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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심리사회이론에 기반한 자해의 위험요인 연구: 

청소년 관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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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자해 및 자살행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해의 위험요인을 규명하

고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해의 위험요인의 중요도를 평정하는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

다. 평정되는 위험요인은 본 연구에 선행된 상담자 패널 대상의 델파이 연구에서 문헌고찰 

및 상담자 패널의 추천을 통해 구성되고 생물심리사회적 접근에 따라 분류된 위험요인 목록

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해 및 자살행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설문을 통해 각 위험요인의 중요도를 평정하고 추가적인 위험요인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연

구 결과, 총 47개 위험요인이 채택되었다. 그 중 생물학적 요인으로 정신과적 어려움이 포함

되었다. 심리적 요인은 기질, 부정적 자기지각, 부적응적 관계지각, 무력감, 정서적 문제, 스트

레스 대처 문제, 자해/자살행동 경험과 관련한 26개 요인이 채택되었다. 그 외에 학교, 부모, 

가족, 고립 및 상실 경험, 주변 반응, 부정적 관계 경험과 관련한 17개의 사회적 요인과 불안

정한 거주환경 등의 환경적 요인 3개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의가 논의되었다. 

주요어 : 청소년, 자해, 위험요인, 생물심리사회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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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청소년의 자해, 자살시도 건수

는 지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1년 10대

의 자해, 자살시도 건수는 5,457건으로 전체연

령의 14.9%를 차지하였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

단, 2023). 또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의 자살, 

자해 상담 현황이 2015년 1,456건에서 2020년 

7,860건으로 5년간 4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

타났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특히 

응급실 내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덜 치명적인 

자해는 상처를 쉽게 감출 수 있고 치료를 받

는 경우가 적으며,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이뤄

지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유병률 파악이 쉽

지 않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자해 문제는 통

계로 드러난 수치보다 실제로 더 심각할 가능

성이 크다(이영지, 육성필, 2020; Nock, 2010). 

자해는 전 연령에서 발생하며, 특히 청소년기

에 자해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Laye-Gindhu & Schonert-Reichl, 2005). 청소년 

자해행동의 국외 유병률을 살펴보면, Swannell 

등(2014)의 연구에서는 약 17%로 다른 연령대

에 비해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Klonsky 

등(201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

기의 자해 유병률이 15⁓20%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자해행동의 국내 

유병률을 살펴보면, 안영신과 송현주(2017)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680명 중 22.8%가 

자해행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의 위기 청소년 현황 및 실태

조사 기초연구(황여정, 이정민, 2020)에서는 유

병률이 35.1%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기에

는 자해가 발생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자해행동을 한 청소년들이 평생 자살시도를 

하게 될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ock et al., 2006). 

자해는 자신의 신체에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Klonsky, 2007), 대표적인 

자해행동의 예로는 신체 칼로 긋기, 머리 뽑

기, 깨물기, 꼬집기, 피부 긁기 등이 있다(임경

문 등, 2020). 자살 위험이 적은 자해 행동이 

처음 관찰된 1960년대 이후로, 자해의 개념은 

자살의도 여부에 따라 비자살적 자해와 자

살적 자해로 구분되어 왔다(이동귀 등, 2016; 

Nock, 2009, 2010; Stengel et al., 1958). 자살적 

자해는 자살의도를 가지고 치명성이 높은 단

일한 방법을 선택하여 삶을 끝내려는 시도인 

반면, 비자살적 자해는 자살의도 없이 일시적

으로 심리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치명적이지 

않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한다는 특징이 있

다(Brausch & Gutierrez, 2010; Muehlenkamp & 

Kerr, 2010).

하지만 실제 상담 및 임상 현장에서 자해

의 자살의도는 명료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백연우 등, 

2022). 특히 청소년기에는 자살충동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게 심각한 문제로 비춰지

는 것에 대한 불편감 등이 혼재하면서 자해의 

자살의도의 진정성, 자살시도의 치명성 등을 

모호하게 경험하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다

(Marzetti et al., 2023). 최근 국내에서도 청소년

의 자해 행동 중 자살충동과 죽음에 대한 두

려움, 낮은 자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공존

하는 모호한 자살성을 지닌 자해 행동이 비자

살적 자해나 자살시도와 구분되어 자살적 자

해로 분류된 바 있다(박경은, 이동훈, 2023). 

이러한 최근 연구들의 발견은 청소년과 초기 

성인기의 자해와 자살행동은 복잡하게 얽혀있

고 명료한 구분이 어려운 특성이 있음을 반영

한다. 또한 비자살적 자해의 기능에 관한 연

구들은 자살생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양

가적으로 공존하는 사람들이 자살의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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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단으로 비자살적 자해를 하거나, 자살

충동에 대한 도움을 주변에 구하고자 비자살

적 자해를 한다고 제안한다(김정현, 2020; 백

연우 등, 2022). 이처럼 자살행동과 비자살적 

자해는 높은 상호 관련성을 지니므로 자해행

동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살경향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동향을 반영하여 자해를 ‘자기 

파괴적 동기를 가지고 신체를 의도적으로 손

상하는 행동’의 포괄적 범위로 정의하고, 자해

와 자살행동을 포괄하는 범위에서 연구대상과 

연구영역을 고려하여 자해의 영향요인을 탐색

하고자 한다.

최근 자해 또는 자살의 영향요인을 포괄

적이고 종합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적 및 실증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자해의 통합이론모형(Integrated 

theorical model; Nock, 2009)이나 자살의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Integrated motivational-volitional 

model; O’Connor, 2011)이 여러 기존 이론모형

을 통합하면서 다양한 측면의 영향요인을 고

려하여 자해 또는 자살의 발생기제를 설명하

고 있다. 이 이론모형들은 유전적 취약성과 

같은 생물학적 요소와 생애 초기 경험 및 스

트레스 경험과 같은 환경적 요소의 상호작용

에 대한 정서 및 인지적 반응과 같은 심리적 

과정의 결과로써 자해 또는 자살을 설명한다. 

실증적 방향으로는 기존의 자해 또는 자살에 

관한 단일 영향요인의 효과성을 검증한 경험

적 연구들을 통합하여 메타분석을 하는 방식

으로 다양한 영향요인을 종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현정과 김장회(2020)의 연구

에서는 19편의 청소년 자해 영향요인 검증 연

구를 검토하여 총 36개 변인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개인/심리적, 인지적, 정서적, 환경적 보

호요인과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 메타분석을 

통해 효과크기를 검증하였다. 해외에서는 Witt 

등(2019)의 연구에서 자해와 자살시도를 포함

한 청소년 임상군의 영향요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7편의 연구를 검토하여 41개

의 변인을 메타분석 하였고, 인구사회학적 요

인, 사회적 요인, 자살/자해 행동 및 치료 이

력 요인, 정신과적 진단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국내 청소년의 자살 위험요인 메타분석 연구

는 주로 자살생각에 관해 이뤄졌고(문동규, 김

영희, 2011; 홍세희 등, 2016), 해외에서는 자

살시도 또는 자살완결의 위험요인에 대한 메

타분석 연구가 보고되었다(Victor & Klonsky, 

2014; Yoshimasu et al., 2008). 

한편 김성연 등(202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의 자살과 자해의 깊은 관련성과 자살과 자해

의 영향요인 간 높은 공통성에 주목하면서 기

존의 국내‧외 자해 영향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와 자살 영향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 

논문들을 함께 고찰하였다. 그리고 자해와 자

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진 변인, 자살 

연구에서 단독으로 다뤄진 변인, 자해 연구에

서 단독으로 다뤄진 변인을 생물심리사회 모

델에 따라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청소년에 관한 자해와 자살 연구

에서 공통으로 다뤄진 변인으로는 성별, 우울

(장애)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 무망감, 충동성, 

음주문제, 인터넷 및 SNS 중독과 같은 심리적 

요인, 따돌림, 또래관계 스트레스,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확인되었

다. 자해 연구에서만 발견된 요인으로는 성격

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불안(장애), 조현병, 섭

식장애, 물질의존, 양극성장애, 신체 질병 이

력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 높은 강화 및 처벌 

민감성, 초기부적응도식, 자기비난, 부정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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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도, 감정표현불능증, 수치심, 분노, 정서조

절곤란, 자살생각, 자살시도 이력, 자해 이력

과 같은 심리적 요인, 부모에게 양육되지 않

음, 부정적 양육태도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확인되었다. 자살 연구에서만 발견된 요인으

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인구사회적 특성, 

비합리적 신념, 인지 오류, 소외감, 공격성과 

같은 심리적 요인, 가정 내 역기능적 의사소

통 및 갈등,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의 관계 문

제, 학교 폭력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확인되

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자해는 타

고난 기질 및 유전적 특성, 생애 초기 양육 

경험, 성격적 경향, 환경적 스트레스, 인지적 

처리 및 정서적 반응 양식, 동반되는 행동 문

제, 대인관계를 비롯한 삶의 전 영역에 걸친 

환경적 및 개인 내적 요소의 영향으로 발생하

고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영향요

인의 출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이론

적 틀로 생물심리사회 모델이 제안된다. 생물

심리사회 모델은 생물의학적 원인에 치중된 

전통적인 병인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

물학적 요인과 더불어 심리, 사회 환경적 요

인이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

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Engel, 1981). 생물학

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영역의 영향요인은 

약물치료, 심리치료, 가족치료,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제도 개선과 같은 서로 다른 방향의 

치료 및 개입을 필요로 하므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 문제의 영향요인을 생물심리사회 모델

의 틀에 따라 분류하고 평가하는 것은 적합한 

치료적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용성에 따라 우울증(Wahid 

et al., 2021), 섭식장애(Rodgers et al., 2020), 주

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Pham, 2015)와 같은 다

양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의 영향요인 탐

색에 생물심리사회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자

해 및 자살행동 영역에서도 자살의 위험요인

(Carballo et al, 2020; Joshi & Billick, 2017; van 

Heeringen, 2000)과 보호요인(양모현 등, 2023)

을 생물심리사회 모델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나, 자살 연구

에 비해 자해의 영향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이

해는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였다(김성연 

등, 20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해

의 위험요인에 대해 생물심리사회 모델의 틀

을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자 한다.

최근 수년간 자해의 영향요인에 관한 경험

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청소년 자해 

현상에 대한 학술적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해 문제가 수년째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실제 청소년 

자해 문제에 대한 국가정책이나 청소년 상담 

장면에서 자해에 관한 학술적 이해가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청소년의 

자해에 대한 학술적 이해와 통찰이 실제 청소

년 자해 문제 해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술

적 발견을 실무에 적용하는 정신건강 관리 현

장의 실무자와 이러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

는 청소년 당사자가 충분히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정보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

하다. 또한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위험요

인이 청소년의 관점에서 어떻게 지각 및 해석

되는지 검토하고, 양적 연구를 통해 포착하기 

어려운 주관적이고 실생활과 맞닿은 위험요소

에 귀 기울이는 것은 학술적 이해와 실제 청

소년의 삶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김성연 등(2024)의 연구에서는 자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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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문헌 고찰, 청소년 자해 및 자

살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자 대상의 인터뷰 

및 델파이 방법과 같은 다양한 출처를 통해 

위험요인을 추출하였다. 청소년의 자기파괴적 

행동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최대한 고려하고자 

자살 관련 경험 연구뿐만 아니라 자해의 위험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문헌을 함께 고찰하여 

위험요인 목록을 구성하였다. 또한 현장 전문

가의 견해를 반영하고자 자해 및 자살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위험

요인 목록을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담자

를 대상으로 델파이 연구를 실시하여 각 위험

요인의 중요도를 평정하고 추가적인 위험요인

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김성연 등(2024)의 연

구에서 추출한 위험요인 목록은 자해 및 자살

의 위험요인과 관련한 최근 연구 결과와 현장 

전문가의 견해가 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성연 등

(2024)의 연구에서 추출된 포괄적인 위험요인 

목록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자해 위험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의 자해 및 자살의 

위험요인에 대하여 실제 자해경험이 있는 청

소년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험요인에 관한 전문가의 인식이 담긴 김성

연 등(2024)에서 다뤄진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

해 청소년이 지각하는 위험성을 조사하고, 위

험요인을 생물심리사회적 접근의 체계적 틀로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해 및 자살행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청소년 자해의 생물학적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자해 및 자살행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청소년 자해의 심리적 위

험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자해 및 자살행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청소년 자해의 사회적 위

험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자해 및 자살행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청소년 자해의 환경적 위

험요인은 무엇인가?

방  법

연구대상

청소년의 자해와 자살행동의 복잡한 관련성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해,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중 최소 한 가지 경험이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

다.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동의를 받을 수 있

는 청소년만 연구 참여가 가능하였다. 참여자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타 질적 연구 인터뷰에 참

여한 자해 및 자살행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 

40명을 해당 연구진으로부터 소개받았다. 이 

중 16명의 참여자로부터 각 1∼10명의 참여자

를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을 통해 33명이 추가

되어 총 73명의 청소년에게 연락을 시도하였

다. 첫 번째 연락을 통해 구두로 자해 또는 

자살행동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구의 목

적과 설문 내용에 대해 ‘자해 및 자살 관련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요소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연구’라고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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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성별
남 9 24.3

여 28 75.7

연령(만)

15∼16세 11 29.7

17∼18세 12 32.4

19∼20세 4 10.8

21∼24세 10 27.0

지역

서울 18 48.6

인천․경기 5 13.5

경상 7 18.9

전라 2 5.4

충청 2 5.4

강원․제주 3 8.1

학력

중학교 3학년 4 10.8

중학교 중퇴 1 2.7

고등학교 재학 12 32.4

고등학교 중퇴 6 16.2

고등학교 졸업 7 18.9

대학교 재학 7 18.9

자해 및

자살

경험

자해 단독 2 5.4

자해 & 자살생각 8 21.6

자해 & 자살계획 2 5.4

자해 & 자살시도 19 51.4

자살생각 단독 1 2.7

자살계획 단독 1 2.7

자살시도 단독 4 10.8

합계 37 100.0

표 1. 연구참여자 인구통계학적 정보       (N=37)

참여 의사와 부모 동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

다. 그 결과 연락이 되지 않은 10명, 연구참여 

거부의사를 밝힌 4명, 부모 동의가 불가능하

다고 답변한 2명 등 총 16명이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57명에게 이

메일을 통해 1차 조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1

차 조사 설문지에 자해,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대해 최근 경험 시점, 6개월간 빈

도, 중단 여부, 중단 시기, 중단 이유, 자해 방

법 등을 묻는 서술형 질문에 답하도록 하여 

자해 및 자살행동 경험을 확인하였다. 38명이 

1차 설문을 완수하였으며, 완수한 38명을 대

상으로 2차 설문을 배포하였다. 그 중 1명(남, 

18세)이 참여 중단 의사를 밝혀서 총 37명이 2

차와 3차 설문을 완수하였다.

참여자 37명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37명 중 남성이 9명(24.3%), 여성이 28명

(75.7%)이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18.6세로 나타났다. 학력으로는 중학교 재학 4

명(10.8%), 중학교 중퇴 1명(2.7%), 고등학교 재

학 12명(32.4%), 고등학교 중퇴 6명(16.2%), 고

등학교 졸업 7명(18.9%), 대학교 재학 7명

(18.9%)으로 조사되었다. 자해 및 자살 경험과 

관련하여, 자해 경험만 있는 참여자가 2명, 자

살 경험(생각, 계획, 시도)과 자해 경험을 모두 

가진 참여자가 29명, 자살 경험(생각, 계획, 시

도)만 가진 참여자가 6명이었다.

자해 경험이 있는 참여자 31명의 자해 특

성은 표 2와 같다. 자해 방법은 손목 긋기

(90.3%), 약물 과다 복용(38.7%), 손등 긁거나 

뜯기(16.1%), 목 조르기(12.9%), 머리 때리거나 

부딪히기(9.7%) 순으로 많았다. 평균 1.62년 전

에 마지막으로 자해를 하였고, 최근 6개월간 

평균 4.44회 자해 행동을 하였다. 참여자 중 

26명(83.9%)은 현재 자해를 중단한 상태이며, 

중단 시점은 평균 1.83년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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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 M(sd) 최솟값 최댓값

자해 방법

손목 긋기 28(90.3)

약물 과다 복용 12(38.7)

손등 긁거나 뜯기 5(16.1)

목 조르기 4(12.9)

머리 때리거나 부딪히기 3(9.7)

주사기로 피 뽑기 2(6.5)

억지로 토하기 2(6.5)

자기비하 2(6.5)

폭력적 성행위 1(3.2)

주먹으로 벽치기 1(3.2)

굶기 1(3.2)

스테이플러로 손 찝기 1(3.2)

안 자기 1(3.2)

최근 자해 시점(년 전) 1.62(1.88) 0.0a 8.0

최근 6개월 간 자해 빈도 4.44(9.92) 0 50

현재 중단 여부

중단하지 않음 5(16.1)

중단함 26(83.9)

중단 시기(년 전) 1.83(1.93) 0.0a 8.0

주. a( )년 ( )개월로 측정하여 년 단위로 환산함. 최근 1개월 이내는 0.0으로 코딩함.

표 2. 자해 경험자의 자해 특성                                                                (N=31)

연구절차

설문지 구성

청소년의 자해와 자살의 위험요인을 포괄하

고 상담자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청소년 자

살 위험요인을 탐색한 김성연 등(2024)의 책임

연구자의 승인하에 연구 결과물을 본 연구의 

요인 목록으로 사용하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김성연 등(2024)의 연구에서는 문헌 고

찰, 상담자 대상의 인터뷰 및 델파이 조사를 

통해 다각적으로 자해 및 자살의 위험요인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성연 등(2024)의 

연구에서 다뤄진 모든 요인을 포함하여 총 

113개 위험요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구성하

였다. 그 중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요인은 

청소년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통합 및 수

정하고 부연 설명을 덧붙여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정신장

애 진단명 중 일부는 간단한 설명만으로는 청

소년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정

신과적 진단에 해당되는 요인 7개(우울, 불안, 

양극성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경계선 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1506 -

격장애, 그 외 성격장애, 조현병)를 삭제하는 

대신 ‘정신과 방문이 필요한 정신과적 어려움

(예, 우울, 불안, 조울증, PTSD)’으로 대체하였

다. 이와 함께 김성연 등(2024)에서 상담자가 

추천한 요인인 ‘기질적 취약성’ 또한 청소년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문항 중 모든 심리학적 전문 용어에 대해 청

소년의 이해와 가독성을 고려하여 쉬운 설명

을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보완작업을 거친 

결과 총 106개 요인으로 위험요인 목록을 구

성하였다.

조사 과정

2022년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차

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차수의 

조사에서 연구 참여자는 설문에 제시된 각 자

해 위험요인의 위험도에 대해 5점 Likert로 응

답하였다. 또한 요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

만 청소년 자해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요인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을 작성하는 서술형 질문에 답하였다. 각 차

수의 설문이 완료되면 연구자가 각 문항의 

CVR 값을 산출하여 문항의 채택 여부를 결정

하고, 참여자가 서술형 문항에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 차시 설문에 추가할 위험요인

을 선정하였다. CVR의 채택 기준을 충족한 문

항과 청소년 참여자의 주관식 응답을 통해 추

천된 추가문항에 대해 다음 차수에서 위험도

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문항에 이전 차수 참여자 전체 

평균, 최빈치와 함께 본인이 이전 차수에서 

응답한 값을 제시하였다. 각 차시의 설문 마

지막에는 설문에 참여한 소감을 자유롭게 기

술하도록 하여 설문내용이 참여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하였다.

자료분석

자료 분석에는 SPSS 21.0과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였다. 먼저 각 문항의 평균, 최빈치, 빈

도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Lawshe(1975)가 개발한 내용 타당도 산출 공

식을 적용하여 문항 별 CVR(Content Validity 

Ratio)을 산출하였다. CVR은 전체 응답자 중 4

점 또는 5점으로 응답한 참여자의 비율을 반

영하며 최고 +1.0부터 최저 -1.0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CVR은 패널 수에 따라 문항의 타당도

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최솟값이 결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Ayre와 Scally(2014)가 제안한 기

준에 따라 1차 설문의 경우 참여자 수 38명의 

기준인 CVR .316(합의비율 기준 65.8%) 이상인 

문항을 채택하였고, 2차와 3차 설문은 참여자 

수 37명의 기준인 CVR .297(합의비율 기준 

64.9%) 이상인 문항을 채택하였다. CVR의 수

리적 공식은 다음과 같다.






 


N: 전체 평정자 수

  Ne: 5점 Likert 척도 문항에 대해 4점 및 5점

으로 응답한 평정자 수

결  과

청소년 자해의 위험요인이 채택 및 삭제된 

과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1차 설문에 제

시된 총 106개 위험요인 중 32개 요인이 채택

되고, 10개 요인이 참여자의 주관식 응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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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청소년 자해 위험요인 설문 차수별 요인 수 흐름도

요인 명

CVR

M(SD) 최빈값1차

(N=38)

2차

(N=37)

3차

(N=37)

정신과 방문이 필요한 정신과적 어려움 .737 .676 .676 4.41(1.19) 5 

표 3. 청소년 자해 생물학적 위험요인                                                 (채택 요인 N=1) 

통한 추천으로 추가되었다. 1차 설문에서 채

택 및 추가된 42개 요인으로 2차 설문을 실시

한 결과 39개 요인이 채택되고, 참여자의 추

천으로 11개 요인이 추가되었다. 2차에서 채

택 및 추가된 50개 요인으로 3차 설문을 실시

한 결과, 최종 47개 요인이 채택되었다. 채택

된 요인 중 1개는 생물학적 요인이었고, 심리

적 요인 26개, 사회적 요인 17개, 환경적 요인 

3개였다.

청소년 자해 생물학적 위험요인

청소년 자해의 생물학적 위험요인으로 1개 

요인이 채택되었다. 채택된 정신과 방문이 필

요한 정신과적 어려움은 최종 차수의 CVR이 

.676이었고, 평균이 4.41이었으며, 5점을 준 패

널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남성, 여성, 성적지향, 연령(나

이가 어릴수록), 신체 질병 및 통증, 신체장

애, 수면 문제, 여학생의 생리 전 증후군, 항

우울제 등 정신과 약물복용, 정신과 진단 이

력, 정신과 약물치료 이력, 낮은 지능 등 12

개 요인이 평정되었으나 모두 1차에서 삭제

되었다. 각 요인의 CVR은 -.737∼.158이었고, 

평균은 2.03∼3.47이었으며, 최빈값은 1∼4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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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명

CVR

M(SD) 최빈값1차

(N=38)

2차

(N=37)

3차

(N=37)

남성 -.632 　 　 2.55(1.16) 3 

여성 .000 　 　 3.13(1.32) 4 

성적지향 -.211 　 　 2.87(1.28) 4 

연령(나이가 어릴수록) -.158 　 　 3.16(1.42) 2 

신체 질병 및 통증 -.526 　 　 2.47(1.16) 2 

신체장애 -.579 　 　 2.50(1.22) 3 

수면 문제 .000 　 　 3.00(1.32) 4 

여학생의 생리 전 증후군 -.474 　 　 2.61(1.26) 2 

현재 항우울제 등 정신과 약물복용 .000 　 　 3.39(1.28) 3 

과거 정신과 진단을 받은 적 있음 .158 　 　 3.45(1.25) 4 

과거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은 적 있음 .053 　 　 3.47(1.31) 3 

낮은 지능 -.737 　 　 2.03(1.17) 1 

표 4. 청소년 자해 생물학적 위험요인                                               (삭제 요인 N=12) 

청소년 자해 심리적 위험요인

청소년 자해의 심리적 위험요인 중 26개

가 채택되었다. 채택된 요인을 내용별로 분

류하면, 기질과 관련하여 충동성(CVR=.730, 

M=4.41), 높은 강화 민감성(CVR=.892, M= 

4.62)이 포함되었다. 부정적 자기 지각과 관련

하여 죄책감(CVR=.730, M=4.49), 무가치감

(CVR=.622, M=4.24), 부정적 자아상(CVR=.568, 

M=4.14),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패배자

라는 생각(CVR=.676, M=4.30)이 포함되었다. 

관계에 대한 부적응적 지각과 관련하여 단절 

및 거절 도식(CVR=.351, M=3.73), 지각된 짐

스러움(CVR=.568, M=4.03), 관계적 단서에 민

감함(CVR=.622, M=4.08), 늦은 밤 외로워하고 

단절에 대한 불안을 느낌(CVR=.351, M=3.70),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CVR=.568, M=4.00)이 포함되었

다. 무력감과 관련하여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CVR=.514, M=3.92)

과 내일이 오늘과 똑같을 것이라는 무력감

(CVR=.459, M=4.11)이 포함되었다. 정서적 

문제와 관련하여 해리(CVR=.351, M=3.76), 

감정 기복을 자주 경험함(CVR=.676, M=4.38), 

내가 왜 우울한지 나도 이해할 수 없고 우울

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답답함과 절망감

(CVR=.676, M=4.54)이 포함되었다. 부적응적

인 스트레스 반응 및 대처와 관련하여 반추

(CVR=.514, M=4.05), 스트레스를 쉽게 느끼는 

성향(CVR=.676, M=4.30), 스트레스에 대처하

는 능력이 부족함(CVR=.622, M=4.14), 스트

레스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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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요인 명

CVR

M(SD) 최빈값1차

(N=38)

2차

(N=37)

3차

(N=37)

기질
충동성 .737 .730 .730 4.41(.80) 5

높은 강화 민감성 .789 .892 .892 4.62(.68) 5

부정적 

자기지각

죄책감 .632 .676 .730 4.49(.90) 5

무가치감 .474 .622 .622 4.24(1.04) 5

부정적 자아상 .474 .514 .568 4.14(1.03) 5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패배자라는 생각*
 　 　 .676 4.30(.97) 5 

부적응적 

관계 지각

단절 및 거절 도식 .316 .405 .351 3.73(1.17) 4

지각된 짐스러움 .421 .568 .568 4.03(1.12) 5

관계적 단서(타인의 시선, 반응, 평가)에 민감함 .368 .514 .622 4.08(1.06) 4

늦은 밤 외로워하고 단절에 대한 불안을 느낌 .316 .297 .351 3.70(1.29) 4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 　
.568 .568 4.00(1.05) 4

무력감
무력감(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 .368 .459 .514 3.92(1.21) 4

내일이 오늘과 똑같이 이어질 거라는 무력감*
　 　 .459 4.11(1.02) 5

정서적

문제

해리 .421 .351 .351 3.76(1.19) 4

감정 기복을 자주 경험함*
　 　 .676 4.38(.76) 5

내가 왜 우울한지 나도 이해할 수 없고

우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답답함과 절망감* 　 　
.676 4.54(.77) 5

부적응적 

스트레스 

반응 및 

대처

반추(지나간 부정적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함) .421 .514 .514 4.05(1.10) 5

스트레스를 쉽게 느끼는 성향 .632 .676 .676 4.30(.88) 5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함 .579 .568 .622 4.14(1.16) 5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
　 .784 .784 4.43(.93) 5

자해/자살 

관련 생각 

및 행동

자해 행동 이력 .737 .892 .892 4.43(.69) 5

자살 생각 .316 .514 .568 4.11(1.35) 5

자살 시도 이력 .474 .568 .622 4.08(1.16) 5

습득된 자살잠재력 .421 .459 .459 4.00(1.35) 5

자해, 자살행동을 하면

주변의 관심을 얻을 거라는 기대

.526 .405 .459 3.84(1.42) 5

자해, 자살 외에 다른 대안 행동이 없음 .526 .568 .568 4.08(1.32) 5

주. 
*서술형 응답을 통한 참여자 추천으로 추가된 요인

표 5. 청소년 자해 심리적 위험요인                                                  (채택 요인 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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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요인 명

CVR

M(SD) 최빈값1차

(N=38)

2차

(N=37)

3차

(N=37)

행동문제

음식 섭취 문제 -.105 　 　 3.08(1.50) 5 

약물 사용 및 의존 .211 　 　 3.55(1.39) 5 

도박 중독 -.526 　 　 2.42(1.22) 2 

과도한 게임 -.737 　 　 2.03(1.20) 1 

인터넷, SNS, 유튜브 과의존 -.158 　 　 2.97(1.46) 1 

흡연 -.579 　 　 2.29(1.37) 1 

음주 -.158 　 　 2.87(1.44) 4 

공격성 .000 　 　 3.39(1.28) 3 

비행 및 전과 전력 -.263 　 　 2.89(1.37) 3 

역기능적

지각 및

인지

높은 처벌민감성 .000 　 　 3.53(1.25) 5 

비난경향성 -.474 　 　 2.47(1.29) 2 

위험회피 -.263 　 　 2.92(1.40) 2 

왜곡된 사고 -.105 　 　 3.29(1.33) 3 

파국화 .158 　 　 3.79(1.17) 5 

패배감(타인과의 비교 및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생각) .000 　 　 3.24(1.50) 5 

절망감(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여김) .211 　 　 3.74(1.39) 5 

부정적 신체상 .158 　 　 3.71(1.25) 5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105 　 　 3.32(1.28) 4 

죽음에 대한 긍정적 기대 -.053 　 　 3.32(1.36) 5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음 .105 　 　 3.29(1.41) 4 

타인에게 이야기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263 　 　 3.63(1.44) 5 

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갖는 비현실적 기대나 목표 .000 　 　 3.39(1.37) 5 

정서 문제

외로움, 고립감, 소외감 .263 　 　 3.63(1.26) 4 

수치심 -.211 　 　 2.79(1.45) 1 

분노 .105 　 　 3.29(1.52) 5 

정서조절의 어려움 .105 　 　 3.58(1.24) 5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하는 경향 -.105 　 　 3.00(1.54) 1 

부정적 정서 강도 .263 　 　 3.61(1.53) 5 

감정표현불능증 -.158 　 　 2.95(1.52) 1 

펫로스증후군*
　 　 .135 3.49(1.30) 4 

대처 및 

적응문제

위기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함 -.105 　 　 3.11(1.29) 2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함 -.053 　 　 3.11(1.29) 4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부족함 -.105 　 　 3.13(1.12) 4 

성공해 본 경험이 없음 -.105 　 　 3.13(1.44) 3 

주. *서술형 응답을 통한 참여자 추천으로 추가된 요인

표 6. 청소년 자해 심리적 위험요인                                                  (삭제 요인 N=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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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R=.784, M=4.43)이 포함되었다. 자해/자살 

관련 생각 및 행동과 관련하여 자해 행동 이

력(CVR=.892, M=4.43), 자살 생각(CVR=.568, 

M=4.11), 자살 시도 이력(CVR=.622, M=4.08), 

습득된 자살잠재력(CVR=.459, M=4.00), 자해, 

자살행동을 하면 주변의 관심을 얻을 거라는 

기대(CVR=.459, M=3.84), 자해, 자살 외에 다

른 대안 행동이 없음(CVR=.568, M=4.08)이 포

함되었다. 6개 요인(단절 및 거절 도식, 관계

적 단서에 민감함, 늦은 밤 외로워하고 단절

에 대한 불안을 느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 자신

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 해

리)의 최빈값은 4점이었고, 나머지 20개 요인

의 최빈값은 모두 5점이었다. 

그 외에 평정된 요인 중 34개 요인은 삭제

되었다. 삭제 요인 중 행동문제와 관련한 요

인으로는 음식 섭취 문제, 약물 사용 및 의존, 

도박 중독, 과도한 게임, 인터넷 과의존, 흡연, 

음주, 공격성, 비행 및 전과 전력이 있었다. 

역기능적 지각 및 인지와 관련한 요인으로는 

높은 처벌민감성,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부족함, 비난경향성, 위험회피, 왜곡된 

사고, 파국화, 패배감, 절망감, 부정적 신체상,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죽음에 대한 긍정

적 기대, 삶의 의미와 목적 없음, 타인에게 이

야기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갖는 비현실적 

기대나 목표가 있었다. 정서 문제 관련 요인

으로는 외로움, 수치심, 분노, 정서조절 어려

움,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하는 경향, 부정적 

정서 강도, 감정표현불능증, 펫로스증후군이 

있었다. 대처 및 적응 문제와 관련한 요인으

로는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함, 

성공 경험 없음,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함이 

있었다. 각 요인의 CVR은 –.737∼.263이었고, 

평균은 2.03∼3.79였으며, 최빈값은 1∼5점으로 

다양하였다. 

청소년 자해 사회적 위험요인

청소년 자해의 사회적 위험요인은 17개가 

채택되었다. 채택된 요인을 내용별로 분류하

면, 학교 장면과 관련하여 왕따 및 따돌림

(CVR=.676, M=4.27),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

트레스(CVR=.568, M=3.81), 학교 폭력 피해

(CVR=.676, M=4.27)가 포함되었다. 부모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을 부모가 

인식하지 못함(CVR=.459, M=3.70), 부모의 양

육 태도 문제(CVR=.514, M=4.00), 부모와의 

친밀감과 안정감 부족(CVR=.351, M=3.68), 정

신과/상담치료에 대한 부모의 거부감 및 비협

조적인 태도(CVR=.459, M=3.78)가 포함되었

다. 가족 갈등과 관련하여 가정 내 갈등에 지

속적으로 노출(CVR=.676, M=4.24), 학대 피해 

경험(CVR=.676, M=4.30)이 포함되었다. 상실 

및 고립과 관련하여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

을 잃었거나 없음(CVR=.568, M=4.14),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서 혼자 남겨지는 것(CVR=.622, 

M=4.38)이 포함되었다. 자해/자살에 대한 부정

적 반응/인식과 관련하여 자해나 자살 경험을 

들켰을 때 가족의 다그침과 냉담한 태도

(CVR=.514, M=4.03), 자해나 자살행동을 보고

도 무관심한 주변의 반응(CVR=.351, M=3.68), 

자해/자살행동 문제를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CVR=.405, 

M=4.00)이 포함되었다. 부정적 관계 경험

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 경험(CVR=.622, 

M=4.11), 부모/연인/친구에게 미움받는 것(냉소

적인 말이나 태도; CVR=.622, M=4.3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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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요인 명

CVR

M(SD) 최빈값1차

(N=38)

2차

(N=37)

3차

(N=37)

학교 장면

왕따 및 따돌림 .526 .676 .676 4.27(1.15) 5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 .421 .514 .568 3.81(1.29) 4

학교 폭력 피해 .474 .676 .676 4.27(1.15) 5

부모 관련 

문제

자녀의 문제행동을 부모가 인식하지 못함 .316 .459 .459 3.70(1.33) 4

부모의 양육태도 문제 .421 .459 .514 4.00(1.41) 5

부모와의 친밀감과 안정감 부족 .316 .405 .351 3.68(1.27) 4

정신과/상담치료에 대한

부모의 거부감 및 비협조적인 태도
.421 .405 .459 3.78(1.49) 5

가족 갈등
가정 내 갈등에 지속적으로 노출 .474 .676 .676 4.24(1.26) 5

학대 피해 경험 .579 .676 .676 4.30(1.18) 5

상실 및

고립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을 잃었거나 없음 .474 .568 .568 4.14(1.32) 5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서 혼자 남겨지는 것* 　 　 .622 4.38(.92) 5

부정적

관계 경험

성폭력 피해 경험* 　 .676 .622 4.11(1.15) 5

부모/연인/친구에게 미움받는 것

(냉소적인 말이나 태도)*
　 　

.622 4.32(.78)

 

5

계속해서 나를 부정하는 사람

(예;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676 4.41(.83)

 

5

자해/자살에

대한 부정적

반응/인식

자해나 자살 경험을 들켰을 때

가족의 다그침과 냉담한 태도* 　
.568 .514 4.03(1.14)

 

5

자해나 자살행동을 보고도

무관심한 주변의 반응* 　
.351 .351 3.68(1.11)

 

4

자해/자살행동 문제를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 　 　
.405 4.00(1.11)

 

5

주. *서술형 응답을 통한 참여자 추천으로 추가된 요인

표 7. 청소년 자해 사회적 위험요인                                                  (채택 요인 N=17) 

해서 나를 부정하는 사람(예, 네가 틀렸다. 내

가 맞다; CVR=.676, M=4.41)이 포함되었다. 

그 외에 평정된 요인 중 30개는 삭제되었

다. 삭제된 요인 중 가족 관련 요인으로는 가

족 자해 이력, 가족 자살 이력, 가정환경(한부

모, 조손, 이혼, 소년소녀가장), 재혼가정, 가정 

내 상호작용 문제, 정신질환을 지닌 가족이 

있음, 가정 내 소외감, 가족 중에 신체장애를 

앓거나 중증 환자가 있음이 있었다. 친구 및 

연인 관련 요인으로는 친구 자해 이력,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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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명

CVR

M(SD) 최빈값1차

(N=38)

2차

(N=37)

3차

(N=37)

가정

가족이 자해한 적이 있음 .000 　 　 3.18(1.49) 4 

가족이 자살한 적이 있음 .158 　 　 3.39(1.52) 5 

가정환경(한부모, 조손, 이혼, 소년소녀가장) -.105 　 　 2.87(1.40) 4 

재혼가정 -.421 　 　 2.47(1.31) 1 

가정 내 상호작용 문제 .053 　 　 3.45(1.29) 3 

정신질환을 지닌 가족이 있음 -.158 　 　 3.16(1.39) 3 

가정 내 소외감 .211 　 　 3.42(1.37) 4 

가족 중에 신체장애를 앓거나 중증 환자가 있음 -.684 　 　 2.42(1.18) 2 

친구 및

연인

친구가 자해한 적이 있음 .211 　 　 3.53(1.27) 4 

친구가 자살한 적이 있음 -.105 　 　 3.16(1.37) 3 

또래 친구와의 갈등 .000 　 　 3.34(1.28) 3 

연인과의 갈등 -.316 　 　 3.11(1.37) 3 

학교

학교 적응의 어려움 .053 　 　 3.32(1.36) 4 

학교 폭력 가해 -.632 　 　 2.13(1.28) 1 

교사와의 갈등 -.474 　 　 2.68(1.28) 3 

학교에 의지할 대상(교사, 친구, 상담실 등)이 없음 .211 　 　 3.42(1.39) 4 

학교 출결상태(무단지각, 조퇴, 결석 등) -.263 　 　 2.71(1.43) 1

자해/자살행동에 대한 학교 측의 잘못된 인식과 대처 .263 　 　 3.55(1.55) 5 

지역사회

SNS, 유튜브를 통한 자해 영상 노출 -.211 　 　 2.95(1.47) 2 

대중매체를 통한 유명(연예)인의 자살보도의 노출 -.368 　 　 2.61(1.39) 1 

SNS상에서 자해, 자살, 약물 거래를 조장하는 글*
　 　 .135 3.59(1.24) 5 

문화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다문화) -.474 　 　 2.61(1.24) 3 

지역사회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기관 및 프로그램)의 부족

-.263

 
　 　

2.87(1.23)

 

4 

지역사회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과 자원에 대한 홍보의 부족

-.263

 
　 　

2.71(1.31)

 

4 

군 입대 문제* 　 -.514 　 2.57(1.12) 2 

기타

대인관계

문제

자해/자살행동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시선 및 낙인 -.053 　 　 3.21(1.58) 5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음 .211 　 　 3.55(1.31) 4 

혼자 있는 시간* 　 .189 　 3.65(1.25) 5 

진로나 미래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시선 및 태도*
　 .135 　 3.73(1.02) 3 

자해/자살행동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인식*
　 　 .189 3.59(1.21) 4 

주. *서술형 응답을 통한 참여자 추천으로 추가된 요인

표 8. 청소년 자해 사회적 위험요인                                                  (삭제 요인 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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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명

CVR

M(SD) 최빈값1차

(N=38)

2차

(N=37)

3차

(N=37)

불안정한 거주환경 .474 .622 .568 3.89(1.10) 4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일상의 경험* 　 .459 .459 3.97(.96) 4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자존감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적 한계* 　 .568 .568 4.11(1.10) 5 

주. *서술형 응답을 통한 참여자 추천으로 추가된 요인

표 9. 청소년 자해 환경적 위험요인                                                  (채택 요인 N=3) 

요인 명

CVR

M(SD) 최빈값1차

(N=38)

2차

(N=37)

3차

(N=37)

경제적 어려움 .211 　 　 3.55(1.45) 5 

양호하지 못한 식사 환경 -.316 　 　 2.74(1.29) 2 

코로나19 영향 -.368 　 　 2.53(1.39) 1 

날씨(흐린 날, 비오는 날 등) -.316 　 　 2.76(1.40) 1 

표 10. 청소년 자해 환경적 위험요인                                                  (삭제 요인 N=4) 

자살 이력, 또래 친구와의 갈등, 연인과의 갈

등이 있었다. 학교 관련 요인으로는 학교 적

응의 어려움, 학교 폭력 가해, 교사와의 갈등, 

학교에 의지할 대상(교사, 친구, 상담실 등)이 

없음, 학교 출결상태(무단지각, 조퇴, 결석 등), 

자해/자살행동에 대한 학교 측의 잘못된 인식

과 대처가 있었다. 지역사회 관련 요인으로는 

SNS, 유튜브를 통한 자해 영상 노출, 대중매체

를 통한 유명(연예)인의 자살보도의 노출, SNS

상에서 자해, 자살, 약물 거래를 조장하는 글, 

문화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다문화), 지역사

회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기관 및 프로

그램)의 부족, 지역사회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과 자원에 대한 홍보의 부족, 군 입대 문

제가 있었다. 기타 대인관계 문제 관련 요인

으로는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

음, 자해/자살행동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시선 

및 낙인, 혼자 있는 시간, 진로나 미래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시선 및 태도, 자해/자살행동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인식이 있었다. 

각 요인의 CVR은 -.684∼.263이었고, 평균은 

2.13∼3.73이었으며, 최빈치는 1∼5로 다양하

였다.

청소년 자해 환경적 위험요인

청소년 자해의 환경적 위험요인 중 3개 요

인이 채택되었다. 채택된 요인으로는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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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주환경(이혼한 부모의 집에 번갈아 거

주, 친척집 거주, 시설 거주 등; CVR=.568, 

M=3.89),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일상의 경험

(CVR=.459, M=3.97),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내 자존감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적 한

계(CVR=.568, M=4.11)가 포함되었다. 

그 외에도 경제적 어려움, 양호하지 못한 

식사 환경, 코로나 19 영향, 날씨(흐린 날, 비

오는 날 등) 등 4개의 환경적 요인이 평정되

었으나 삭제되었다. 각 요인의 CVR은 –.368

∼.211이었고, 평균은 2.53∼3.55였으며, 최빈값

은 1∼5로 다양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의 자해 및 자살의 위험요인

에 대하여 실제 자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인

식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청소

년 자해 및 자살의 위험요인에 관한 상담자의 

인식을 조사한 김성연 등(2024)의 연구에서 다

뤄진 위험요인 목록을 사용하였고, 각 위험요

인의 중요도를 자해 및 자살행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평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소년

이 지각하는 위험요인을 서술형으로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자해의 위험 요소

를 다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요인을 생물심리사회적 접근에 따라 분류하였

다. 다수의 청소년이 중요하다고 평정한 위험

요인을 CVR 기준에 따라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학적 위험요인으로 청소년은 정

신과 방문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이 자해 문

제와 관련된다는 데 동의하였다. 우울, 불안의 

정서적 증상은 국내외 자해 위험요인 관련 연

구에서 반복적으로 위험성이 검증되었다(이현

정, 김장회, 2020; Witt et al., 2019). 또한 해외

에서는 그 외에도 PTSD, 경계선 장애를 비롯

한 성격장애 진단 등의 정신과적 문제가 임상 

장면에서 청소년의 반복적 자해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Witt et al., 2019). 본 연구의 결과

는 청소년이 자신의 자해 문제와 정신질환이 

관련될 가능성과 정신과 진료의 필요성에 대

한 통찰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자해 행동에 

동반될 수 있는 정신질환에 대해 신속하게 스

크리닝하고 병원 및 의료진과의 원활한 연계

를 통해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심리적 위험요인으로 26개가 채택되

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은 충동성이나 쾌감

을 주는 자극에 민감한 성향과 같은 성격 특

성이 자해 행동을 부추긴다는 점에 동의하였

다. 외부 자극이나 감정에 충동적으로 반응하

는 경향과 좋은 기분을 빠르게 회복하기 원하

는 경향이 높다면 불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빠르고 쉬운 방식을 선택하기 쉽고, 선

택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거나 다른 대안

을 떠올릴 여유를 갖기 어려울 수 있다(이현

정, 김장회, 2020; 이혜림, 이영호, 2015). 

다수의 청소년이 자신의 부정적 측면을 강

조하고, 자기 가치를 폄하하고, 무능하고 무력

한 존재로 느끼는 부정적인 자기지각을 반영

하는 요인들을 자해의 유발요인으로 꼽았다

(예,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패배자라는 

생각’). 자살의 도식평가모형(Johnson et al., 

2008)은 자기 자신, 과거 경험, 현재 상황, 그

리고 미래에 대한 자기 평가 체계가 자살도식

에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인 자아상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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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과 같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자살시도와 

관련된다고 제안한다.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지각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을 

자신에게 귀인하여 스스로를 탓하는 경향은 

자해를 하는 다양한 동기 중에서도 특히 자기 

처벌적인 목적의 자해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

(Mughal et al., 2023). 

본 연구에서 자해 및 자살행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다수가 대인관계에서 거절당할 것 

같고, 필요한 도움을 얻을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 같고, 고립되었다고 여기는 관계에 

대한 부적응적인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Joiner 

(2005)의 대인관계심리이론은 소속감의 좌절과 

타인에게 짐이 된다는 느낌과 같은 관계에 대

한 역기능적인 지각이 자살생각을 일으킨다고 

제안하며, 이 이론을 검증한 경험적 연구에서 

좌절된 소속감과 지각된 짐스러움은 비자살적 

자해와도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u et al., 2016). 게다가 관계에 대해 경험하

는 부적절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사랑받을만

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갖기 어렵게 

만들어서 자기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실제 대인관계에서 방어적이거

나 회피적인 대처를 하게 하여 자신이 원했던 

수용과 지지를 효과적으로 얻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한편 ‘외로움, 소외감, 고립감’ 요인

이 삭제된 반면 유사한 내용을 반영하면서도 

상황적 맥락이 추가된 ‘늦은 밤 외로워하고 

단절에 대한 불안을 느낌’ 요인이 채택되었다. 

이는 청소년이 자해 경험에 대해 정서적 측면

을 명료하게 분리하여 이해하기보다는 행동 

당시의 다양한 시공간적 및 심리적 단서와 자

극들을 복합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이러한 단서들의 복합적인 

영향에 대한 이해를 섬세하게 전달하는데 주

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력감과 관련하여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

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과 내일이 오늘과 똑같

을 것이라는 무력감이 모두 청소년의 지지를 

받았다.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

는 무력감은 1차 설문에 포함되어 있던 요인

이고, 내일이 오늘과 똑같을 것이라는 무력감

은 청소년 패널이 추천하여 3차 설문에 추가

되었다. 문제상황의 해결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

날 가능성이 없다는 지각은 고통호소모형

(Williams, 2001)의 설명과도 일관된다. 고통호

소모형은 속박감과 무력감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 파괴적 행동에 이르게 된다고 제안하며, 

이 모형은 자해에 관한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지지된 바 있다(Rasmussen et al., 

2010; Slade et al., 2014). 무력감은 통제감을 회

복하기 위한 목적의 자해 행동을 유발하는 주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이진규, 조성희, 2020). 

특히 청소년은 무력감에 대해 자신의 통제감 

상실이라는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변화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환경적 한계에 초점을 맞춘 

무력감을 강조하고 있다. 독립성이 주요 발달 

과업인 청소년기는 개인 및 환경적 한계와 압

력을 스스로 감당하도록 요구받기 시작하지만 

아직 이러한 압력과 한계를 능동적으로 수용

하고 대처하는데 미숙할 수 있어서 대처하기 

어려운 요구와 한계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지

각하며 쉽게 무력해질 수 있다. 

정서적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해리, 

감정 기복,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관련한 좌

절감이 자해로 이어진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요인들은 불편한 감정을 이해하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정서 조절 문

제는 자해를 설명하는 이론들에서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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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유발요인으로 다뤄지고 있다. 자해의 경

험회피모형(Chapman et al., 2006)은 부정적 감

정을 조절하는데 실패하면 고통스러운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자해를 하

게 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자해의 정서홍수

모형(Selby et al., 2008)은 부정적 감정을 조절

하기 위해 반추와 같은 역기능적인 인지적 전

략을 사용하면 감정 조절에 실패하여 강한 부

정적 감정에 휩싸이며, 이는 비자살적 자해를 

야기한다고 제안한다. 불편한 감정에 쉽게 휩

싸이고 이러한 감정을 조절하거나 소화하지 

못한 채 압도되는 경향은 주체 못 할 감정과 

혼란을 즉각 멈춰주는 다른 자극을 추구할 가

능성을 높일 수 있다(이순희, 허만세, 2021; 황

혜진, 신희천, 2023). 정서적 증상이 자해의 위

험을 높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자

해 경험의 이유를 밝힌 다수의 선행연구와도 

맥을 같이 하는데(김정현, 2020; 김지윤 등, 

2020; Babcock Fenerci et al., 2022; Saraff et al., 

2015), 이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거나, 자신

의 불편한 감정상태를 주변에 알리고 관심과 

도움을 청할 목적으로 자해를 한다고 보고하

였다. 청소년의 해리와 자해의 관계에 관한 

연구문헌을 고찰한 Černis 등(2019)의 연구에서

는 자해가 해리로 인해 무감각해진 상태에서 

벗어나 뭔가라도 느끼기 위해 행해지기도 하

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해리 상태가 되기 위해 행해지기

도 한다고 제안한다. 이처럼 자해는 정서 자

극의 추구, 회피, 조절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

능을 하면서 정서적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

는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의 청소년들은 정

서 조절의 어려움에 대해 느끼는 무력감을 생

생하게 드러냈다. 이는 상담 장면에서 자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내담자의 정서 조절 문제

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내담자가 적응적인 정

서 조절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정서 조절에 대

한 효능감을 높이도록 돕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한 어려움도 자해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혔다. 본 연구에서 다수

의 청소년이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느끼

고, 관련된 불편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충동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

였다. 취약성-스트레스 모형(Schotte & Clum, 

1987)은 개인의 다양한 취약성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떨어뜨려서 스트레스 경험에 

노출되었을 때 병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고 제안한다. 스트레스 자극에 동반되는 압박

감과 긴장에 충동적으로 반응한 결과는 자

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이순희, 허만세, 

2021). 또한 스트레스 경험에 지나치게 민감하

거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적절한 

대처에 실패하는 경험이 누적되면 강한 부정

적 감정 경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자신

에 대한 부정적 지각, 무력감으로 이어지면서 

자해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김소연 등, 2020; 

김지윤 등, 2020). 

청소년들은 과거에 자해나 자살행동을 한 

경험이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원하는 바를 이

루는데 자해나 자살행동이 도움이 되리라 믿

을 때 자해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과거 자해 이력, 자살 생각 및 시도 이력은 

선행연구에서 자해 행동에 대한 높은 예측력

을 보여왔다(Fox et al., 2015). 또한 반복된 자

해행동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

들고, 자해/자살행동의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

고, 자해/자살행동이 유일한 대처방법이라고 

느낀다면 자해에 대한 동기가 높아질 수 있다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1518 -

(Ahmadboukani et al., 2022). 따라서 자해의 결

과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고, 원하는 

바를 자해가 아닌 더욱 적응적이고 비파괴적

인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위험요인으로 17개가 채택되

었다. 학교 장면에서 청소년은 왕따 및 따돌

림,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피해가 자해 위

험성을 높인다는 데 동의하였다. 일반긴장이

론(Agnew, 1992)은 대인관계의 부정적인 상호

작용 경험, 목표 성취의 실패, 긍정적 상호작

용의 좌절에 따른 긴장이 다양한 부적응적 행

동문제를 낳는다고 제안하며, 이 이론은 청소

년이 학교 장면에서 경험하는 학업성취 문제

나 학교폭력과 자해의 관계를 잘 설명한다

(Hay & Meldrum, 2010; Yıldız & Solakoglu, 

2019). 학교에서의 또래 폭력 및 따돌림 문제

와 학업은 청소년기에 가장 큰 스트레스 경험 

중 하나이다(이동훈 등, 2022). 청소년기에 또

래관계에서 경험한 폭력 피해는 청소년의 정

체감과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저해하고 성인기

의 대인관계 발달에 큰 지장을 주는 외상적 

경험이 될 수 있다(박상미, 김정민, 2021; 장은

혜, 2021). 국내 연구에서는 자해 청소년에 관

한 질적 연구에서 학교폭력 및 따돌림 문제가 

관찰되지만(백연우 등, 2022), 큰 표본을 사용

하여 학교폭력과 자해의 관계를 검증한 양적 

연구는 충분치 않다. 따라서 학교폭력과 자해

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

고, 이와 함께 학교폭력 문제의 예방과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 회복을 돕는 

방법을 강구하는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부모가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자해 문제를 악화시키며, 부모 및 가족과의 

갈등과 불화가 자해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

였다. 부모 및 가족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채

택한 요인들은 청소년과 부모의 안정적이고 

친밀한 관계와 자녀의 자해 행동에 대한 부모

의 섬세하고 지혜로운 대처의 중요성을 시사

한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

해에 미치는 악영향과 부모에 대한 친밀감 및 

안정적인 애착의 보호적 효과는 최근 양적 연

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박문숙 

등, 2020; 배수현, 성희자, 2020; 홍미애, 박승

민, 2022). 따라서 청소년의 자해 행동에 대한 

개입을 계획함에 있어서 청소년과 주 양육자

의 관계 및 양육태도를 탐색하고, 주 양육자

가 자녀의 행동 문제를 수용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협조하도록 돕는 가족치료적 접근의 개

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해 및 자살행동을 보인 청소년들은 정서

적으로 의지할 수 없고 수용받지 못하는 관계 

경험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상실 및 고

립과 관련하여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의 부

재,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서 혼자 남겨지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부정적 관계 경

험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 경험, 부모/연인/

친구에게 미움받는 것(냉소적인 말이나 태도), 

계속해서 나를 부정하는 사람(예,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이 포함되었다. 이 중 ‘의지하고 신

뢰하는 대상을 잃었거나 없음’은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상담자 델파이에서 상담자가 청소

년과의 상담 경험을 토대로 제안한 요인이고, 

나머지 요인은 모두 청소년 패널이 제안하여 

추가된 요인이다. 이러한 부정적 관계 경험 

요인들은 자해를 하는 청소년이 관계에서의 

상실, 고립, 공격적 반응에 특히 취약할 수 있

음을 시사하며(이진규, 조성희, 2020), 이러한 

경험은 관계에 대한 역기능적인 지각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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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는 

자해 행동을 보인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자원

을 탐색하고 대안적인 지지 체계를 연계하는 

한편, 청소년이 대인관계에서 심리적 타격을 

덜 받고 자신을 더 보호할 수 있는 대안적 관

점으로 관계적 단서를 해석하고 대처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자해나 자살행동에 대한 주변의 

부적절한 반응이 자해 행동을 부추긴다고 제

안하였다. 자신의 자해나 자살행동에 대해 다

그치거나 무관심하거나 스스로 해결하기를 강

요하는 주변의 태도가 자해 문제를 악화시킨

다는데 다수의 청소년이 동의하였다. 이는 자

해를 하는 청소년이 자해에 대한 주변인의 반

응에 민감하며, 자해 행동에 대한 주변인의 

반응이 자해 행동의 반복 및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

소년 당사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외에도 보호

자, 또래 집단, 교사 등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

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해 문제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 바람직한 대처 방식을 지도하는 교

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환경적 위험요인으로 3개가 채택되었

다. 이혼한 부모의 집에 번갈아 거주하거나 

친척집 또는 시설에 거주하는 등 심리적 안정

감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부재할 경우 정서

적 불안정감에 취약해질 수 있다. 청소년이 

추천한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일상 경험’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적 한계’는 자

신이 예상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자극

과 여건에 대한 불안정감과 좌절감을 반영하

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를 생물심리사

회 모델을 바탕으로 종합해 보면, 청소년은 

자해 문제가 정신질환과 같은 생물학적 취약

성과 감정 조절 문제, 스트레스 대처 문제, 불

안정한 자존감, 대인관계에 대한 역기능적 신

념, 충동적 성향과 같은 심리적 취약성이 학

교 및 가정에서의 갈등, 타인의 부정적 반응,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상문제와 같은 

사회 및 환경적 난관에 의해 자극되면 감당하

기 어려운 강한 감정, 내적 압력, 무력감에 휩

싸여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자해를 선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이 추천하여 추가 및 채

택된 15개 요인은 자해 위험요인에 대한 청소

년의 지각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준다. 첫째, 

일부 요인은 예를 들어 연구자가 제시한 ‘패

배감(타인과의 비교 및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생각)’, 절망감(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여김)’은 

1차 설문에서 탈락하였으나 청소년이 2차 설

문에서 제안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패배자라는 생각’, ‘내가 왜 우울한지 나도 이

해할 수 없고 우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답답함과 절망감’은 채택되었다. 이 예시들은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도 청소년이 타인, 상황

적 맥락, 미래와 같은 외적 정보에 초점을 맞

춘 설명보다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는 무능함이나 우울감과 같은 내적 정보에 초

점을 맞춘 구체적 해석에 더 깊이 공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내적 정보에 

지나치게 주의의 초점을 두는 역기능적 자기

초점주의는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장진이 등, 2016), 

본 연구의 청소년의 보고에서 이러한 역기능

적 자기초점주의의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둘째, 청소년이 추천하여 채택된 위험요

인들은 학술적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들에 비

해 고통을 주는 출처가 명확하지 못하여 내용

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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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불안하게 하는 일상의 경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내 자존감을 유지할 수 없

는) 환경적 한계’,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 등의 요

인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무력감과 불안감이 

막연하게 전달될 뿐 무력감과 불안을 안겨주

는 스트레스 요소나 대상과 같은 외적 출처는 

명확치 않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모호함과 불

확실성이 청소년이 경험하는 막막함을 분명하

게 드러내 주는 것으로 보이며, 다수의 청소

년들은 이러한 막막함이 잘 전달되는 요인을 

지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요인들은 상담

자에게 청소년의 자해에 대한 이해와 개입에 

관련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요인들은 청소년

의 내적 경험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어서 청

소년의 자해와 관련한 내적 경험에 대한 현상

학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이 요인에서 

명료하게 제시되지 못하여 청소년의 막막한 

심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상의 경험’, ‘환경적 

한계’,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느낌’ 등

은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무력감을 줄이고 

통제감과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구체화되고 

명료화되어야 할 주요 상담주제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자해 및 자살행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자해를 야기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을 생물심리사회적 접근을 통

해 탐색함으로써 자해를 하는 청소년이 경험

하는 개인 내적 및 환경적 문제를 다면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자해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학술적으로 잘 정의된 요인들 

뿐 아니라 청소년 당사자가 주관적 경험과 통

찰을 통해 제안한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수

용하여 자해 행동에 대해 보다 섬세하고 폭 

넓은 이해를 도모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 제안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당사자의 

주관적 관점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 연

구에서 채택된 위험 요인의 범위는 청소년의 

내적 경험이나 실생활에서 직접 경험하는 영

역에 제한될 수 있다. 청소년의 자해 문제는 

당사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및 문화

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문제이며, 청소년 

자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관

적 경험과 함께 그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사회 및 환경적 요소와 정책 및 

제도적 방향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자해 문제

에 대한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자, 관련 분야

의 학자, 청소년의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물과 함께 청소년 자해에 대한 다

양한 관점 중 하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참여자 다수의 합의를 얻은 요인을 

채택하는 방법론적 특성상 소수 패널의 의견

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합의를 얻어 채택된 요인은 자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위험요

인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높은 합의를 얻지 

못해 삭제된 요인 또한 일부 청소년에게는 자

해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

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해와 자살행동의 높

은 관련성을 고려하여 자해 또는 자살행동 경

험이 있는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살생각 또는 계획을 지녔으나 자

기 파괴적 행동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청소년

이 2명 포함되었다. 이 2명은 자기 파괴적 행

동에 대한 충동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에 관해 

평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충동이 행

동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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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해서는 자해를 실행한 청소년과 다른 

의견을 지닐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자기 파괴

적 욕구나 충동만 지닌 청소년과 실제로 시도

한 청소년이 지각하는 위험요인의 차이를 비

교하는 연구가 이뤄진다면 위험요인이 충동과 

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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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rvey was conducted to identify risk factors for self-harm as perceived by adolescents who have 

experienced self-harm or suicidal behavior. The list of risk factors included in the questionnaire was 

derived from a previous Delphi study of professional counselors and categorized using a biopsychosocial 

approach. Through three surveys, the adolescents rated the importance of each risk factor and suggested 

additional risk factors. A total of 47 risk factors were endorsed in the study. Among them, biological 

factors included only psychiatric problems. Twenty-six psychological factors were related to temperament, 

negative self-perception, maladaptive relationship perception, helplessness, emotional problems, stress coping 

problems, and experience of self-harm or suicidal behavior. Seventeen social factors were related to school, 

parents, family, isolation and loss, reactions to surroundings, and negative relationship experiences. 

Additionally, three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an unstable living environment, were endorsed.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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