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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응집력이 성범죄 청소년의 성 독에 

미치는 향: 외로움의 매개효과

송 원 †

건양 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청소년들이 성폭력을 비롯한 비행을 지르는 원인의 하나로 이들이 가족 내에서 한 보호와 

지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알려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를 지른 청소년들을 상으로 

가족환경이 성에 한 독 인 행동에 미치는 향에 외로움이 매개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해 실시되었다. 이를 해 성범죄로 보호 찰을 받는 73명의 남자 청소년을 상으로 FACE- 

III(Olson 등, 1983)의 가족응집력, 가족 응력, 성 독(박 숙, 민, 2002)  UCLA 외로움척도

(Russel 등, 1980)을 실시하여 각각을 측정한 후 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로움은 가족응집력이 

성 독에 미치는 향에서 간 매개를 하고 있으며, 가족 응력은 성 독에 유의한 향을 미치

지 않음이 밝 졌다. 결과에 한 함의와 치료  근에서 가족에 한 개입의 필요성, 외로움에 

한 개입 방법 등에 하여 논의하 다. 

주요어: 성 독, 성폭력, 가정환경, 응집력, 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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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고, 성인으로

서의 삶을 비하여 성공 으로 사회의 한 구성

원이 되기를 비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맞닥

뜨리게 되는 많은 과업 가운데 신체 인 발달과 

이차 성징을 경험하며 발생하는 성 인 성숙에 

한 응은 매우 요하여 이러한 과업의 

한 성취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종종 사회 , 법

으로 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청소년 성범죄는 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국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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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아동청소년 상 성범죄만도 2006년 5,168

건에서 2010년 7,36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

며(메디컬투데이, 2011. 9. 20일자) 청소년성범죄의 

경우 2000년 범죄분석에서 513건으로 체의 

8.0%에 해당하 던 것이 2010년 범죄분석( 검찰

청)에서는 1,574건으로 체의 11%를 차지하여 

약 3배로 증가하 다. 

  이러한 청소년의 범죄  각종 부 응의 발생에

는 가족의 구조와 환경이 큰 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성폭력을 지르는 비행청소년 

역시 가족기능의 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이 반복

으로 이루어져 있다(Starzyk & Marshall, 2003). 

Marshall(2003)은 남자청소년들  가족환경이 빈

약하고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된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보다 취약하여 청소년기에 성 인 문제를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율이 격한 

증가를 보여 인구 천 명당 이혼자를 추산하는 조

이혼율이 1990년에 1.1명이었으나 1998년에 2.5명, 

2003년에는 3.4명으로 증하 고, 2008년 후로 

다소 안정화되어 2010년에는 2.3명을 유지하고 있

다. 이혼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다소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는 81%, 

2010년에는 63%에 이르는 등 아직 높은 수 에 

이르고 있어 청소년기의 가족 환경에 부정 인 

향을 미칠만한 환경이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모의 방임이나 부재가 지속되면 아동의 취약성

은 증가하게 되고(Barbaree, Marshall, Mccormick, 

1998), 이는 우울, 축, 반사회  행동, 자존감 

하를 래한다(Barnett, Miller-Perrin & Perrin, 

1997; Starzyk & Marshall, 2003 재인용.). 성장기

에 경험한 가정의 불화  가정폭력의 경험은 이

후 성폭력 가해경험에 향을 미치게 되며(김재엽, 

이효정, 송아 , 2007), 성범죄자들은 부모들과 정

서 인 거리감이 있었고,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

에게 근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Smith & Israel, 1987). 신기숙과 조성호(2009)의 

질  연구에서도 청소년 성범죄자들은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불안정하며, 부모들의 불화가 심해 가족

계에서 친 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화 경험도 

없어 인 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남자청소년의 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한부모나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는 

경우가 양친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성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희, 권혜진, 

정혜경, 2004).

  가정환경은 청소년 범죄의 지속성에도 향을 

미친다.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들을 14년에서 24년

까지 추 조사하여 치료 로그램의 성공자와 실

패자가 재범을 하 는지를 조사한 연구 결과

(Seabloom, Seabloom, Seabloom, Barron, & 

Hendrickson, 2003), 치료 로그램을 성공 으로 

마친 사람들의 재범율이 유의하게 낮았는데, 치료

로그램을 성공 으로 마치는 것을 측해주는 

유일한 변인이 재 부모 두 사람이 같이 살고있

는지의 여부 다.  즉 치료 당시의 가족구조가 변

화를 일으킬 수 있는 치료 로그램에 순응하는 

정도를 결정해 다는 것이다. 핀란드에서 이루어

진 1966년생들에 한 폭력의 재범연구에 의하면 

한부모 가정, 특히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14세까지 

어머니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양친 에서 

자란 경우보다 8배의 험이, 14세 이 에 결혼을 

한 경우에는 5배의 험이, 양친에게서 태어났으

나 아동기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2배의 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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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고하 다(Koskinen 등., 2001). 

  청소년들이 성범죄를 지르는 원인에는 호기심, 

성에 한 왜곡된 지식, 래압력, 사회기술의 부

족, 분노, 충동성, 공감능력의 부족 등 다양한 이유

들이 있다(Perry & Orchard, 1992, Rich, 2003). 그

런데 이러한 성범죄가 지속 으로 진행되는 원인

으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족 내에서의 부

정 인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일탈 인 성  취

향이나 독 인 성향이 지 되고 있다. 특히 청소

년기에 음란물이나 성 인 주제에 해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우 그 지속성이 강하게 된다. 박 숙과 

민(2002)은 성 독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

우 컴퓨터 등 매체를 통한 성행동에 집착하고 통

제력이 부족하다고 보고하 다. 그런데, 성 인 몰

입이나 독과 가정환경은 서로 독립 인 것이 아

니고 가족환경이 청소년의 음란물 독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남 옥(2005)은 학생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정 일수록 음

란물 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발견하 다. 

실제로 가족의 건 성이 반 인 독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를 들면, 

가족의 응집력은 비행청소년의 약물사용에 한 

보호요소라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Kliewer et 

al., 2006). Werner와 Silbereisen(2003) 역시 가족

의 응집력이 비행청소년의 약물사용 정도에 향

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해냈다.  가족의 응집력이 

은 아이들은 비행친구와의 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 그 친구들은 약물사용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같은 맥락으로 신완수와 신귀순(2002)는 

국내 아동을 상으로 가족의 응집력과 응력이 

높은 아이들의 자신에 한 역량과 가치를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보고하 고, 주석진과 좌동훈

(2011)은 가족 응집력이 인터넷 독과 유의한 

계가 있음을 보고하 다.

  의 연구들에서 언 된 Olson의 가족 응집력

과 가족 응력을 측정하는 순환모델은 가족 기

능을 측정하는 표 인 모델이며 측정도구라 할 

수 있다.  가족 응집이란 가족간의 친 감, 거리

감, 정서  지지와 같은 개념으로서 가족간의 상

호작용 과정  결과를 결정짓는 1차  기능을 

말하고(Galvin & Brommel, 1986, 김수연, 김득성 

1997 재인용) 응력은 가족의 변화와 유연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상황 으로 는 발달 단계

으로 나타날 수 있는 스트 스에 반응하여 가

족체계가 권력구조, 역할 계  계의 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Olson, 

Russel & Sprenkle, 1983).  본래 순환모델은 가

족의 응집력과 응력이 지나치게 어도 부 응

이지만 지나치게 많아도 부 응 이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FACES라는 척도를 통해 이를 범

주 으로 측정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 척도에서

는 곡선형의 계보다는 선형 계를 보이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Olson, 1991, 김수연, 김득성, 

1997).  따라서 응집과 응의 수가 높을수록 

균형을 이루는 가족이며 수가 낮을수록 극단가

족으로 해석해야 한다(김수연, 김득성, 1997)  

  한편 외로움은 에 언 한 성범죄자들, 성 독

자들, 그리고 가정환경이 우호 이지 못했던 사람

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 의 하나이다. 

외로움은 슬픔이나 불안을 수반하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망 이고 고통스러운 감정 의 하나

로(Rubenstein, Shaver, & Peplau, 1979), 개인의 

사회  계망이 양 이나 질 으로 그 개인이 

기 하는 것보다 부족할 때 발생하는 불유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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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다(Peplau & Perlman, 1982: 이만제, 장해

순, 2009에서 재인용). Papageorgiou와 Vostanis 

(2000)은 그리스의 청소년 성범죄자들을 상으로 

가정환경을 조사한 결과 58.3%가 깨어진 가정

(broken family)이고, 96.7%가 가족 응력이 매

우 낮은 이탈된(disengaged) 가족이었음을 보고하

다. 한 Seidman, Marshall, Hudson과 

Robertson(1994)은 청소년 성범죄자들이 통제집단

에 비해 애착결핍과 정서  고독을 보인다고 보

고하 다. 이와 더불어 외로움은 독에도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 의 하나이다. 알콜, 약물 등

의 물질 독 뿐 아니라 인터넷 독(Young, 1996, 

Griffiths, 1997, 김종범, 한종철, 2001), 게임 독

(이형 , 안창일, 2002), 휴 화(이만제, 장해순, 

2009) 등의 행동 독에서도 외로움은 요한 측 

요인으로 밝 지고 있다. 남 옥(2005)은 학생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격성과 충동성, 우울이 

높은 청소년들이 음란물 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발견하 다. 음란물에 한 지속 인 

은 성충동의 증가, 왜곡된 성의식의 학습을 통

해 원하지 않는 상에게 성  욕구를 충동 으

로 해소하는 성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어기 , 

2000). 이러한 논의들은 통합하여 보면 가정환경

이 우호 이지 못한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외로움

을 경험하게 되고 이들이 음란물을 비롯한 성 

독 행 에 빠져들게 되면 이는 개인 인 어려움

을 래하게 되거나 종종 성범죄에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측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토 로 이 연구에서는 청

소년 성범죄자들을 상으로 하여 그들의 가정환

경이 성 독 성향에 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하다면 그 과정에서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그 

계를 매개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 으로 하

여 이를 검증해보고자 하 다. 

방 법 

연구 상

  연구의 목 에 따라 연구 상은 서울지역에 거주

하는 청소년들로 성폭력을 지른 후 보호 찰을 

받고 있는 73명의 청소년을 선정하 다. 이들은 모

두 남자 으며 평균 나이는 16.9(SD=.96)세 다. 가

족상황과 련하여서는 양친과 거주하는 사람이 55

명으로 75% 고, 나머지는 한부모가족이었다. 범죄

와 련한 특성을 살펴보면, 개는 성폭력범죄의처

벌 피해자보등에 한법률 반으로 특수강간, 강

간치상,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  등이었고, 미

성년자의제강간 3건, 청소년의성보호에 한법률

반에 의한 성매수가 2건이었다. 이로인한 보호 찰

은 단기(6개월)이 6명(8%), 장기(2년)이 67명(92%)

으로 장기가 더 많았다. 모두 수강명령을 부과받았

으며, 사회 사를 부가받은 사람은 42명(58%)이었

다. 과가 있는 사람이 46명으로 체의 63% 는

데 개 폭력, 자동차 리법, 도로교통법(무면허) 등

의 과가 있었고, 1명이 특수강제추행으로 성폭력

련 과가 있었다. 범행유형을 살펴보면 단독범이 

15명으로 체의 20%, 범행당시 음주상태 던 경우

가 58명으로 체의 73%, 모르는 사람을 상으로 

한 경우가 52명으로 체의 71% 다. 

도구  방법

  성 독. 성 독을 측정하기 해서는 박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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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 (n=55) 한부모 (n=18) t

가족 응집력 32.50 (9.35) 35.25 (6.28) -.97 (NS)

가족 응력 27.01 (7.10) 30.61 (6.68) -1.61 (NS)

외로움 38.17 (7.96) 39.25 (6.15) -.44 (NS)

성 독 1.13 (2.55) 1.67 (3.14) -.64 (NS)

표 1. 부모의 결혼상태에 다른 주요 변인의 평균( 호 안은 표 편차)

민(2002)의 고등학생용 성충동성 검사 의 

성 독 소척도를 사용하 다. 본래의 성충동 검사

에는 하  요소로 충동성, 독성, 자 불안성, 성

행동 불안성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

에 따라 독성 척도만을 활용하 다. 독성은 

총 여섯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자

들의 연구에서 내  합치도가 .87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FACES-III). FACES-I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는 

Olson, Russel, Sprenkle(1983)이 개발한 가족간의 

응집성  응성 평가척도로서 한상분(1992)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 다. 이 검사는 총 20문항

으로 홀수 10문항은 가족응집력을, 짝수 10문항은 

가족 응력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5  리커르트

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들의 연구에서 내

 합치도는 .77로 보고되었고, 국내에서는 안경숙

(2006)의 연구에서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94로 높게 나타났다. 

  UCLA 외로움 척도. 외로움을 측정하기 해

서는 Russel, Peplau와 Cutrona(1980)가 개발한 

UCLA Loneliness Scale을 김옥수(1997)가 한국형

으로 번안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을 사용하

다.  친 감 부족, 사회  계 지지망 부족, 소

속감 부족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는 20문항이다.  각 문항은 1 ∼4 까지의 4  

리커르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 범 는 

20～80 이다.  김옥수(1997)의 연구에서 체 문

항의 내 합치도인 Cronbach's α는 .93으로 보고

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분석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변인들에 

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가정환경이 주

요한 변인이므로 부모의 이혼 등 가족의 구조에 

따라 주요 변인들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

하 다. 이후 각 변인들간의 상 분석을 실시하

고, 상 이 확인된 변인에서 매개분석을 실시하

다. 매개분석은 Baron과 Kenny(1986)의 방법에 

의해 실시하 다. 모든 분석에는 PASW 18.0을 

사용하 다. 

결 과

가족구조에 따른 변인간의 차이

  가족의 구조에 따라 주요 변인에 차이가 있는

지를 t 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양친이 있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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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응집력 가족 응력 외로움 성 독

가족 응집력 1.0

가족 응력 .85
*** 1.0

외로움 -.45
*** -.26* 1.0

성 독 -.36
** -.22 .36** 1.0

표 2. 주요 변인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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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변인 종속변인 B β R2 adj R2 ΔR2 F

1단계 가족 응집력 외로움 -.400 -.446
*** .199 .188 17.650***

2단계 가족 응집력 성 독 -.106 -.360** .129 .117 10.544**

3단계
외로움

성 독
 .082  248

*

.179 .155 .050 7.617**

가족 응집력 -.073 -.249*

표 3. 가족응집력의 성 독에 한 향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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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55명과 한부모 가정인 18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집력의 경우 t = -.97 (NS), 응력은 t = 

-1.61 (NS), 외로움은 t = -.44 (NS), 성 독은 t 

= -.64 (NS)으로 나타나 주요 변인에서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과정에서는 

두 집단을 통합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주요 변인들간의 상

  이어 각 변인들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을 실시한 결과 가족 응집력은 외로움(r=-.45, 

p<.001), 성 독(r=-.36, p<.01)과 유의한 부  상

을 보 으나, 가족 응력의 경우 외로움

(r=-.26, p<.05)과의 부  상 만 나타났을 뿐 성

독(r=-.22, NS)과의 상 은 유의한 수 에 이르

지 못하 다. 한편 외로움은 성 독과 유의한 정

상 (r=-.36, p<.01)을 나타냈다.

매개효과 검증

  가족응집력의 경우 나머지 변인들과의 상 이 

유의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 다. 그러나 가

족 응력의 경우 성 독과의 상 이 유의하지 않

아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매개효과 검증은 Baron과 Kenny(1986)의 차

에 따라 실시하 다. 이들에 따르면 매개변인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를 매개한다는 것을 증

명하기 해서는 1)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의

하게 측할 것, 2)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

하게 측할 것, 3)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

에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매개하면서 1)의 독립변

인의 효과가 어들어야 한다. 

  이러한 차에 따라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으로 

가족응집력을, 종속변인으로는 매개변인으로 가정

한 외로움을 투입하 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으

로 가족응집력을, 종속변인으로는 성 독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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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가족응집력과 

매개변인인 외로움을 독립변인으로 함께 투입하

고, 종속변인으로 성 독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응집력은 매개변인

인 외로움을 유의하게 측하 고(β=-.446, 

p<.001), 종속변인인 성 독 역시 유의하게 측

하 다(β=-.360, p<.01). 외로움과 가족응집력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가족응집력의 성 독에 한 

향력이 감소하 다(β=-.249, p<.05). 가족응집력

의 성 독에 한 향력은 감소하 지만 여 히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이는 외로움은 가족응집

력과 성 독간의 계를 완 매개하는 것이 아니

라 부분매개하는 결과라 하겠다.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외로움의 매개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Sobel test=3.81, p<.001).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성범죄를 지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상으로 성범죄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 되는 가정의 심리  환경이 성 독에 미치는 

향과 그 매개변인으로서 외로움의 역할을 살펴

보았다. 성범죄로 보호 찰을 받고 있는 73명의 

남자청소년들을 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

족의 응집력이 성 독에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로움이 간 매개변인으로 작용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가정의 응집력

이 낮은 경우 청소년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이러

한 외로움을 달래는 과정에서 성에 해 독

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Olson, Portner

와 Lavee(1985)에 의하면 가족응집성이란 가족원

간의 정서  유 , 가족의 공동시간과 개인의 사

 시간의 허용정도, 친구의 인정, 가족과 개인의 

취미  여가 공유의 정도 등으로 측정되는 개념

으로 부모-자녀 계에서는 자녀에 한 심과 

경험의 공유와 계가 있으므로 응집력이 낮은 

경우 외로움이 높아진다는 것은 개념상으로도 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성 독 련 

연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Carnes(2001)는 성

독을 “가족질환”이라고 이름붙 으며, 유기에 

한 느낌이 핵심 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 다. 이

러한 과정은 이 연구에서 외로움을 가정의 심리

 환경과 성 독 사이의 매개변인으로 상정한 

것과 매우 일치하는 분석이라 하겠다. 

  그러나 가족의 심리  환경  응력은 성

독과 유의한 상 을 보이지 못하 다. 가족의 

응력은 가족체계가 유연하게 권력구조, 역할 계, 

 계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가족 

생활주기에 따라 신혼기 이후 격히 하락하 다

가 자녀가 청소년기일 때 최 을 보이고 자녀

가 독립하는 빈둥지 시기에 다시 상승하는 특징

을 보인다(Olson & Portner, 1983). 이 연구의 

상이 모두 청소년이라는 을 고려해보면 가족

응력이 반 으로 낮아져있어서 큰 변산이 발견

되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 특히, 

성범죄를 지르고 보호 찰 인 청소년들임을 

고려하면 가족 내의 응력을 측정하는데 주요한 

개념인 권력구조, 역할 계, 규칙 등이 이미 혼란

스러운 가족들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개념은 성인 성 독자 는 성범죄자

를 통한 연구를 통해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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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소년집단의 경우 비행청소년이 아닌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의 성 독 경향성에 한 연구를 

통해 가족의 응력과 성 독 사이의 계를 살

펴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외로움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한 

것은 개입과 련하여 요한 시사 을 제시한다. 

가족환경에 한 개입은 물론 청소년에 한 개

입에서 매우 요한 요인이지만 비행청소년의 경

우 그 부모가 가정해체나 빈곤 등의  다른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으로 근

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외로움은 청소년 

당사자를 상으로 한 개인상담이나 집단치료에

서도 치료의 목표로 삼아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다. 실제로 1970년 에 이미 인 계의 문

제가 성범죄의 요한 요소로 지 된 이후

(Marshall, 1993)청소년 성범죄자를 상으로 하는 

치료 로그램에는 부분 인 계 향상을 한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 성 독에 해서도 유사한 

결과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Young(1996)은 인터넷 

독  사이버 독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64%

에서 에게서 인 계의 결핍이 발견된다고 보고

하 다. 국내에서도 일반 으로 친구가 없는 청소

년이 인터넷 독 증상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

다(김혜원, 2001). 이해경(2002)은 음란물  음란

채 에 독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들이 친구의 수가 고 탈억제된 행

동을 보이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보고하여 인

계의 결핍과 성범죄 가능성의 상승을 시사하

다. 그러므로 외로움을 해결하고 인 계의 확장

을 통해 성에 한 독  행 를 감소시키는 것

은 성범죄 비행청소년  성 독 청소년에 한 

좋은 개입방법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응집력이 낮은 등학교 시기의 아동들에게는 외

로움 감소  인 계 능력 증진은 이후의 성

련 독  범죄에 한 효과 인 방  개입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성 독에 향을 미치는 

가정의 심리  환경요인에 해 그 경로를 악

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이 분야의 선행연구가 많지 않

은 상황에서 성 독이 더 많이 의심되는 성범죄 

청소년을 상으로 하 다는 이 한편으로는 실

생활 문제와 연 되었다는 장 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체 청소년에게 일반화하하여 용

하기는 어렵다는 한계 을 갖는다. 이는 일반 청

소년들을 상으로 한 반복검증 연구를 통한 보

완이 필요하다. 한 상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보

다 많은 사례를 확보하여 구조방정식 등의 모형

을 통해 검증하면 더욱 확고한 결과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반 인 

성 독에 한 척도가 재 존재하지 않아 기존 

척도의 일부 소척도를 활용한 도 아쉬운 이

다. 향후 이 분야에서 한 평가와 측정을 하기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 연구는 국내 청소년들을 상으로 가족

의 응집력이 성 독에 미치는 향, 외로움의 매

개역할  그에 한 개입의 필요성 등을 실증자

료를 통해 확인하 다는 에서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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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Sexual Offender's

Family Environment and Sexual addiction, 

and Loneliness as a Mediating Variable.

Wonyo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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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family environment on sexual addiction 

and to test the mediation effect of loneliness between them.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73 delinquent juveniles who committed sexual offending and sentenced probation(mean 

age=16.5). FACE-III(Olson et al., 1983), Sexual addiction scale(Park & Chun, 2002), UCLA 

loneliness scale(Russel et al. 1980) were used to measure them. The result showed that family 

cohesion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xual addiction(r=-.36) and Loneliness indirectly 

mediated the influence of family cohesion on sexual addiction.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such as the necessity of family intervention and to therapeutic approach to 

juvenile sexual offender's loneliness were discussed. 

Keywords: juvenile sexual offender, sexual addiction, family cohesion, lonel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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