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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stereotypes and 

delinquency, and determine if it is mediated by stigma. The data was taken from the fourth wave of 

the 2010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which was administer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ex role stereotypes were found to increase stigma 

and delinquency.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stereotypes and delinquency is mediated by 

stigma. Third,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mediating models. 

As for the female participants, stigma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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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eotyping and delinquency. In contrast, for the male participants, the mediating effect of stigma was 

found to be in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delinquency prevention 

programs need improvement considering gender difference and sex role stereotypes.

Keywords：성역할고정 념(sex role stereotype), 낙인(stigma), 비행(delinquency), 성별차이(gender 

difference).

Ⅰ. 서 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종이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한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  

성별은 상호배타 인 특성으로 인해(Grace & 

David, 2008), 아동기부터 인식하게 되는 범주

이자 사회  구조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다루어

지는 범주  하나이다(Cho, 2001; Cho & Bang, 

2003).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은 성역할정체감

을 습득한다. 성역할정체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성별에 따른 역할을 인식하고, 자신의 성에 

해 가지게 되는 가치 , 태도, 행동  특성 등

을 내면화시킨 정도로 정의된다. 성역할정체감

은 청소년이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개인의 사고

체계와 진로 결정 등에 큰 향을 미치는 요

한 요인이다(Ji, 2004). 

이처럼 성역할정체감은 청소년의 발달과 사

회화 과정에서 요한 요소이지만, 통 인 

에서는 남성은 남성의 역할만을, 여성은 여성

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 다(Yoo, 

1994). 이러한 이분법 인 구분은 성역할고정

념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Eggen & Kauchak, 

2010; Klein, 1985). 지 까지는 성역할정체감과 

성역할고정 념이 모두 성역할과 련되어 두 

개념을 복 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

지만, 이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성역할고정 념은 생물학 인 성으로만 

개인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으로서(Kim, 2006), 

성별에 따라 고정된 역할과 기 를 부여하는 것

을 말한다(Eggen & Kauchak, 2010; Klein, 1985), 

일반 으로 자기주장과 지배  성향 등이 높고 

성취 지향 인 특성은 남성의 역할로, 비독립

이며 순응 인 특성은 여성의 역할로 정의된다

(Lee, 2012; Worell & Remer, 2003). 

이러한 특성은 사회  계를 통해 학습되면

서 차 개인의 특징인 것처럼 인식되는데(Cho, 

2001; Crespi, 2007), 성역할고정 념은 개개인

의 특성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변화하는 

사회에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Lim & Sea, 

2007). 한 성역할고정 념은 개인을 성별이라

는 특정 범주에 속하고, 성에 따라 개인의 역

할을 제한함으로써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그 

역할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범주에서 이탈된 

개인으로 간주되어 낙인이 가해질 수 있다(Cho 

& Bang, 2003; Jung, 2001). 

낙인이론에서는 사회의 편견과 고정 념으로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것을 낙인이라고 하 는

데(Corrigan, Watson, & Barr, 2006), 낙인은 남

성이나 여성의 역할과 같은 특정 사회  범주를 

따르지 않거나 범주에서 벗어나거나, 벗어난 것

처럼 보이는 개인에 한 부정 인 고정 념과 

편견을 표 하는 것을 말한다(Lee, 2011). 이는 

범주에 속한 다수의 사람들과의 차이로 인해 차

별을 수반할 수 있다(Lee, 2011). 특히 청소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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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맞는 역할을 내면화하여 성별에 합하다

고 여겨지는 역할에서 벗어난 경우에 스스로 자

신에게 낙인을 가하기도 한다(Yoo, 1994). 이처

럼 청소년은 성역할고정 념으로 인해 낙인을 경

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Kim, 2001; Yoo, 1994).

낙인은 청소년이 자기 자신에 한 인식이나 

념을 부정 으로 형성하는데 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청소년이 비행을 시작하거나 는 

반복 으로 비행을 지르게 하여 범죄문화의 

형성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Bernburg, 

Krohn, & Rivera, 2006; Malcolm, 1976). 특히 

부모, 교사  래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비

공식낙인이 청소년비행의 주요원인이라고 하

는데(Adams, Robertson, Gray-Ray, & Ray, 

2003), 그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낙인은 

부정 인 자아를 형성시키고 비행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Kim, Kim, & Yoo, 

2010; Lee, 2007). 이처럼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가는 청소년 시기에는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기 

때문에 낙인의 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으므

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Lee & Son, 2007). 

이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을 방하고 감소시키

기 해서는 무엇보다 낙인을 이는 것이 요

하다고 하 다(Jin, Park, & Bae, 2011; Lee & 

Son, 2007).

지 까지 청소년의 성역할고정 념과 비행에 

한 선행연구는 주로 성역할고정 념이 청소

년의 비행에 미치는 향이나 가족 내에 존재하

는 성역할고정 념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Chung, 2005; Endendijk et al., 2013), 낙인이 

비행에 미치는 향에 한 것이었다(Choi, 

2008; Kim & Han, 2013; Lee, 2007). 하지만 성

역할고정 념과 낙인, 비행을 모두 연결시킨 연

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성역할

고정 념이 낙인을 통해 비행에 간 인 향

을 미치는 것인지, 성역할고정 념 자체가 청소

년의 비행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는 성역할고정 념이 비

행을 유발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한다는 측면

과(Chung, 2005; Kim, 2008), 성역할고정 념이 

단순한 고정 념이 아닌 청소년에게 낙인을 경

험하게 할 수 있고, 낙인은 비행에 향을 미친

다는 (Ko, Kim, & Kim, 2009; Kwak & Kim, 

2013)에서 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 성역할고정 념이 낙인을 매개로 비행

에 미치는 향은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성역할고정 념은 성별에 따라 차별

으로 향을 미친다. 남자청소년에게는 비행을 

유발시키고, 여자청소년에게는 유발시키기도 하

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여자청소년에게는 우울

과 같은 심리․정서 인 역에 더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이는 낙인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

었다(Chung, 2005; Jin et al., 2011; Kim, 2008). 

더불어 우리 사회는 성별에 따라 각기 상이한 

기 을 용하여 남자청소년의 일탈행 에는 

‘남성다움’으로 일부 수용 인 반면, 여자청소년

의 비행에는 상 으로 덜 허용 이기 때문에 

여자청소년이 여성성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경

우에는 남자청소년보다 공식 ․비공식 으로 

더 많은 비난이 가해지는 경향이 있다(Chung, 

2005; Heimer & Kruttschnitt, 2006). 이로 인해 

성역할고정 념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부

정  자아개념을 형성시킬 수 있다(Woo, 2002). 

한 일상생활에서 남성은 정 인 정보에, 여

성은 부정 인 정보에 더 집 하는 경향이 있다

고 하 는데(Maheswaran & Meyers-Levy, 1990; 

Pavlova, Wecker, Krombholz, & Sokolov, 2010), 

이러한 과정에서 낙인의 내재화는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많

은 낙인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 다(Cho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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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역할고정 념이 낙인

을 매개로 비행에 미치는 향과 성별차이를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성역할

고정 념을 재조명하고 자아개념이 완성되어가

는 청소년에게 효과 인 비행 방 로그램에 

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성역할정

체성을 형성해가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원조하는 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성역할고정 념은 비

행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성역할고정 념과 비

행 간의 계에서 낙인의 매개효

과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성역할고정 념이 낙

인을 매개로 비행에 미치는 향

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

는가?

Ⅱ. 연구방법

1.연구 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 (Korea Youth Panel)의 고등학

교 2학년인 4차년도 자료를 통해 분석하 다. 

이는 성역할고정 념이 청소년기 후반인 고등

학교 시기에 완성되어 가기 때문이다(Katz & 

Walsh, 1991). 분석 상은 3,449명  결측치를 

제외한 총 3,073명으로 하 으며, 남자는 1,542

명(50.2%), 여자는 1,531명(49.8%)을 상으로 

하 다.

2.연구도구

1)독립변수：성역할고정 념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성역할고정 념 변수

는 여성에 한 고정 념과 남성에 한 고정

념을 모두 포함하 다. 먼  여성고정 념은 

“여자는 사회  성공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더 요하다”, “여자는 자신의 주장을 내

세우기보다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더 보기 

좋다”, “여자는 얌 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자답

고 좋다” 등의 3문항으로 측정하 고, 남성고정

념은 “남자에게는 사회  성공이 무엇보다 

요하다”, “남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

보다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남

자는 어느 정도 남을 지배할  알아야 남자답

다”와 같은 남성에 한 고정 념 3문항으로 측

정되었으며 총 6문항들의 평균 수로 구성하

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1 =  그 지 

않다, 2 = 그 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그

다, 5 = 매우 그 다)로 측정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성역할고정 념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α는 .754로 나타

났다.

2)종속변수：비행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된 청소년 비행은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해 본 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담배 피우기, 술 마시

기, 무단결석, 가출, 성 계, 다른 사람을 심하

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 남의 돈이

나 물건을 훔치기, 원조교제, 남을 심하게 놀리

거나 조롱하기, 남을 박하기, 다른 친구를 집

단 따돌림 시키기,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 등 

총 13가지 비행을 나열하고 여기에 답하도록 

하 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각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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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경험한 이 없는 경우 0(없다), 있는 경

우 1(있다)로 변환하고 이들을 모두 합산하여 

청소년비행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 다. 무

응답된 문항은 측정에서 제외하 으며 신뢰도 

Cronbach's α는 .634로 나타났다.

3)매개변수：낙인 

낙인은 자기낙인과 타인낙인 각각 2문항씩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를 하나의 낙인으로 합산하여 측정하 다. 청소

년패 조사에서 자기낙인에 한 문항은 “나는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

신이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이며, 타인낙

인에 한 문항은 “주 사람들은 나를 문제아

라고 생각한다’, “주 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

년이라고 생각한다”로 Likert 5  척도(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로 측정되었다. 

낙인에 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922로 나

타났다. 

4)통제변수 

통제변수는 부모학력, 부모감독, 자아통제, 

공격성, 학교 응, 부모애착, 래애착, 교사애

착  성별 변수로 구성하 다. 부모학력은 학

교  수 으로 무학 = 1, 등학교 = 2, 학교 

= 3, 고등학교 = 4, 문  = 5, 학교 = 6, 

학원 석사 = 7, 학원 박사 = 8로 측정하 다. 

부모감독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부분 알고 계신다” 등의 4문항

으로 측정하 으며 신뢰도 Cronbach's α는 .880

으로 나타났다. 

자아통제는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

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

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등의 

총 6문항으로 측정되었고 문항 모두를 역코딩

하 다. 신뢰도 Cronbach's α는 .681로 나타났

다. 공격성은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

람을 때릴 수도 있다”, “ 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등의 6문항으로 측정되

었고 신뢰도 Cronbach's α는 .770으로 나타났

다. 학교 응은 “학교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

갈 수가 없다”, “학교교칙이나 규정에 응하기 

어렵다” 등의 3문항으로 측정되었고 문항 모두

를 역코딩하 으며 신뢰도 Cronbach's α는 .716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애착은 부모애착, 래애착, 교사애

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애착은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등의 

6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 Cronbach's α는 

.891로 나타났다. 래애착은 “나는 친구들과 함

께 있으면 즐겁다”, “나는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등의 총 4문

항으로 Likert 5  척도(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로 구성되어 있다. 수가 높

을수록 친구 계가 정 인 것을 의미하며 신

뢰도 Cronbach's α는 .759로 나타났다. 교사애착

은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등의 3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신뢰

도 Cronbach's α는 .782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로 측정되었다. 성별은 남자(0), 여자(1)

로 코딩하 다.

Ⅲ. 결과분석

1.연구 상자의 주요변수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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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variables

Variable
Total

M(SD)

Male

M(SD)

Female

M(SD)
Skewness Kurtosis t

Sex role stereotype
2.89

(.66)

3.07

(.65)

2.71

(.62)
-.24 .76 15.78***

Stigma
1.81

(.76)

1.89

(.79)

1.73

(.72)
.97 1.11 5.71***

Delinquency
.80

(1.19)

.94

(1.30)

.67

(1.05)
2.44 9.16 6.37***

***p < .001.

성역할고정 념은 평균 2.89로 나타났으며 

남자청소년은 3.07, 여자청소년은 2.71로 나타

나 남자청소년의 성역할고정 념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

하 다. 

매개변수인 낙인을 살펴보면 체평균은 

1.81이었고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상

으로 높은 낙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도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비행의 체평균은 

.80으로 나타났고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

다 비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한 비행 변수가 왜

도, 첨도가 높기는 하지만 모든 변수들이 왜도

는 3이하, 첨도는 10이하로 나타나 정규성 문제

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비행의 측요인

비행의 측요인을 살펴보기 해 부모학력, 

부모감독, 자아통제, 공격성, 학교 응, 부모애

착, 래애착, 교사애착  성별을 통제변수로 

함께 투입하여 분석하 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VIF값은 2.5 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 

문제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성역할고정 념과 낙인은 청소년

의 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통

제변수를 살펴보면, 공격성과 래애착이 비행

을 증가시키고, 자아통제, 학교 응, 교사애착 

 성별은 비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래애착과 공격성이 높고 자아통제, 학

교 응  교사애착이 낮을수록 비행을 많이 하

고, 남자청소년이 비행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를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으로 구

분하여 분석한 결과, 성역할고정 념과 낙인은 

모두 남자청소년의 비행에 한 향력이 여자

청소년보다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

자청소년에게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통제변수의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청

소년은 공격성이 높을수록, 여자청소년은 교사

애착이 낮을수록 비행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성역할고정 념과 비행의 계 에서 낙인의 

매개효과

성역할고정 념과 비행의 계에서 낙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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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di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Variable b β t 

Independent

variable

Sex role stereotype .110 .066 3.853***

Stigma .163 .111 5.976***

Control 

variable

Parental academic background -.005 -.005 -.295

Parental monitoring -.036 -.026 -1.327

Self-control capacity -.221 -.131 -6.904***

Aggression .107 .067 3.610***

School adjustment -.381 -.258 -13.647***

Parent attachment -.007 -.005 -.231

Peer attachment .261 .147 8.927***

Teacher attachment -.044 -.035 -2.100*

Gender(girls) -.165 -.075 -4.378***

Constant 1.477 5.816

Adj R2 .234

F 81.638***

*p < .05. ***p < .001.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해 다 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 고, Baron과 Kenny(1986)가 제

시한 3단계 매개효과 검증 차를 용하 다. 1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향, 2단계에서는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

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확

인하 다. 이때 1, 2단계에서 독립변수, 매개변

수의 향이 유의하고, 3단계에서도 매개변수가 

여 히 유의하고 독립변수의 향력이 감소하

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  1단계에서는 성역할고정 념이 낙인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성역할고

정 념은 낙인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에 한 설명력은 24.1%로 나

타났다. 2단계에서는 성역할고정 념이 비행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성역할고

정 념은 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설명력은 22.2% 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는 낙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성역할고

정 념과 낙인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인 성역할고정 념과 

매개변수인 낙인 모두 청소년의 비행을 증가시

키며 성역할고정 념이 비행에 미치는 향은 

낙인에 비해 게 나타났다. 성역할고정 념과 

낙인이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비율은 23.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낙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2단계와 3단계를 살펴보았다. Table 3을 

보면 2단계의 독립변수 β값이 .070이었으나, 낙

인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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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ffect of sex role stereotype on juvenile delinquency mediated by stigma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β t

R2

(adj. R2)
F

Step 1
Sex role 

stereotype
→ Stigma .041 .037 2.195* .244(.241) 94.828***

Step 2
Sex role 

stereotype
→ Delinquency .117 .070 4.074*** .225(.222) 85.225***

Step 3

Sex role 

stereotype → Delinquency
.110 .066 3.853***

.234(.231) 81.638***

Stigma .163 .111 5.976***

*p < .05. ***p < .001.

Note. This result includes all the control variables in the Table 2.

의 β값이 .066으로 그 값이 감소하 다. 따라서 

성역할고정 념이 비행에 미치는 향에서 낙

인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obel 

test 결과, 성역할고정 념이 낙인을 매개로 비

행에 미치는 향은 z = 2.770으로 p < .01 수

에서 유의미하여 낙인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4.성역할고정 념과 비행의 계에서 낙인의 

매개효과와 성별차이

성역할고정 념이 비행에 미치는 향에서 

성별에 따라 낙인의 매개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  남자청소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역할고정 념이 낙인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한 1단계에서 성역할고정 념은 낙인을 감소시

키며 이에 한 설명력은 22.5%로 나타났다. 2

단계에서는 성역할고정 념이 비행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성역할고정 념은 

비행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설명력은 21.1%

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성역할고

정 념과 매개변수인 낙인이 비행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성역할고정 념과 낙인은 모

두 비행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설명력은 

22.1%로 나타났다. 이에 한 낙인의 매개효과

를 검증한 결과, 2단계의 독립변수 β값이 .071

이었고 낙인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3단계에서 

독립변수의 β값이 .073으로 다소 증가하 다. 

Sobel test 결과,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z = 

-.907로 유의미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자청소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 성역할고정 념은 낙인을 유의

미하게 증가시키고 이에 한 설명력은 25.3%

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성역할고정 념은 비행

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설명력은 21.3%

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성역할고정 념과 

낙인 모두 청소년의 비행을 유의미하게 증가시

키며 설명력은 22.1%로 나타났다. 

이에 한 낙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해, 

2단계와 3단계를 살펴보았다. Table 4를 보면 2

단계의 독립변수 β값이 .069 으나, 낙인을 매

개변수로 투입한 3단계에서 독립변수의 β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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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effect of sex role stereotype on juvenile delinquency through stigma by gender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β t

R2 

(adj. R2)
F

Male

Step 1 Sex role stereotype → Stigma -.026 -.021 -.902 .229(.225) 48.552***

Step 2 Sex role stereotype → Delinquency .133 .071 2.994** .216(.211) 45.041***

Step 3
Sex role stereotype

→ Delinquency
.138 .073 3.112**

.226(.221) 42.890***
Stigma .176 .113 4.320***

Female

Step 1 Sex role stereotype → Stigma .113 .099 4.319*** .257(.253) 56.259***

Step 2 Sex role stereotype → Delinquency .106 .069 2.921** .218(.213) 45.248***

Step 3
Sex role stereotype

→ Delinquency
.090 .058 2.468*

.226(.221) 42.741***
Stigma .144 .107 4.000***

*p < .05. **p < .01. ***p < .001.

Note. This result includes all the control variables in the Table 2.

.058로 그 값이 감소하 다. 따라서 성역할고정

념이 비행에 미치는 향에서 낙인의 매개효

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obel test 결과,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z = 3.049로 p < .01 수

에서 유의미하여 낙인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

여지고 있는 성역할고정 념이 청소년의 비행

에 미치는 향과 낙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이에 한 성별 차이를 악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성역할고정 념이 청소년에게 부

정 인 낙인을 경험하게 할 수 있고 비행을 유

발할 수 있음을 보여 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비행 방과 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해

서 성별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개입의 필요성

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고정 념과 낙인 모두 비행을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역할고정

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비행 행동을 많이 하

고, 한 낙인도 비행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부장  성역할

고정 념이 비행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낙인이 비행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들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Jin, Park, & Bae, 2011; 

Park & Kim, 2012). 

둘째, 성역할고정 념과 비행의 계에서 낙

인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역할고정 념이 청소년 비행에 직 인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낙인을 통해서 간 으

로 비행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를 통해 낙인이 비행에 정 (+)인 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Malcolm, 1976)에서 밝 진 결

과와 같이 낙인이 비행의 요한 측요인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성역할고정 념이 비행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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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낙인의 매개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

었다.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낙인의 매개효과

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여자청소년에게는 낙인

의 매개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성역할고정 념이 성별에 따라 차별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다(Chung, 2005; Jin, 

Park, & Bae, 2011; Kim, 2008). 우리사회에서 성

별에 따라 각기 상이하게 용하는 기 으로 인

해 여자청소년은 여성성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남자청소년보다 공식 ㆍ비공식 으로 

더 많은 비난이 가해지는 경향이 있다(Chung, 

2005; Heimer & Hruttschnitt, 2006). 이로 인해 

성역할고정 념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부정

인 자아개념을 형성시킬 수 있다(Woo, 2002). 

한 남성은 상 으로 둔감하고 부정 인 정

보에 덜 민감한 특성으로 인해, 낙인에서도 이러

한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반

면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민감하고 부정

인 정보에 더 집 하는 경향으로 인해 낙인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Brizendine, 2007; 

Maheswaran & Meyers-Levy, 1990).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성역할고정 념과 

낙인이 높을수록 비행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성과 여성에 한 

성 념은 성역할정체감을 확립해나가는 청소년

기에 필요하지만 그러한 성 념이 고정 념으

로 변모한다면 청소년들은 사회  낙인을 경험

할 수 있고, 이러한 성역할고정 념과 낙인은 

비행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해 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의 성교육은 단순히 남녀성 계의 험

이나 방과 같은 ‘sex’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

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gender’ 차원에서 

성별 차이에 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즉, 성교육 시 

남녀 차이에 한 생물학   사회문화  성 

내용을 함께 다루어 성별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

하고 정 인 성역할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게 

돕는 교육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역할고정 념은 비행에 직 인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낙인을 매개로 간 인 

향을 미친다는 을 고려하여, 성역할고정

념이 청소년에게 낙인을 가하는 통로가 되지 않

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해 가정 차원에서는 청소년들이 성차

와 더불어 개인차를 포 할 수 있는 양성 인 

성 념을 가질 수 있도록(Bem, 1974), 부모가 

먼  성에 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히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 지역

사회 내에서 부모를 상으로 자녀의 아동기와 

청소년기 발달단계에 한 이해를 도모하기 

한 부모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남자청소년에게는 낙인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자청소년에게는 매개효

과가 크게 나타난 을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에 따르면 기본 으로 성역할고정 념이 비행

에 직 인 향을 미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낙인을 매개로 비행에 간 으로 향을 크게 

미친다는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남자청소년에게는 공격성과 같은 

남성의 특성이 비행으로 연결되지 않고, 책임감

과 같은 정 인 남성의 성역할들을 습득하여 

건강한 남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반면 낙인의 매개

효과가 크게 나타난 여자청소년에게는, 낙인이 

비행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비행  개입이 요

할 수 있다. 특히 가정에서 방임되거나, 혹은 청

소년 성매매 등의 경험을 통해 부정 인 성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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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념을 가지고 있는 여자청소년의 비행 

방을 한 사회안 망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한 이미 비행을 행한 여자청소년에게는 무

조건 인 통제나 낙인을 가하기보다는 한 

상담과 개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학교 측에서 이들을 발견하고 상담할 수 있는 

문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심리․

정서  측면을 고려한 멘토링 로그램 등이 제

공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심각한 비행  범죄를 지른 청

소년의 경우, 행 사활동 제도를 좀 더 체계

으로 마련하여 청소년 비행  범죄 행동에 

한 교정역할을 제 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 재 수행되고 있는 교정 사회

사활동 로그램에 올바른 성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성교육 로그램을 추가하여, 

사활동 제도가 실질 인 비행 교정 뿐 아니라 

아이들의 추후 비행 방에도 도움을  수 있

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성역할고정 념이 낙인을 매개로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이에 

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한 이를 통해 성

역할고정 념이 남녀청소년에게 미치는 향을 

악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의 필요성

을 제시하 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횡단연구로서 시간  선후 계에 한 근

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역할고정 념이 

청소년들에게 종단 으로 미치는 향을 악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단연구를 

통해 이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 낙

인이 비행행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역에서 발생될 수 있지만, 재 패  조사

에서는 비행에 한정된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

문에 추후에는 낙인의 개념을 좀 더 포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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