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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탈비행으로의 전환요인에 관한 연구

이  희  연(연세 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문연구원)

I. 연구목적

비행청소년에 한 개입의 궁극 인 목표가 탈비행화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개입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해서는 청소년기 탈비행 상에 해 실제 인 이

해를 돕는 연구가 필요하다. 어떤 청소년들이 어떻게 비행과정에서 탈비행으로의 성공 인 변

화를 하게 되었는가? 변화를 일으킨 요 요인은 무엇인가? 등에 한 실제 이고 구체 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기의 탈비행화 과정과 탈비행에 향을 주는 변인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며, 지 까지의 청소년비행에 한 연구들은 일반 

범죄이론을 용하여 비행원인을 찾는데 집착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이들 연구들은 부

분 비행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여 비행을 방하는데 을 맞추어 왔기 때문

에, 실제 비행에 빠진 청소년들을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어서는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즉, 청소년이 어떻게 비행에서 빠져나오는가에 한 경험과정이나 변인

에 한 이해가 부족하여 비행을 벗어나도록 돕는 효과 인 개입지 이나 략을 찾지 못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는 탈비행에 성공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의 실제  경험을 질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 청소년의 생애과정에서 탈비행이라는 한 결단을 내리

고 변화를 선택한 과정들을 구체 으로 밝히고자 한다. 즉, 탈비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

난 변화를 한 환 (turning point) 등을 구체 으로 악하고, 탈비행으로의 환요인들이 

무엇인지 구체 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 으로 사회복지 장에서 청소년비행

문제의 방과 탈비행를 돕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체 인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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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청소년기 탈비행에 관한 선행연구

최근의 주요 연구에서 나타난 ‘탈비행’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탈비행(desistance)’은 비

행횟수감소나 단기간과 같은 양 인 측면보다는 비행행 자 자신의 의미있는 질 인 변화

가 더 요하다고 보며(Bushway et al., 2001; Bottoms et al., 2004), 이와 련하여 Maruna 

& Farrall(2004)은 비범죄자로서의 정체감 는 변화된 사람으로 보았으며, 단순히 범죄없는 

기간 는 소강상태(any lull or crime-free gap)는 ‘진정한 벗어남(desistance)’이 아니라고 보

았다. 즉, ‘탈비행(desistance)’은 개인자신의 진정한 변화와 세계와의 상호작용방법에서의 진정

한 변화를 포함한 진 인 변화(transistion)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Maruna, 2001). 이러

한 탈비행에 한 기존연구들에서 제시한 청소년 는 기성인기 탈비행의 주요요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Farrington과 Hawkins(1991)은 아버지와 함께 여가활동하기, 학교에 념하기 등을 탈비행

과 련 있는 요인으로 제시하 으며, Loeber 등(1991)은 학교에서 철수되지 않음, 분열  행

동이 음, 정  동기와 태도 등이 탈비행과 련된다고 보았다. Akers(1998)는 비행 래와

의 차이를 가장 요한 탈비행의 요인으로 보았으며, Thornberry와 Krohn(2001)은 가족

유  강화 등 사회  향요소의 변화, 학업성취와 같은 보호요인, 개입 로그램 등에 의해 

탈비행이 일어난다고 주장하 다. 그 외 많은 학자들이 청소년기 탈비행의 요 요인으로 가

족  학교와 래집단의 향에 해 언 하고 있다(Donenberg et al. 2002; Eddy & 

Chamberlain, 2000; Paternoster & Brame, 1997). 이러한 논의와 함께 Moffitt(1993)은 변화를 

한 선택기회(option)을 탈비행 요인으로 제시하 다. 그녀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발달궤도에

서 된 불이익이 을수록, 변화를 한 선택기회가 많을수록, 보다 성공  방향으로 ‘변화’

와 ‘선택’을 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과정을 만들어 간다고 보았다. 이와 련하여 Elder(1998)는 

인생의 환 (turning point)을 인생과정의 성공  변화를 가져오는 표  요인으로 보았는

데, 환 의 주요한 특징으로 새로운 시작, 타임아웃이나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유 기간, 상

호 인 , 새로운 문화  경험 등이 있으며, 이러한 환 은 특히 불이익을 당하는 은

이들에게 인생의 큰 기회와 잠재 인 환을 제공해 다고 보았다(Elder, 1998). Hughes(1998)

는 질 연구인 근거이론을 용하여, 도시 은이의 탈비행으로의 환  요인을 ‘아동에 

한 배려와 존 1)’, ‘약물남용  거리생활 등으로 인한 신체  손상과 구속에 한 두려움’, 

‘거주자 로그램 등 비행환경에서 격리되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숙고의 기간’, ‘지지2)  

정 인 역할모델’ 등 4가지로 밝혔다. 한편, 응유연성(resiliency)을 탈비행 진요인으로 

밝힌 연구들이 있다(Kirby와 Fraser, 1997; Born 등, 2002).

1) 비이기  동기(unselfish motive)로 자기자녀에 한 양육경험, 범죄환경에서 험 속에 방치된 어린이를 보고 느
낀 연민 등

2) 무조건  수용, 화나 조언  상당을 필요로 할 때 확실하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것, 여가 이고 가족같은 느

낌을 주는 활동에 참여, 교육이나 직업훈련  취업에 한 원조, 자기가치와 자존감 증진을 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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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는 해외 문헌에 나타난 탈비행의 요인에 해 살펴보았는데, 국내 문헌에서 다룬 

청소년기 탈비행 연구를 보면, 응유연성을 용하여 탈비행 요인을 탐색한 연구(유성경, 

2000), 도시와 격리된 안학교에서 심층면 과 참여 찰을 통해 살펴본 탈비행화 과정에 

한 장연구(박한샘․오익수, 1998), 비행청소년의 사회복귀를 한 단일사례연구(이종수, 

2002), 탈비행화 과정에서 나타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의 변화에 한 연구(이재규, 2003) 

등 질 연구 심으로 소수 나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탈비행의 요인들은 종합해 보면 사회  연 의 강화, 변화를 

한 선택의 기회, 환 , 응유연성  보호요인, 유능감, 발달  요인 등으로 개인  특성

과 환경  특성 모두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인들은 비행경력

에서 벗어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 비행경력을 지속시키는 요인들과 진공상태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역동 이고 집합 으로 탈비행화 과정에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근거이론에서 참여자 선정은 이론 으로 합한 상자를 인 으로 표집하는 것이다

(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비행에서 벗어난 청소년 14명(A～N)으로, 

5곳의 청소년복지 련기 에서 사회복지사 등으로부터 연구참여자를 추천받아 선정하 다. 

본 연구의 탈비행 기 은 첫째, 청소년 본인이 비행과정에서 벗어났다고 느낌, 둘째, 객 으

로 부모, 사회복지사, 교사, 청소년 문가 등 주변의 책임있는 성인 1인 이상에 의해 비행에서 

벗어났다고 평가됨, 셋째, 어도 최근 6개월간 비행행동을 단하 거나 히 감소함, 넷째, 

청소년 본인이 가정, 학교 혹은 소속된 집단에 응 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낌 등이며, 이

러한 네 가지 기 을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로 하 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심층면 방법을 활용하 으며, 모든 사례는 녹음을 한 후 텍스트로 필사하여 이

를 원자료로 사용하 다.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질 내용분석을 통해 

요인을 밝히기 해 근거이론의 분석도구인 질문하기, 단어, 구문, 문장의 분석, 비교를 통한 

심화분석, 상에 한 체계 인 비교 등(Strauss와 Corbin, 1998)을 사용하 으며, 분석 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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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코딩(Open coding)의 개념화 작업, 범주발견하기(Strauss와 Corbin, 1998) 등을 용하

다.

3.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질 연구가 되기 한 조건으로 Guba & Lincoln(1985)이 제시한 

사실  가치(truth value), 용성(applicability), 일 성(consistency), 립성(neutrality)의 4가

지 측면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 다. 

IV. 연구 결과

개방코딩은 근거자료를 통해 개념을 발견하고 명명하여 유사하거나 의미상 련되어 있다

고 여겨지는 사고나 사건, 물체, 작용/상호작용을 하 범주로 묶은 후 범주화하는 과정이다

(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로부터 지속

인 질문과 비교분석을 통해 개념을 명명하고 그 개념들을 무리지어 범주화시키고 이 범주

의 속성과 차원을 계속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 최종 으로 60개의 개념과 22개의 하

범주가 나왔으며 이러한 하 범주를 한층 더 추상화시킨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개방코딩

에서 얻은 개념을 범주화한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표 1>과 같으며, 도출된 각 요인들을 도식

으로 표 하면 [그림 1]과 같다.

<표 1 > 근거자료의 범주화

범주 하위범주 개념

hit the 
bottom

노는 생활에 질림 노는 게 더 이상 재미가 없음/노는 게 그게 그거고 뻔함/노는 생활이 짜증 남

노는 게 고생스럽고 힘듦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게 고생스러움/돈도 없고 돈 없이 놀 것도 없고 노는 게 힘
듦

노는 생활에 한 회의감 무의미한 노는 생활이 허무하고 허탈함

노는 생활에 한 막연한 문제인식 이게 아닌데 라는 느낌/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

변화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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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부끄러움/가족에 한 미안함/타산지석으로 
자신을 반성함/잔소리가 서서히 마음에 새겨짐

결정적 계기 비행사건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음/비행친구에게 큰 배신감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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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위범주 개념

자각

자각과정
알 나이가 됨/갑자기 생각이 확 듦/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깨닫게 됨/결정적 계기
와 주위의 일깨움으로 깨달음

자각경험
나 자신에 해 알게 됨/사회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됨/사회에서 살아가려
면 할 건 해야 된다고 느낌/내가 열리고 세상을 받아들임/내 주위가 보임/귀가 열
리고 들림/나를 돌아봄/생각이 점차 달라짐

자기미래에 
한 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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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불안감 하루하루 시간만 낭비함/내 인생이 아깜다는 생각

미래 내 모습에 한 고찰 내 인생 제 로 살아야겠다는 생각/내 평생 배달만 하고 살수 없다는 생각

나를 
일깨우는 

외적도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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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의 염려와 관심을 받아들임 주위의 염려가 마음에 와 닿음/주위의 관심을 받아들여 내안에 뿌리내림

주위환경의 
뒷받침

심리적 뒷받침 이해와 수용/관심/존중/비빌언덕/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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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지

마음잡음 이제는 안한다고 마음먹음/확실히 마음잡음

자신의 의지 자기하기에 달림/자신의 의지가 생김

자기절제와 노력 스스로 자제함/끈기를 가짐

〔그림 1 〕청소년기 탈비행으로의 전환 요인들

청소년들이 어떻게 비행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그러한 탈비행으로의 환과정의 첫 발단이 

되는 것이 ‘hit the bottom  사회  소외감과 반성의 계기’ 등으로 인한 ‘자각’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자각(自覺)’이란 국어사 (두산새동아국어사 , 2004)에 의하면 ‘1. (자기의 처지를) 

스스로 깨달음, 2. 스스로 느낌’을 의미하며, 철학  의미로는 ‘자기의 존재 방식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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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의식에 떠올려 스스로 깨닫는 것’이라 할 수 있다(Pascal 세계 백

과사 , 2002). 참여자들은 ‘어느 순간’ 노는 생활에 지겨움과 회의감을 느끼거나 이제 그만둘 

때가 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즉 노는 생활에서 ‘바닥을 친 것(hit the bottom)’

인데 이러한 ‘바닥을 친 경험’과 비행생활에서 느끼는 ‘사회  소외감  심리  불편감(사회

소외감)’ 그리고 ‘ 진   결정  반성의 계기(반성의 계기)’등이 복합 으로 작용하면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문제와 처지를 느끼고 깨닫게(자각)’ 되었다. 이러한 자각은 자기미래에 

해 음미하고 되풀이하여 생각(자기 미래에 한 반추)하면서, 그리고 자신을 돕는 주 환경

의 뒷받침(주 환경의 뒷받침)과 그러한 외 도움에 해 마음을 열고 극 으로 수용(나를 

일깨우는 외 도움수용)하게 되면서 ‘자각’이 지속 으로 강화․유지되면서, 비행에서 벗어나

고자 하는 ‘자기의지’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자각과 주 환경의 뒷받침 등 각 요소들의 역동

인 향으로 ‘자기의지’는 더욱 강화되면서 청소년들은 차 비행을 벗어나 응  일상으

로 돌아오기 해 노력하며, 그러한 노력으로 탈비행에 성공하면서 일상에 응하고 성장하게 

된다. 즉, 청소년기 탈비행으로의 환은 단순한 비행 단이나 일시 인 비행소강상태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  상호작용을 통해 내 ․외 으로 변화해가는 진

인 정  변화와 성장과정’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청소년기 탈비행으로의 환요인은 ‘hit the bottom’, ‘사회  소외감’, ‘반성의 

계기’, ‘자기 미래에 한 반추’, ‘나를 일깨우는 외  도움 수용’, ‘주 환경의 뒷받침’, ‘자각’, 

‘자기의지’ 등 8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기 탈비행을 한 개입방향과 략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밝 진 탈비행으로의 환요인  ‘hit the bottom, 사회  소외감’과 함께 

‘자기미래에 한 반추’는 청소년들이 기본 으로 미래에 한 불안감과 사회로 회귀하고자 

하는 선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회  소속감과 안정감을 

필요로 하며, 더 나아가 자기실 을 추구하는 미래지향  존재로서, 기본  성장욕구를 가지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청소년기 탈비행을 한 개입은 재의 비행문제만 해결하는데 

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개별 , 심리사회  욕구와 주  경험을 존 하고, 청소년

들의 자기(self)를 실 하고자 하는 기본 인 성장욕구에 을 두어 청소년 그 자신의 심

리․사회  성장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밝 진 탈비행으로의 환요인  하나인 ‘자각’은 개인내 인 과정만이 

아니라 각 요인들에 복합 이고 역동 으로 향을 주고받는 심리사회  과정으로, 참여자들

은 ‘자각하기까지’ 끊임없이 내 ․외 으로 자극(각 요인들)을 받으면서 심리  변화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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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일어나지만 인식하지 못하다가(무의식  과정) 어느 순간 크고 작은 계기로 ‘자각’(의식  

과정)하게 된다. 즉 탈비행으로의 환요인  하나인 ‘자각’이 일어나기 까지 이고 복합

인 역동  심리사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은 무의식  과정을 포함하므로 쉽게 

개입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단선 인 인과과정이 아니므로 개입효과

를 증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기 탈비행의 개입은 조 한 개입의 효과를 기 하기 보

다는 탈비행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기 까지의 드러나지 않는 과정을 인내하고 지켜 주는 것

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밝 진 환요인  ‘주 환경의 뒷받침’은 ‘기능  뒷받침과 심리  뒷받

침’으로 나  수 있는데, 기능  뒷받침의 하 범주로 나타난 ’다양한 학습 로그램 선택  

참여기회, 인생의 본이 되는 인생스승, 나의 진로탐색과 기능습득이나 학습을 돕고 고민을 들

어주고 조언해주는 인생선배(멘토), 안 한 돌 을 제공해주는 사회  안 망‘ 등은 탈비행의 

개입 로그램 개발  청소년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체  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탈비행을 돕기 해서는 청소년이 성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  학습

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  지지망을 형성하는 등 청소년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탈비행의 

기회(option)와 환 (turning point)이 되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리  뒷받침’의 하 범주로 나타난 ‘이해와 수용, 심과 존 , 힘들 때 

기 만한 비빌언덕, 친 감’등은 청소년들이 ‘자각’을 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나를 

일깨우는 외 도움수용’ 요인의 기본 제인 ‘자기개방’을 돕는 구체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

다고 본다. 

결론 으로 청소년기 탈비행을 한 개입은 재의 비행문제만 해결하는데 을 두는 것

이 아니라, 청소년의 개별 , 심리사회  욕구와 주  경험을 존 하고, 청소년들의 자기

(self)를 실 하고자 하는 기본 인 성장욕구에 을 두어 청소년의 성장과정을 돕는 통합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 자신이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인 심과 존 , 

이해와 수용  정  변화에 한 믿음을 갖고 지켜 주고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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