

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범죄와 폭력 수준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환경을 어떻게 인

식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한계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폭행, 절도 등 불량행동을 하는 청소년이 많은지, 폭행과 절도 

등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있는지 등 주관적인 인식 차원에서 지역사회 폭력 수준을 

측정한 것이다. 개인이 인지한 주관적인 환경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받는 영

향을 잘 반영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범죄가 청소년 비행에 실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범죄를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연구로는 김세원(2009)이 있는

데, 폭력범죄 발생률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범죄를 측정한 결과, 지역사회 폭력범죄율

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불안 및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지역

사회의 범죄와 폭력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규범적인 사회화 과정에 부정적인 영

향을 끼쳐,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은 청소년 비행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최윤정, 이시연, 

2006)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범죄 수준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지역사회 유해환경과 청소년 비행

지역사회 유해환경과 청소년 비행의 관련성에 관한 국내 연구는 지역사회 빈곤과 

범죄에 비해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일탈, 문제 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로서, 단란주점, 유흥업소 등과 같은 유해시설에서 청소년이 일탈 행위를 

할 수 있고, 유해약물과 유해매체에 접촉하게 되어 비행행동 및 범죄를 일으킬 수 있

다(김종오, 성용은, 2006). 특히 청소년기에는 주위 환경에 민감하고 유혹에 취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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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이명선, 2001),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지역사회 유해

환경에 주목하였다. 정하성(2006)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소, 비디오방, 특수목

욕시설 등 다양한 지역사회 유해환경이 청소년 범죄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

석하였는데, 그 결과 유해업소의 수가 증가할수록 청소년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는 결

과를 보였다. 김종오와 성용은(2006)의 연구 또한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

업소, 유해행위와 근접할수록 청소년 비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김문조, 윤옥

경(2001)은 가정화목도와 학교 만족도가 낮을수록 학교를 중퇴한 친구와 교류가 증가

하여, 유흥업소 접촉이 늘어나 청소년 비행이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지역사

회 유해환경과 청소년 비행의 관련성을 밝힌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세분화

하여 살펴보지 않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한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고, 사춘기의 정점인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위비행과 

중비행을 구분하여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조사한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 수준이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중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빈곤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지위비행 및 중비행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범죄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지위비행 및 중비행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유해

환경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지위비행 및 중비행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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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105개의 시군구에 거주하는 총 3,227명의 중학교 2학년 학

생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시점 기준 중학교 2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학교 1학년 패널 2차년도 자료(2011년 기준 중학교 2학년 

학생)와 초등학교 4학년 패널 5차년도 자료(2014년 기준 중학교 2학년 청소년)를 통

합하여 청소년 비행 및 관련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중1패널, 초4패널을 구분하는 패

널 유형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전국적 차원의 대표성

을 지니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표본으로 하며, 이들을 둘러싼 가정, 또래집단, 학

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해 매년 추적 조사를 하였다. 

지역사회 환경은 통계청의 시군구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지역사회 빈곤 수

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시군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자료를 이용하였

고, 지역사회 범죄 수준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시군구별 범죄율을 

측정하였다. 지역사회 유해환경은 행정안전부의 시군구별 단란주점과 유흥업소 수 자

료를 이용하였다. 지역사회 빈곤, 범죄 및 유해환경 수준은 청소년 자료 시점과 동일

하게 2011년과 2014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지역사회 자료의 시군구와 한국청소년패

널조사의 지역코드를 결합(merge)하여 분석하였다. 

2. 주요 변수 

1) 종속변수: 청소년 지위비행 및 중비행 유무와 심각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지위비행 및 중비행 유무와 심각도이다. 먼저, 지위비행 유

무는 행동경험 유무 변수를 이용하여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

출”행동 중 하나라도 했을 경우 1, 하나라도 하지 않았을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중

비행 유무는 청소년이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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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뜯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세 개의 문항 중 하나의 행동이라도 했을 

경우 1, 하지 않았을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지위비행 및 중비행의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 비행 행동의 횟수를 표준

화점수로 변환하여 합산하였다. 표준화 점수에는 마이너스 점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비행의 개념과 일치하도록 0-3점까지 재척도화(rescaling)하여 분석하였다(정

익중, 2009a). 비행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청소년은 0점, 최대로 경험한 청소년

은 3점을 얻게 되어 0-3점 사이의 점수분포를 보이게 된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통계청의 시군구별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 수준을 측정하였다.  

(1) 지역사회 빈곤

지역사회 빈곤은 보건복지부의 시군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자료를 이용

하여 시군구별 전체 거주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을 계산하여 구성하였다. 통계적 해

석의 용이성을 위해 분석시 표준화한 점수(Z-score)를 이용하였다. 

(2) 지역사회 범죄

지역사회 범죄는 대검찰청의 시군구별 살인을 제외한 폭행, 절도, 강도 등 형법 범

죄 발생 수 자료를 이용하여 시군구별 전체 거주 인구 대비 범죄율을 계산하여 분석

하였다. 지역사회 빈곤과 동일하게 분석시 표준화한 점수를 이용하였다. 

(3) 지역사회 유해환경

지역사회 유해환경은 행정안전부 자료의 시군구별 단란주점과 유흥업소 수를 인구 

1000명 당 개수로 계산하여, 표준화한 수치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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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청소년 비행의 예측요인이 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먼저, 기

존 연구에서 청소년 비행의 성별 차이에 대해 보고하여(이성식, 2007; 정익중, 2005) 

성별을 통제하였으며, 청소년 비행의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보고된 가구 빈곤 수준 

및 가족 해체(정익중, 2009a)와 학대, 방임, 과잉간섭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이명

진 외, 2007; 이상균, 2012; 조윤주, 강란혜, 2010) 도 통제하였다. 통제변수는 모두 

개인 수준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분석 시 1수준(개인 수준)으로 포함하였다. 청소년 

성별은 남자는 0 여자는 1로 측정하였다. 빈곤 여부는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별 최저생

계비로 나눈 욕구소득비(income-to-need ratio)를 계산하여, 욕구소득비가 1 이하면 

빈곤, 아니면 비빈곤 가구로 조작화하였다(정익중, 2009a). 가족 해체를 보여주는 결

손가족 여부는 청소년이 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 1, 친부모 모두와 살고 

있는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학대, 방임, 과잉간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학대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등 4개 문항의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를 역점수화한 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

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신뢰도(Cronbach alpha)는 0.85(중학교 1학년 

패널 2차년도 자료), 0.84(초등학교 4학년 패널 5차년도 자료)이다. 방임은 “다른 일

(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등 4개 문항의 4점 척도(1: 매

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를 0~3점으

로 재코딩한 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문항 간 신뢰도(Cronbach alpha)는 0.77(중학교 1학년 패널 2차년도 자료), 

0.73(초등학교 4학년 패널 5차년도 자료)이다. 과잉간섭은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

는 일도 불안해하시며 내게는 못하게 하신다” 등 4개 문항에 대한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를 역점수

화한 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과잉간섭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

며, 문항 간 신뢰도(Cronbach alpha)는 0.65(중학교 1학년 패널 2차년도 자료), 0.76

(초등학교 4학년 패널 5차년도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패널(중학교 1학년 

패널과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을 통합하여 조사 시점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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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패널 유형을 고려하여 통제하였다. 중학교 1학년 패널

이면 0,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이면 1로 조작화하였다. 

표 1

주요 변수 측정 방법 

변수 측정방법

지위비행 유무 연간 행동경험 유무 담배, 음주, 가출, 무단결석 중 하나라도 한 경우

=1, 하지 않은 경우=0

지위비행 

심각도

연간 행동경험 횟수 담배, 음주, 가출, 무단결석 네가지 행동의 횟수를 

각각 표준화하여 점수로 변환 후 합산하여 0-3점으

로 재척도화(0점: 비행 행동을 안한 청소년, 3점: 

비행 행동을 최대로 한 청소년) 

중비행 유무 연간 행동경험 유무 심하게 때리기, 물건 뺏기, 물건 훔치기 중 하나라

도 한 경우=1, 하지 않은 경우=0

중비행 심각도 연간 행동경험 횟수 심하게 때리기, 물건 뺏기, 물건 훔치기 세가지 행

동의 횟수를 각각 표준화하여 점수로 변환 후 합산

하여 0-3점으로 재척도화

지역사회 빈곤 시군구별 거주인구대비 

빈곤율(%)

표준화 점수(Z-score)

지역사회 범죄 시군구별 거주인구대비 

범죄율(%)

표준화 점수(Z-score)

지역사회 

유해환경 

시군구별 인구 천명당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표준화 점수(Z-score)

여자 남자=0, 여자=1

빈곤 가구 가구 연간 소득 변수와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로 나눈 욕구소

득비에 기초해 욕구소득비가 1 이하=빈곤 가구, 0=

비빈곤 가구 

결손 가정 부모 구성 친부모와 살고 있지 않는 경우=1. 

친부모 모두와 살고 있는 경우=0

학대 학대 4문항 4점 척도(1:매우 그렇다~4:전혀 그렇지 않다)를 역

채점화(1=3, 2=2, 3=1, 4=0)후 합산한 점수(0~12)

방임 방임 4문항 4점 척도(1:매우 그렇다~4:전혀 그렇지 않다)를 재

코딩(1=0, 2=1, 3=2, 4=3) 후 합산한 점수(0~12)

과잉간섭 과잉간섭 4문항 4점 척도(1:매우 그렇다~4:전혀 그렇지 않다)를 역

채점화(1=3, 2=2, 3=1, 4=0)후 합산한 점수(0~12)

패널 더미 중1패널=0, 초4패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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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먼저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등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연구 대상 및 

주요 변수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사용하여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이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중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위계선형모형은 개인(청소년) 수준과 지역사회 

수준의 다층구조(multi-level) 자료에 적합한 분석 방법으로, 다층구조를 고려하지 않

고 동일하게 개인 수준에서 회귀분석을 했을 경우, 표준오차가 과소추정될 위험이 있

어 통계적 유의미성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Raudenbush & Bryk, 2002). 따라서 개인

과 지역사회의 각 수준의 분산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석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를 위해 무조건적 평균모형을 사용하여 집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ICC)를 검증하여 위계선형회귀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청소년 비행과 개인 수준의 통제변수(성별, 결손가정 여부, 빈곤여부 등)를 1수

준(Level 1)으로 하였으며,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을 2수준(Level 2)으로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위계선형모형 방정식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Level 1: 청소년비행    
Level 2:    지역사회빈곤범죄유해환경

Level 1 개인 수준 방정식의 는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상수값이고, 는 j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i 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의 변수(성별, 결손가

정, 빈곤여부 등 통제변수)를 의미한다. Level 2 지역사회의 영향은 로,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으로 구성된다. 와 는 오차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중비행 유무가 이분변수(dichotomous variable)이기 때문에 위계

선형모형 중 다층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였고, 다음으로 지위비행과 중비행의 심

각도가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이기 때문에 다층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Stat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4호

- 46 -

Ⅳ. 연구결과

1. 조사 대상 및 주요 변수의 특성

표 2는 조사 대상 및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며, 청소

년 비행, 지역사회 환경, 통제변수의 평균(표준편차) 또는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독립 변수인 지역사회 거주인구대비 빈곤율은 평균 2.87%(SD=1.20)이었으

며, 지역사회 거주인구대비 범죄율은 0.49%(SD=0.16), 지역사회 유해환경은 인구 

1000명당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 수가 0.10(SD=0.07)이었다.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

해환경은 분석 시 평균 0, 표준편차 1로 표준화한 Z-score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지위비행은 지위비행 행동을 한 청소년이 8.8%이고, 지위비행의 심각도

를 0-3점으로 재척도화한 점수는 평균 0.05(SD=0.18)점이었다. 중비행의 경우, 3.2%

의 청소년이 중비행 행동을 하였고, 중비행 심각도는 평균 0.03(SD=0.19)점이었다. 

지위비행 및 중비행 심각도의 경우 비행을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0의 값을 가진 

청소년이 많아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중 여자 청소년은 48.5%를 차지하였으며, 7.5%가 빈곤 가구, 10.4%가 

결손가정이었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에 대해 살펴보면, 학대 수준은 평균 2.93 

(SD=2.71), 방임 수준은 평균 3.27(SD=2.25), 과잉간섭 수준은 평균 5.42(SD=2.6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패널을 결합하여 이용하였기 때문에 패널 더

미도 통제하였는데, 조사 대상자 중 49.4%가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이었다. 

표 2

조사 대상 및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M/% SD N

지역 수준(Level 2) 105

독립 지역사회 거주인구대비 빈곤율(%) 2.87 1.20

지역사회 빈곤 Z-score 0 1

지역사회 거주인구대비 범죄율(%) 0.49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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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지위비행 점수와 중비행 점수의 중위값은 0으로 이는 비행을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0의 값을 가진 청소년이 많아서 나타난 결과임.

2.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1) 기초모형 검증

먼저, 청소년 비행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위계선형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무조건적 평균모형(unconditional means model)을 사

용하여 기초모형을 검증하였다. 집단내 상관계수(ICC) 검증 결과, 지위비행 유무가 

0.005(χ2=1.52, p<.1), 중비행 유무가 0.013(χ2=7.32, p<.01), 지위비행 심각도가 

0.007(χ2=2.74, p<.05), 중비행 심각도가 0.008(χ2=3.92, p<.05)로 모두 작지만 통계

변수　 M/% SD N

지역사회 범죄 Z-score 0 1

지역사회 유해환경(인구 천명당 수) 0.10 0.07

　 지역사회 유해환경 Z-score 0 1

개인 수준(Level 1) 3,227

종속 지위비행 유무 8.8% 　

지위비행 점수 (0-3점) 0.05 0.18

중비행 유무 3.2%

　 중비행 점수 (0-3점) 0.03 0.19

통제 여자 48.5%

빈곤 가구 7.5%

결손 가정 10.4%

학대 2.93 2.71

방임 3.27 2.25

과잉간섭 5.42 2.62

　 초4패널 (중1패널=0)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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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ICC가 0.05 이상인 경우 다층모형 분

석을 실시하지만, 작은 경우에도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 결과가 있을 경우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Heck & Thomas, 2009), 다층자료에서 상위수준의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ICC 크기와는 무관하게 지역 간 차이에 의해 설명

되는 분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하기도 한다(Raudenbush & 

Bryk, 2002). 따라서 위계선형회귀모델 적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표 3

기초평균모형 검증

　
고정효과 무선효과

ICC
절편 ( ) 지역 수준( ) 개인 수준( )

　 Coef. SE SD
Variance 

Component
SD

Variance 
Component

지위비행 유무 0.088 0.006 0.020 0.0004 0.283 0.080 0.005

중비행 유무 0.032 0.004 0.020 0.0004 0.175 0.031 0.013

지위비행 점수 0.046 0.004 0.016 0.0002 0.187 0.035 0.007

중비행 점수 0.028 0.004 0.018 0.0003 0.192 0.037 0.008

2) 지위비행 및 중비행 유무

표 4는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이 지위비행과 중비행 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선형회귀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비행 행동의 심각도에 따라 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과 같은 일탈행위인 지위비행과 절도 및 폭력과 같은 심각한 범법행위

인 중비행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먼저 지위비행 유무의 경우, 지역사회 빈곤, 범

죄, 유해환경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비행 

유무의 경우, 지역사회 빈곤 수준이 높아질수록 중비행 행동을 할 승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24, OR=1.27, p<.05). 또한 지역사회 유해환경 수준이 높아질수

록 중비행 행동을 할 승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17, OR=1.19, p<.1). 하

지만 지역사회 범죄는 중비행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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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역사회 환경이 지위비행 및 중비행 유무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3) 지위비행 및 중비행 심각도

 

표 5는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이 지위비행과 중비행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

을 위계선형회귀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비행 행동 점수를 표준화하여 분석한 

결과, 표 4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은 지위비행 심각도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하지만 중비행의 경우 지역사회 유해환경만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중비행 심각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0.010, 

p<.05). 중비행 유무와는 다르게 지역사회 빈곤은 중비행 심각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중비행 유무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범죄는 중비행 심각도에도 유의

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위비행 유무 중비행 유무

　 b(SE) 　 OR b(SE) OR

Level 2

지역사회 빈곤 0.07 (0.07) 1.07 0.24 (0.11) * 1.27

지역사회 범죄 -0.03 (0.07) 0.97 -0.04 (0.12) 0.96

지역사회 유해환경 0.08 (0.07) 1.09 0.17 (0.11)+ 1.19

Level 1

여자 -0.57 (0.14) *** 0.56 -1.14 (0.25) *** 0.32

빈곤 가구 0.35 (0.23) 1.42 -0.48 (0.43) 0.62

결손가정 0.43 (0.19) * 1.54 0.75 (0.29) * 2.11

학대 0.07 (0.02) ** 1.08 0.09 (0.04) * 1.09

방임 0.04 (0.03) 1.04 0.06 (0.04) 1.06

과잉간섭 0.04 (0.03)+ 1.04 0.03 (0.04) 1.03

초4패널(패널더미) -0.27 (0.13) * 0.76 -0.91 (0.25) *** 0.40

χ2 75.11*** 73.36***

ICC 0.001 0.038

 +p<.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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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역사회 환경이 지위비행 및 중비행 심각도(0-3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통제변수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지위비행과 중비행 유무 및 

심각도가 남자 청소년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가구여부

는 지위비행 심각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손 가정 여부도 지위비행 및 

중비행 유무, 중비행 심각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대는 지위비행 및 

중비행 유무, 지위비행 심각도를 증가시켰으며, 과잉간섭은 지위비행 유무를 증가시켰

다. 하지만 방임은 지위비행과 중비행 유무 및 심각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과잉간섭은 지위비행 심각도와 중비행 유무 및 심각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패널 더미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이 지위비행 및 중

비행 유무, 중비행 심각도 수준에서 중학교 1학년 패널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비행 점수 중비행 점수 

　 b (SE) b (SE)　

Level 2

지역사회 빈곤 0.004 (0.004) 0.005 (0.004)

지역사회 범죄 0.000 (0.004) -0.006 (0.004)

지역사회 유해환경 0.000 (0.004) 0.010 (0.004) *

Level 1

여자 -0.021 (0.006) ** -0.029 (0.007) ***

빈곤 가구 0.024 (0.013) + -0.011 (0.014)

결손가정 0.014 (0.012) 0.033 (0.012) **

학대 0.004 (0.001) ** 0.001 (0.001)

방임 0.002 (0.001) 0.002 (0.002)

과잉간섭 0.001 (0.001) 0.000 (0.001)

초4패널(패널 더미) -0.007 (0.007) -0.020 (0.007) **

χ2 44.17 *** 56.12 ***

ICC 0.007 0.002

+p<.1, *p<.05, **p<.01, ***p<.001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 수준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 51 -

Ⅴ. 결  론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기 시작하고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이며, 외부 환경에도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환경은 청소년

의 비행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한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

으로 부족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지역사회 환

경의 영향력에 대해 연구하였기 때문에 보다 더 객관적이고 다양한 지역사회 지표를 

활용하여 어떠한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비행 행동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청소년 비행 행동의 

스펙트럼은 넓기 때문에 단순 일탈행동일 수 있는 지위비행과 범법 행위인 중비행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교 1학년 패널과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을 병합하여 조사 시점 기준으로 중학교 2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 수준이 청소년 지위비행 및 

중비행 유무와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 수준과 지역사회 수준의 다층구조 자

료에 적합한 위계선형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지역사회 빈곤과 유해환경 수준이 높을수록 중비행 행

동을 할 확률이 증가하였고, 유해환경 수준이 높을수록 중비행의 심각도도 증가하였

다. 사회해체이론에서는 빈곤 수준이 높은 지역사회는 무질서하고, 지역 주민들간의 

유대관계가 낮아 사회통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비행 행동을 하게 된다

고 주장하였는데(Shaw & McKay, 1942; Sampson et al., 1997), 본 연구 결과는 비행

행동의 원인을 지역사회 환경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사회해체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지역사회 범죄 수준은 중비행 유무와 심각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

지 않았고,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 수준은 지위비행 유무 및 심각도에도 유의

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사춘기 때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탈행동일 수 있어 

지역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가족 해체, 부모의 학대, 부모와의 갈등 등 가

족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클 수 있다. 본 연구결

과에서 나타났듯이 결손가정 여부 및 부모의 학대는 지위비행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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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비행의 경우는 지위비행보다 심각한 수준의 범법 행위이기 때

문에 가족의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가정 밖의 외부적인 지역사회 환경에 의

해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영향이 더 증폭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

회의 빈곤 수준이 높을수록 유해환경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져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중비행 행동을 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Moffitt(1993)은 생애주기적인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에서 청소년 비행을 생애

주기 만성형(life-course persistent) 비행과 청소년기 중단형(adolescence-limited) 비행

으로 분류하였다. 생애주기 만성형 비행은 아동기 초기 때 비행 행동 조짐을 보이다

가 생애주기 동안 만성적으로 점점 더 심한 형태의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고, 청

소년기 중단형 비행은 아동기 후기나 청소년기 초기에만 일시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다 

청소년기 중기에 접어들어 비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중비행은 심각한 형태의 비

행으로서, 생애주기 만성형 비행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기 중단형 비행이 될 

수 있는 일시적인 지위비행보다 지역사회 빈곤과 유해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만성형 비행이 될 수 있는 중비행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역사회 빈곤과 유해환

경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2패널 5개

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의 다양한 발달궤적을 분석한 결과(정익중, 

2009b), 5가지 형태의 상이한 발달궤적-만성형 비행청소년, 저비행 지속형 비행청소

년, 중단형 비행청소년, 후발형 비행청소년, 무비행청소년-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비행 친구와 어울리는 청소년의 경우 무비행형 집단에 비해 

만성형 비행집단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3세에 이미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모의 지도감독이 높으며 지역사회에서 비행 친구와 어

울리지 않을 경우 만성형 비행집단에 비해 16세 이후 비행에서 벗어나는 중단형 비행

집단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영향은 중비행 가능성이 

높은 만성형 비행집단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유의미한 수준의 지역사회 빈곤의 영향력은 초기 아

동기 때부터 누적이 되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중비행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일 수 

있다. Wodtke et al.(2011)은 빈곤한 지역에 오래 살수록 고등학교를 졸업할 확률이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MTO(Moving to Opportunity) 연구에서도 이른 시기인 아동기

에 비빈곤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청소년기에 이주하는 것보다 아동과 청소년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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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보고하였다(Chetty et al., 2016). MTO 연구 결과는 

빈곤한 지역에 오래 거주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의 빈곤과 비행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결과(정익중, 2009a), 한 시점의 빈

곤은 무비행형 집단에 비교해 만성형 비행집단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빈곤을 경험한 만성빈

곤형 집단의 경우 다른 어떤 빈곤 발달궤적보다 만성형 비행집단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준 빈곤지속형 집단의 경우도 만성형 비행집단의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증가형 집단이나 만성빈곤형 집단에서 16세 이후 

비행에서 벗어나는 중단형 비행집단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누적이 되어 청소년에게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만성적으로 빈곤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이 청소년의 중비행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범죄와 청소년 비행에 대한 분석 결과, 지역사회 범죄율은 청소년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역사회를 폭력적으로 인식할수록 비행행동을 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문성호, 2000; 이지현, 2016). 기존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의 

주관적 인식 차원에서 지역사회 폭력 수준을 측정하여 객관적인 범죄율 지표를 활용

한 본 연구와는 다르지만,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를 볼 때에 범죄율 자체가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목격하고 인식하는 것이 비행에 더 영향을 주는 것

임을 시사할 수 있다. 청소년이 지역사회 내에서 범죄를 직접 목격할 확률은 낮기 때

문에 범죄율 자체가 비행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의 범죄 및 폭력 수준이 비행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즉, 범죄는 빈곤과 

유해환경에 비해 직접 목격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가시성(visibility)이나 관찰가능성

(observability)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가시성은 일탈

된 구성원이 규범에 되돌아오게 하는 다른 구성원의 통제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가의 

여부와 주로 관련이 있지만 모방과 모델링을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 범죄율은 청소년 비행과 동시적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청

소년 비행이 지역사회 범죄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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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지역사회 유해환경 수준은 청소년 중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나타낸 바, 

범죄율 자체보다는 청소년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는 지역사회 내의 유해환경 및 빈

곤이 비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는 먼저, 지역사회 빈곤 및 유해환경 수준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빈곤 수준이 높은 지

역사회에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낙후된 지역에 사회기반 시설을 

늘리고, 지역사회 내의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빈곤 수준이 높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어려

울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의 사회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개선시킨다면, 간접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빈곤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빈곤한 지역에서 벗어나 더 나은 환경

에서 살 수 있도록 이주를 지원하는 것도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MTO(Moving To Opportunity) 사업을 통해 빈곤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택 바우처(Section 8 voucher)를 제공하여 빈곤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

록 지원하여 부유한 지역으로 이주한 아동과 청소년에게서 학업성취도가 상승하고, 

비행행동이 감소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소득도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지위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Chetty et al., 2016). 전세와 매매가 주를 이루

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바우처를 통해 더 나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쉬운 대안은 아닐 수 있으나,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빈곤한 지역에

서 벗어나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적 시도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만 늘리는 방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지역이 점점 낙후화되는 경향이 있다. 지역

사회 빈곤이 공공주택으로 인해 더 심각해지고 집중화된다면, 청소년 비행행동이 증

가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발달에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이

제는 공공주택 공급 위주의 지원대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구조적인 개입뿐 아니라, 지역사회 빈곤과 청소년 비행의 상

관관계의 매개요인이 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개입도 중요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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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빈곤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은 부모의 스트레스를 높여 청소년을 가정 밖으로 

내몰아 비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는데(Church et al., 2012), 열악한 지역에 부모교

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모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부모교육은 대부분 신청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제

공되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부모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오정수, 

정익중, 2017). 따라서 소외받기 쉬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 가정에 직접 찾

아가 부모교육과 맞춤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지역사회 빈곤뿐 아니라 유해환경도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바, 열악한 지역사회의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학교나 주택가 근처에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열악한 지역사회에 경찰 자원을 집중하고, 유해환경이 

많은 우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접촉하지 않도록 정

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

정에 부모교육을 실시하며, 빈곤한 지역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이주도 지원하는 양방향

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사회 빈곤과 유해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자료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환경과 청소년 비행의 인과관

계를 확인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지역사회 빈곤의 영향력은 누적될 수 있어 

보다 더 종단적으로 지역사회에의 거주기간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에게서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력이 적게 나

타났지만, 왜 성별 차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하지 못했다. 청소년 비행 관련 

연구에서 꾸준히 성별 차이의 중요성에 대해 보고하였기 때문에(이성식, 2007; 정익

중, 2005) 후속 연구에서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력이 왜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근거한 제언도 중학교 2학년 학생에 제한되는 한계가 있을 수 있

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사회 환경을 살펴보았지만, 시

군구는 청소년의 생활영역을 반영하기에는 넓은 단위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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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좁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했지만, 더 다양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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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neighborhood environments 
on juvenile delinquency

Joo, Young Sun*․Chung, Ick-Joo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degree to which neighborhood poverty, 

crime rates, and the number of harmful retail service establishments within 

neighborhoods are associated with the status and serious delinquency among 

2nd-year middle 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and neighborhood data from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and E-local services were combined and analyzed.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the findings suggest that a higher poverty rate and a greater 

number of harmful retail service establishments within neighborhoods ar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more serious delinquency, while neighborhood crime 

rates are not associated with serious delinquency. Unexpectedly, poverty rates, 

crime rates, and the number of harmful retail service establishments are not 

associated with status delinquency.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include the 

policy and programs to prevent serious delinquency by alleviating neighborhood 

poverty and reducing the number of harmful retail service establishments. 

Key Words: status delinquency, serious delinquency, neighborhood poverty, 

neighborhood crime, harmfu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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