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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배경이 학령 전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

김  광  혁(서울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I. 서 론

아동기의 신체  학  경험은 아동의 신체  건강과 안 뿐만 아니라, 심리․사회  응과 

교육  성취에 이르기까지 아동발달과정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 이러한 부정  

향은 단기  향에 그치지 않고,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Knutson, 

1995; English, 1998; Cynthia, 2002). 이 듯 아동학 가 아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

한 사건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서구에서는 학 가 발생하는 원인과 결과에 한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서구의 연구들은 아동학 를 유발시키는 표 인 요인으로 부모와 아동

의 심리․사회  특성, 그리고 가족의 소득이나 빈곤, 가족구조 등 사회․경제  특성 등을 

지 하고 있다(Belsky, 1980; Knutson, 1995; English, 1998; Plotnik, 2000; Cynthia, 2002; Berger 

& Brooks-Gunn, 200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아동학 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최

근의 일이며, 아동학 에 한 체계  연구 역시, 미비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이 주, 2005). 

특히 아동학  발생 요인의 하나로서 가족의 빈곤 는 소득, 가족구조 등 사회경제  특성에 

한 체계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학령  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는 특히 그

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빈곤  가족소득과 가족구조 등 가족배경이 학령  아동의 신체

 학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 아동을 성별로 구분하여 이러한 가족배경의 

향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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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논의

가족의 사회경제  특성은 아동의 신체  학 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지고 있다(Elder, Nguyen, & Caspi, 1985; English, 1998; Conger et al, 1992; Cynthia, 

2002). 먼  빈곤의 향을 밝힌 연구들은 빈곤 상황이 열악한 아동양육과 학 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 하 다(Plotnik, 2000; Berger, 2004; 2005; Berger & Brooks-Gunn, 2005). 첫째, 

소득 가족의 부모는 부족한 경제  자원을 아동에게 합한 양육보다는 생계를 해 사용

할 가능성이 커 아동을 학   방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Plotnik, 2000). 둘

째,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자녀에 한 양질의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빈곤한 가정의 

부모는 자녀에 한 투자의 보상, 즉 미래 환수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쉬워, 결과 으로 자

녀들에 한 양질의 양육보다는 학 나 방임이 나타나기 쉽다고 설명한다(Waldfogel, 2000, 

Becker & Tomes, 1986). 셋째, 빈곤한 가정의 부모는 아동에 한 특정한 개입을 통해 아동

의 행동이나 선택에 향을 주고자 하는데, 빈곤한 가정의 부모들은 아동들에게 제공할 경제

 인센티 가 어 폭력과 같은 행동통제의 비재정  방법을 사용하기 쉽다고 설명한다

(Becker, 1991). 빈곤과 다른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향을 지 하는 연구들도 있다(Elder, 

Nguyen, & Caspi, 1985; English, 1998; Conger et al, 1992). 빈곤과 낮은 소득지 는 부모의 

스트 스를 증가시키기 쉽고,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 스와 좌 감은 부부갈등과 부

자갈등을 유발시키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아동에 한 부 한 양육, 즉 체벌과 같은 신체

 학  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가족 빈곤은 부모의 우울이나 약물 독, 사회

 고립 등의 험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학 를 유발시키고 있음이 보고 되고 있다. 

아동의 신체  학 를 유발하는  다른 사회경제  요인 의 하나는 가족구조이다

(Cynthia, 2002). 먼  한 부모 가구의 경우, 경제 인 수입원의 감소로 인해 경제 으로 궁핍

할 가능성이 커, 경제  스트 스의 증가로 인해 아동학 가 발생될 수 있다. 한 한 부모 

가족의 경우, 양부모 가족보다 아동 양육과 경제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 인 부담으로 

인해 스트 스가 증가되어 아동의 양육에 일 성을 잃기 쉽고, 아동의 신체  학 의 유발 가

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양육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부 한 양육을 제공하기 쉽다. 

특히 그 한 부모 가족이 모자 가정일 경우, 이러한 상황은 더 심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한 

한 부모가족이 된 원인이 이혼이나 별거인가, 사별인가에 따라 양육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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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는 2000년 국 출산력  가족보건실태조사 원 자료(가구  개인조사)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가구와 개인조사 자료를 합한 후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1,476사례이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빈곤과 가족소득은 빈곤여부, 욕구소득

비(연속변수), 범주화된 욕구소득비 등이고, 가족구조는 한 부모 여부와 한 부모가 된 원인으

로 구분된다(<표 1> 참조). 

<표 1> 변수의 정의와 기술 통계치1)

변수 (변수명) 변수정의 평균 (표준편차)

 가구소득 (%)

 빈곤 여부 욕구소득비 1미만         9.9

 욕구소득비 월평균소득/최저생계비         2.18

 욕구소득비 범주

월평균소득/최저생계비:      0≦욕구소득비< 1

                           1≦욕구소득비< 2  

                           2≦욕구소득비< 3 

                              욕구소득비≧ 3  

        9.9

       41.9

       31.6

       16.6

 가족구조  

 한 부모 여부 (%) 한 부모 여부 (양부모=0)         2.0

 한 부모 원인 (%)
사별

이혼 및 별거 (양부모=0)

         .80

        1.2

 아동나이 아동의 나이         1.65 (1.61)

 아동성별(%) 남성=1        54.0

 기타폭력(%) 아동학  외의 가정폭력 유무         7.2

 아동성에 한 선호
남아선호

여아선호

       31.2

       21.9

 지원자 수 아동 양육 지원자 및 기관 수         1.41 (.67)

* 자료：2000년 국 출산력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사례 수: 1476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부모에 의해 행해진 신체  학  정도이다. 국 출산력  가족보건

실태조사에서는 아동의 신체  학 를 Straus(1979)가 개발하고, 연진 (1992)이 수정하여 사

용한 신체  학  척도 12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각 문항별로 행해진 학 행 의 비율은 

<표 2>와 같다.

1) 지면의 제약으로 부모의 인구사회학  특성 변수는 표에서 생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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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모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유형

아동 신체학  유형 비율(%) 아동 신체학  유형 비율(%)

 1. 손,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맞음

  62.71  7. 쳐서 머리를 벽에 부딪침    .11

 2. 얼굴, 머리, 뺨 등을 맞음    .90  8. 던진 물건으로 맞음   0.00

 3. 꼬집히거나 할퀴임    .64  9. 팔, 다리가 묶임    .05

 4. 발로 차이거나 깨물림    .05  10. 다락방, 목욕탕, 장롱 속에 갇힘    .05

 5. 빗자루, 굵은 몽둥이로 맞음    .21  11. 칼이나 흉기로 위협 당함    .16

 6. 혁 로 맞음   0.00  12. 핀이나 뾰족한 도구 등으로 찔림    .27

IV. 분석 결과

<표 3>과 <표 4>는 부모에 의해 행해진 아동에 한 신체  학 의 수 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3>의 모형1은 빈곤 상황에 있는 가족일수록 아동에 

한 신체  학 가 높게 나타남을 보여 다. 모형2는 가족소득의 향을 분석하기 한 변수

인 연속변수로 측정된 욕구소득비가 낮을수록, 즉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아동에 한 신체  

학 가 높아짐을 보여 다. 모형3은 범주화된 욕구소득비의 향을 보여주는데, 욕구소득비가 

2에서 3 사이에 있는 가족을 기 으로 했을 때, 욕구소득비가 1미만인 가족은 아동학 가 유

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욕구소득비가 1에서 2 사이인 가족 역시, 아동학 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모형 4와 5는 가족구조의 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 부모 여부와 한 

부모 원인 변수, 즉 가족구조는 아동에 한 신체  학 와 통계 인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가족배경이 학령 전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2)

1 2 3 4 5 6

 가구소득

    빈곤여부 .405**
(.207)

.036*
(.207)

    욕구소득비 -.120**
(.048)

    욕구소득비
      0≦욕구소득<1

      1≦욕구소득<2

      욕구소득비≧3

.556**
(.226)
.279*
(.114)
-.006
(.183)

2) 부와 모의 인구사회학  특성변수는 실제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면의 제약으로 표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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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가족구조 
    한부모 여부 -.524

(.493)
-.543
(.492)

    한부모 원인 사별
 
              이혼 및 별거

-.534
(.861)
-.376
(.707)

 아동연령 .302***
(.039)

.311***
(.039)

.312***
(.040)

.305***
(.039)

.303***
(.039)

.339***
(.045)

 아동성별 .117
(.118)

.112
(.118)

.121
(.118)

.108
(.118)

.109
(.118)

.120
(.118)

 가정 내 다른 폭력 .099***
(.030)

 지원자 수 -.183*
(.102)

 Adj. R² .044 .045 .045 .042 .041 .050

*p<.10, **p<.05, ***p<.01, 사례 수 = 1476

모형 6은 빈곤 여부 변수, 가족구조 변수가 모두 포함된 모형이며, 더불어 가족 내 다른 폭

력의 존재 변수와 아동양육 지원자 수 변수가 추가로 투입되었다. 분석결과 빈곤 변수는 가족

구조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학 의 발생 정도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성을 

보 다. 그러나 가족구조는 아동학 와 유의미한 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밖에 가정 내 

존재하는 다른 폭력의 존재는 아동에 한 신체  학 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아동 양육을 지원해  사람이나 기 의 수가 많을수록 아동학 가 게 나타나 양육 지원 정

도가 아동학 의 보호요인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표 3>의 결과를 반 으로 볼 때, 부모의 

학력과 연령, 아동의 나이와 성별, 가족 내에 존재하는 다른 폭력 변수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도 가족의 빈곤이 학령  아동에 한 신체  학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족소득의 에서 볼 때, 아동에 한 신체  학 에 한 소득의 향은 빈곤

층과 유사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욕구소득비 2 미만까지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련성이 

증명되었고, 2 이상에서는 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가족소득이 신체  학 에 미치는 

향은 소득층에 국한되어 나타나, 선형  계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표 4>는 아동의 성차에 따라 가족 배경이 학령  아동의 신체  학 에 미치는 향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 1과 모형 2는 남성 아동에 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모형 

모두 아동학 와 빈곤여부가 통계  련성이 없음을 보여 다. 가족구조 역시, 부모의 신체

 학 와 유의미한 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 부모가 남아를 선호할 경우, 남아에 한 

학 가 감소된 반면, 여아를 선호할 경우, 남아에 한 신체  학 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모형 3과 모형 4는 여자 아동에 한 분석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데, 남자 아동만을 분석한 

앞의 모형과 달리, 모형 3과 4 모두 빈곤이 여아의 신체  학 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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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변수나 부모와 아동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통제한 상태

에서도 빈곤은 여아의 신체  학 의 유발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가족구조는 

유의미한 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4>의 결과를 반 으로 볼 때, 부모와 아동의 인구사

회학  특성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학 에 한 빈곤의 향이 남아보다는 여아에 

집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구조는 앞선 <표 3>에서와 같이 신체  학 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4> 아동의 성에 따라 가족배경이 학력 전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3)

남아 여아

1 2 3 4

 가구소득

   빈곤여부 .079
(.296)

.052
(.296)

.629**
(.288)

.622*
(.292)

 한부모 여부 -.991
(.690)

-.358
(.723)

 아동연령 .368***
(.054)

.369***
(.054)

.231***
(.058)

.237***
(.058)

 남아선호 -.376**
(.180)

.076
(.216)

 여아선호 .408**
(.228)

-.146
(.207)

 Adj. R² .054 .055 .044 .042

 *p<.10, **p<.05, ***p<.01, 사례 수 = 798, 677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2000년 국 출산력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과 가족소득, 가

족구조 등 가족배경이 부모의 학령  아동에 한 신체  학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빈곤과 가족소득은 부모의 교육수 , 부모연령, 자녀 수, 그리고 가족 내 존재하는 

다른 학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신체  학 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빈곤  가족소득의 향을 아동의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 

그 향이 여성 아동에 집 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한 아동학 에 한 보호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아동양육에 한 지원자  지원기 의 수가 많을수록 아동학 가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까지 살펴본 가족배경 특히, 빈곤과 가족소득이 아동의 신체  학 에 

미친 향에 한 검증결과는 본 연구의 이론  측이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체로 일치하

3) 부와 모의 인구사회학  특성변수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면의 제약으로 표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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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English, 1998; Plotnik, 2000; Cynthia, 2002; Berger, 2004; 2005).

본 연구의 발견은 첫째, 서구의 선행연구에서 지속 으로 검증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우리나

라에서 시도되지 못했던 학령  아동의 신체  학 에 한 가족배경 특히, 빈곤과 가족소득

의 향을 확인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빈곤가족에 한 폭넓은 사

회  지원 책이 아동학 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재 우리 사회는 아동학 에 

한 개입이 신고 가정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둘째, 본 연구는 빈곤과 가족소득의 향

이 여성 아동에게 집 되어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이 빈곤 상황에서 부모

가 성에 따라 다른 양육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아동 

성에 한 선호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 다. 이러한 부모의 다른 양육 방식은 먼

, 우리나라의 통 인 남아선호사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우리의 문화  특성을 아동의 보상 가능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서구의 

투자이론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때, 부모가 남성 아동에 한 투자회수 가능성이 크다고 단

하여 차별 인 양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

회의 아동 학  방개입 과정에 함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빈곤 가정의 아동양육에 한 개입

에 있어 아동의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이에 한 추가 인 검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 의 보호요인 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아동양육의 지

원자  지원기 의 아동학  방 역할을 검증하 다. 이는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

의 아동학  방에 사회  양육지원이 아동보호  양질의 보육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

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 를 방하기 해서는 지원 뿐만 아니라 양육지원서비스와 같

은 물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서

구의 연구에서 밝 진 가족구조의 향이 명확히 검증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한 부

모 여부와 한 부모가 된 원인에 한 검증은 앞선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 부

모가구의  사례 수가 어 가족구조의 향을 밝히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 본 

연구에서 조작 으로 정의된 양부모 가족의 경우, 재혼가정(step-family)이 포함되어 있이 연

구결과에 편의를 가져왔을 가능성 한 존재한다. 이에 한 후속 연구의 추가  검증이 요구

된다. 둘째, 아동학 와 련된 것으로 밝 진 다양한 심리․사회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해 

빈곤과 가족소득의 향을 과 평가 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정보 제

한으로 인해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한 것 역시 연구의 한계로 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빈곤과 가족소득의 간  효과에 해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선행연

구들은 가족의 사회경제  특성의 경우, 아동학 에 직 , 는 간 으로 향을 미친다

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  향에 을 맞추어 간  효과를 검

증하지 못하 다. 이 부분 역시, 후속연구를 통한 검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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