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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의 전두엽 집행기능 및 정서

인식력 손상기전
*

이수정†김혜진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본 논문에서는 사이코패스(psychopaths)의 손상된 인지기능과 정서인식능력을 설명하는 전두엽기능손상가설(Frontal

lobe dysfunction hypothesis)과 폭력억제 메커니즘 모델(Violence inhibition mechanism model)을 바탕으로 국내 유

사집단에 있어서도 동일한 형태의 신경심리학적 손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교정시설의 수용자　38명을

표집한 후 이들에게 한국판　PCL-R의 검사를 실시하여 사이코패스 집단과 비사이코패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

들 두 집단의 전두엽 집행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스트룹 검사(Stroop Test)와 위스콘신카드분류검사(Wisconsin

Card Sorting Test)를 시행하였으며, 정서인식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ERT-R(Emotional Recognition Test

-Revised)을 시행하였다. 통제변수로서 피검자의 지능수준을 지정하였는데,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웩슬

러 지능검사(K-WAIS)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사이코패스 집단과 비사이코패스 집단 간에는 지능에 있어 유의미

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전두엽 집행기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정서인식력 검사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논문의 사이코패스로 분류된 범죄자들의 집행기능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연구결과는 서구의 실증연구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서 국내의 형사사법체계 내에서도 일부

범죄자들의 신경학적 손상 치료를 위한 차별화된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주제어: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집행기능, 정서인식능력, PCL-R

기본적으로 정신병질(Psychopathy)이라는 용어¹⁾
와 개념은 1941년 Cleckley의 저서에서 처음 등장

하였으며, 이에 영감을 받아 정신병질의 개념을 상세하

게 정립한 Hare(1991)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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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리학계에서는 사이코패스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이 지닌 심리속성에 대해서는 정신병질이라 지칭하고 있다.

2) 한국판 PCL-R은 2008년 조은경과 이수정이 번안하고 한국판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여 출간되었다.

사이코패스를 정밀하게 판별하기 위한 특화된 심리검사

에는 Hare(1991)가 개발한 PCL-R(Psychopathy 

Checklist - Revised)이 있다.²⁾
연쇄살인범이나 아동 성폭행범과 같이 상습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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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좋지 않는 고위험군 범죄자들을 모두 사이코패

스(Psychopath)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소위 반

사회적이라 구분되는 범죄자들 중에서도3) 이들은 유독

이타심이 없고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이 결여되어 있으

며 극단적인 자기중심성만을 가지고 타인에게 잔혹한

행위를 서슴치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많은

실증연구(Hare, 1996; Vitale, Newmanm, Bates, 

Dodge, & Petti, 2005)들이 사이코패스가 높은 범

죄발생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일반화된 사례 중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가석방 된 살인자가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대단히 빈번하며, 이런 범죄자의 상당수가 사이코패스로

밝혀지는 것을 들 수 있다(Hare, 2005).

사이코패스의 독특한 행동양식의 원인기제에 대한

연구는 최근 학계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고 있는데, 가

장 설득력 있는 접근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신경심리학

적 접근이다. 본 연구는 사이코패스의 신경학적 손상을

보고하는 서구의 연구들에 기초하여 신경심리학적 손

상이 국내 사이코패스들에게서 그대로 탐색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범죄자를 대상으로

정신병질의 원인으로서의 신경심리학적 손상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사이코패

스의 행동이 바뀔 수 없는 선천적인 특성에 의해 이루

어지는 것이라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극도로 위험한 범

죄자군을 사이코패스라고 명명만 해놓고 모든 정책에

서 배제하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고위험군 범죄자의 심리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심리학적 원인기제를 탐색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조기개입의 필요성과 차별적인 형사정책

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타당한 연구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코패스에 대한 신경심리학적 원인론

무엇이 사람을 반사회성 성격장애자나 사이코패스로

만드는 것일까? 이 주제를 다루어온 다양한 실증연구

3) Hare(1982, 1991, 1996)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군 중 25%

정도라 추정한다.

들은 유전자와 환경이 이들 인격 장애의 원인과 복잡

하게 서로 얽혀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Treichel 

(2004)의 연구에 의하면, 뇌 속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분해에 관여하는 MAO-A (monoamine oxidase 

A)라는 효소를 부호화한 유전자를 가진 품행장애 아동

은 그렇지 않은 다른 품행장애 아동보다 폭력행동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러나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때 이 유전자는 품행장애 또는 반사회적 행동

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

MAO-A 유전자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소인만 제공

하는 것이다. 이는 천성과 환경(교육) 양자 모두가 인

격 장애와 어떤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

라 할 수 있다(Oakley, 2007).  

그러나 사이코패스의 경우 그들 중 일부는 유년기에

구체적인 물질적, 정서적 결핍이나 육체적 학대를 경험

한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이코패스가 그런 불우한 환

경에서 자란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과 원조를 받으며 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

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과도한 공격성과 반사회

적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 학자들은 이들의 부적응 행

위의 주요 원인으로 생물학적 결손을 지적하게 된다. 

Essi(2005)은 명백하게 정신병질 증세를 보이는 아

이들과 그보다는 증세가 덜한 아이들의 반사회적 행동

에 유전 형질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쌍생

아연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심각한 사이코패스인

쌍둥이의 반사회적 행동은 강력한 유전적 영향(81%유

전, 19%환경)을 받는 반면, 미약한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는 쌍둥이들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유전적 영향

(30%유전, 70%환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

고하였다(Oakley, 2007). 이러한 결과는 첫째, 반사

회적 행위가 유전자적 차원의 신경학적 손상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신경학적으로 미약한 문제

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가정교육과 환경의 도움을

받게 되겠지만, 심각한 신경학적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신경계는 유연성과 가소성

이 뛰어나 청년기나, 최대 성인기까지도 성장을 이어나

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영양학적, 또는 환경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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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이루어질 경우 반사회적 행위자들의 신경학적 손

상의 범위와 정도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고

위험군 범죄자들의 신경학적 손상 가능성 탐색 연구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코패스의 신경심리학적 손상에 관한 초기 연구

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사이코패스의 독특

한 심리특성의 원인으로 전두엽 집행기능의 손상을 주

장하는 전두엽기능손상가설(Frontal lobe dysfunction 

hypothesis)이며, 둘째는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정보처

리능력(주의능력)의 부재를 지적하는 반응 셋 조절 가

설(Response set modulation hypothesis)이고, 

셋째는 낮은 공포정서반응을 지적하는 공포손상가설

(Fear dysfunction hypothesis)이며, 넷째는 스트

레스 단서에 대한 둔감성을 지적한 폭력억제메커니즘

(Violence inhibition mechanism)이다(Blair, 2005). 

본 연구는 이들 중 특히 사이코패스의 심리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두 가지 가설 - 전두엽 집행기능 손상설과 정서인식능

력 손상설 - 을 바탕으로 유전학적 손상을 가진 사이

코패스들이 어떠한 유형의 신경심리학적 손상 가능성

을 보이며, 이러한 신경심리학적 손상이 이들이 보이는

반사회적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해 보

도록 한다. 

원인기제 1: 집행기능 손상설

전두엽기능손상가설(The frontal lobe dysfunction 

hypothesis)은 사이코패스가 보이는 독특한 심리특성

의 원인을 신경학적 구조 및 기능 이상에 기반 하여

설명하는 가설이다(Moffitt, 1993; Raine, 2005). 

전두엽은 뇌의 앞쪽, 이마 부근에 자리 잡고 있는 뇌

부위로 크게 측두 영역, 안와전 영역, 안와내측 전전두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이들 세 영역 중 어느 하나라도

손상을 입으면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전두

엽은 특히 사회적 통제와 특정한 행동결과를 인식하는

능력과 같은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을 관장

한다. 집행기능이란 전두엽의 기능 중 판단력과 기획력

에 해당하는 기능을 지칭하며,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세

우고 그 계획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

동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전두엽의 집행기능은 오랫동안 반사회적 행위와 강

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Barratt, 

1994; Elliot, 1978, Gorenstein, 1982; Moffitt, 

1993; Raine, 1998, 2005). 구체적 임상사례들을

살펴보면, 사고로 인하여 전두엽 부위의 손상을 입은

일반 환자들은 병적 도취감, 무책임성, 무감각, 증가된

공격성과 같은 정서적 그리고 성격적 변화를 보였다

(Anderson, Bechara, Damasio, Tranel, & 

Damasio, 1999; Blair & Cipolptti, 2000; Burgress 

& Wood, 1990; Grafman, Schwab, Hecaen & 

Albert, 1996). 이러한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범

죄학자들은 전두엽 손상 환자들과 유사한 심리특성을

갖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범죄자들 혹은 사이코패스 또

한 전두엽과 집행기능에 이상이 존재할 것이라는 주장

을 펼쳤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신경심리검사

(위스콘신카드분류검사, 스트룹검사, 하노이탑검사, 선

로잇기검사 등)가 사용되었다(Giancola & Zeichner 

1994; Moffitt, 1993; LaPierre, Braun, & 

Hogins, 1995; Penington & Ozonoff, 1996,  

Rosse, Miller, & Deutsch, 1993). 그 결과 심각

한 반사회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개인의 집행기능손상

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손상은 전반적이기 보다 계획

능력과, 통제능력(Barratt, 1994; Karakowski, 

Czobor, Carpenter, Libiger, 1997), 작업 기억

능력(Pennington & Ozonoff,  1996)과 같은 세

부요소들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신경심리검사를 통해 반사회적 행위와 전두

엽과 집행기능 손상간의 상관을 입증하고자 하는 연구

들은 결과의 불일치성으로 인해 많은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몇몇 논문들은 반사회적 행위자와 집행기능 간

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고한 반면, 또 다른 논문들은

집행기능에 있어 통제집단과 반사회성 성격장애 범죄

자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Kandel & Freed, 1982; Lilienfeld, 1992; 

Morgan & Lilienfeld, 2000). 반사회적 행위와 집

행기능에 관한 리뷰논문들을 참고해 볼 때 이러한 결

과의 불일치성은 첫째, 집행기능을 측정하는데 통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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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작용하는 지능요인, 연령요인, 교육수준의 통제

실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측되며 둘째, 품행장애를

보이는 일반인, 마약중독 또는 알코올중독자들을 임의

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설정하는 등 연구대상의 부정확

한 표집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측된다(Lilienfeld, 

2000). 덧붙여 반사회적 행위와 집행기능에 관한 국

내 연구는 비행척도분류검사를 사용해 비행청소년의

집행기능을 파악한 정혜진(2005)과 청소년 자기보고

척도를 사용해 품행장애 청소년의 집행기능을 파악한

정혜영(2000)의 연구 등에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이코패스로 진단된 범죄자를 표본으로 한 연구는 전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구와 국내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집행기능손상가설을 확인해 보기 위해 첫째, 

지능검사를 통해 집단 간 지능수준 차이가 없음을 입

증하고, 둘째 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험자의

연령을 20대에서 40세 사이로 제한하며, 마찬가지로

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수준을 중졸(교육 년

수 9년 이상)고졸 이하로 제한하도록 한다.

 

원인기제 2: 정서인식능력손상설

폭력억제메커니즘(Violence inhibition mechanism 

model; VIM)모델은 사이코패스의 뇌 손상 기전을 그

들의 무절제한 폭력행위와 가장 잘 관련시켜 설명한

이론이다(Blair, 1995). 초기 VIM모델은 학습이론을　

기초로　일반인의 도덕성 사회화과정을 설명하기 위하

여 구성된 이론이었으나 이후 사이코패스와 같은 고위

험군 범죄자의 도덕성 결여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이 이론의 핵심 개념인 VIM은

스트레스단서에 의해 변연계 영역(시상하부, 편도체, 

해마, 대상회)에서 발현되는 생리학적 시스템으로서, 

스트레스단서를 관찰한 유기체로 하여금 얼어붙음, 회

피행동, 반동적공격성과 같은 자율신경계반응을 불러일

으키거나 증가된 각성과 함께 가치판단과정을 통해 후

회나 동정심과 같은 도덕적 정서반응을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타인의 고통과 슬픔 표정

이라는 스트레스단서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이 시스템

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때야 비로소 사회에 의해 학

습된 죄책감과 동정심을 경험함으로서 타인에 대한 지

나친 가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VIM 모

델의 기본가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의

경우 변연계 부위의 유전학적 손상으로 인해 이러한

스트레스단서를 적절하게 인지하는데 실패를 경험하고

이는 곧 VIM의 폭력제지효과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

아 결국 타인에 대한 과도한 공격성을 표출하는 결과

를 낳게 되는 것이다.

정상인의 정서인식능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타인

의 슬픔과 고통이라는 스트레스단서는 대다수의 인간

에게 불유쾌한 자극으로 지각되며(Bandura & 

Rosental, 1966), 이를 인식한 개체의 육체적 공격

가능성과(Perry & Perry, 1974), 재산소유권에 대

한 갈등 가능성(Camras, 1977) 그리고 공격적인 성

행위의 가능성(Chaplin, Rice, & Harris, 1995)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사이코패

스의 경우 이러한 “슬픔”과 “공포” 표정자극을 정확하

게 인지하는데 있어 손상을 경험함으로서 적절한 VIM

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잔혹하고

반복적인 폭력행위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VIM 모델 가설에 근거하여 연구를 시행한 많은 학

자들은 사이코패스가 특정한 정서자극(슬픔, 공포 역겨

움 등)의 처리에 심각한 인지적 손상을 보인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며(Kosson, Suchy, Mayer, & Libby, 2002; 

Blair & Coles, 2000; Leventon, Patrick, Bradley & 

Lang, 1993), 이러한 현상이 얼굴표정자극뿐만 아니라

정서단어(Intrator, Hare, & Strizke, 1997), 정서

적인 목소리(Blair, 2000)등에서도 발견된다고 보고하

였다. 더불어 뇌 영상화기기를 사용한 연구자들 역시 사

이코패스가 정서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변연계 기능

에 있어 광범위한 손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Blair, 

2004; Raine, 1998). 

그러나 VIM모델 역시 이론의 기본가정인 사이코패

스의 공격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몇몇 연구들은

사이코패스 집단이 높은 수준의 도구적, 반응적 공격성

을 보인다고 보고한 반면(Cornell, 1996; Williamson, 

1878) 또 다른 연구는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반드시

공격성이나 난폭함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들의 문

제점은 공격성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규칙을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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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변화가 어렵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Newman,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사이코패스가 공격성

또는 폭력전과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 이후 VIM 

모델의 가정에 기초하여 사이코패스 집단이 비사이코

패스 집단에 비해 상이한 정서인식능력을 보이는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의 정신병질의 생리적 기제에 대한 서구의

이론적․경험적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사이코패스의

반사회적 행위의 원인으로 행동계획 및 억제능력의 손

상 또는 슬픔과 공포 정서인식능력의 손상을 예측하는

데, 현재 한국의 고위험군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

같은 손상 가능성이 탐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

구에는 사이코패스로 판별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그

들이 보이는 독특한 심리특성의 원인기제로 추정되는

심경심리학적 손상 가능성을 파악해 보도록 한다.

방 법

조사대상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성수용자 4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폭력사건으로 실형을 사는 자

들로서 죄명은 폭행 및 상해(36명), 살인미수(2명) 등

이었다. 대인폭력을 저지르지 않은 자들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피검자들의 연령은 지능에 영향을 미

치지 않을 것인 20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제한하였

다. 표 1에 제시되었듯이, 두 준거집단(사이코패스 여

부)의 평균 연령은 각각 29.3(SD=3.8)세와

26.1(SD=3.1)세였고, 평균 교육연수는 각각

10.8(SD=1.3)년과 11.2(SD=1.3)년이었다. 피검자

들의 폭력 전과수는 사이코패스 집단과 비사이코패스

집단이 비슷하여 각기 2.5(SD=2.3), 2.1(SD=1.8)

이었으며, 폭력 이외에 모든 범죄의 총 전과회수의 평

균은 각기 8.2(SD=4.0), 3.9(SD=3.8)회였다. 모든

전과의 죄명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였다. 

표 1.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자료

사이코패스집단 비사이코패스집단

사례 수 20 18

연령평균 29.3 (3.8) 26.1 (3.1)

교육 연수 10.8 (1.3) 11.2 (1.3)

총 전과 수 8.2 (4.0) 3.9 (3.8)

폭력 전과 수 2.5 (2.3) 2.1 (1.8)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측정도구

한국 웩슬러 성인지능검사 (Korean -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K-WAIS)

K-WAIS는 염태호 등(1992)이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을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지능검사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단축형 WARD7은

K-WAIS의 7개의 소 검사(기본지식, 산수, 공통성, 

숫자, 바꿔 쓰기, 빠진 곳 찾기, 토막 짜기)만을 사용

하여 언어성지능(VIQ)과 동작성지능(PIQ) 그리고 전

체지능(IQ)을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우경(2000)

에 따르면 K-WAIS와 단축형 WARD7의 언어성지

능, 동작성지능, 전체지능간의 상관은 각각 .96과 .96 

.97로 단축형 검사가 완전형 검사와 유사한 높은 수준

의 타당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웩슬러 지능검사결과는 사이코패스집단과 비사이

코패스집단 간 집행기능 차이가 지능에 의한 것일 가

능성을 배제하는데 쓰였다.

 

PCL-R(Psychopathy Check List-Revised)

PCL-R은 반 구조화 된 인터뷰 기법을 적용하여

사이코 패스의 핵심 특성인 20개 항목들을 평가한다

(Hare,1991). 각 항목에 대해 0점에서 2점까지의

점수를 주게 되어있으며, 평가자는 20가지의 기준요건

에 대해 평가를 할 때 피검자와의 면담 결과에만 의존

하기보다는 정식 기록과의 대조를 통해 최대한 객관적

인 정보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코

패스 집단 구분을 위하여 한국판 PCL-R을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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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CL-R의 진단 경계점에 있어 Hare(1991)는

30점 이상을 사이코패스로 진단하였으나 Hare의 진

단 경계점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북미지역에 국한되

어 있고 실제로 영국의 경우에는 25점을 사이코패스

진단 경계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차를 발견할 수

있다(Cooke & Michie, 1999). 국내의 경우, 한국

판 표준화 작업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

스를 변별하는 기준점을 25점(PCL-R 점수분포 상에

서 준거집단에 대한 변별지표인 AUC가 .69, 민감도

가 .63, 특이도가 .76으로 나타남)이라고 보고하였기

때문에(조은경, 이수정, 2008) 총점 25점을 기준으로

사이코패스 집단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전체 38명의

피험자 중 20명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었다. 

Hare(1991)의 연구에 따르면 살인, 연쇄강도, 강간

등 5대 강력범죄자를 수감한 중구금 시설의 35% ~ 

43%의 재소자가 사이코패스로 진단된다고 하는데, 본

연구가 진행된 교도소는 중 구금 시설(죄질이 매우 좋

지 않은 초범이나, 전과 2범 이상의 누범을 수용하는

교도소)로 강력범 재소자의 비율이 60%에 이르는 곳

이므로4) 이와 같은 연구 배경 맥락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의 절반 가량이 사이코패스로 분류

된 것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스트룹검사(Stroop Test)

스트룹 검사는 Stroop(1935)이 창안한 신경심리

학적 검사로 이후에 여러 변형들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erret(1974)이 사용한 과제를 국내 실

정에 맞게 컴퓨터 버전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스트

룹 과제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자극이 주어졌을 때 기

존의 습관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변화한 조건에 맞게

인지 셋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선택적 주의능력 측정하

는데 단순시행, 중간시행, 간섭시행의 차별적인 세 가

지 수준의 시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간섭시행 조

건에서 피검자는 익숙한 글씨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억

제하고 인쇄된 잉크의 색명을 말해야 하므로 좀 더 많

은 인지적 노력을 사용해야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

섭시행에서 가장 느린 반응시간이 관찰 되었는데 이는

4) 교정본부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의 통계자료 참조

간섭시행의 반응속도가 전두엽의 억제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Dempster, 1992).

 

위스콘신카드분류검사(Wisconsin Card Sorting

Test; WCST)

위스콘신 카드 분류검사는 전두엽 배 외측 영역의

역기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실행기능, 계획능력 그리

고 인지적 융통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구체적

으로는 추상적 개념을 형성하고, 범주화 하는 능력, 인

지적 도식의 변화, 여러 개의 자극 중 관련 없는 자극

에 대한 반응의 억제능력 및 이미 선택한 반응 원칙에

따라 반응 하려는 경향을 억제하는 능력, 시각적으로

세부적인 특징을 변별하는 능력, 가설을 설정하고 문제

를 해결하거나 추리하는 능력, 계획 및 조직화 능력, 

지속적인 주의집중　 능력 등을 요구하는 검사이다. 

WCST-64는 색, 수, 도형을 이용하여 총 64장의 카

드를 각각의 기준에 맞게 분류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기반 한 검사 도구로서 Heaton(1993)이 제안한 채

점 방법에는 총 정확반응 수(Total Correct)를 비롯

하여 16개의 척도가 포함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은 단축 형으로 %점수를 제외한 10개의 척도

(총 시행시도, 정반응, 오 반응. 보속반응, 보속오류, 

비 보속오류, 개념수준 반응, 완성 범주 수, 첫 범주완

성시행, 범주지속실패)를 중심으로 채점되었다.

 

정서인식력검사(Emotional Recognition Test -

Revised; ERT-R)

 정서인식검사는 자극의 정서적 내용을 피검자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는지를 문제해결과제를 통하여

측정하는 검사도 구로서 피검자들의 정서자극에 대한

민감도 를 측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ERT-R은 자

기보고식검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수정(2001)

이 개발하였던 ERT(Emotional Recognition Test)

의 개정판으로 각 문항 평균변별도 .33, 평균난이도

.74를 가짐으로서 정상지능의 피험자에게 비교적 쉬운

검사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ERT검사는 타당도 연구

(이수정, 황혜정, 2003)에서 정서인식력이 동일 연령

대 내에서 지능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ERT-R의 하위척도에는 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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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얼굴들로부터 감정가가 있는 얼굴들을 구분해 내

는 쉬운 문항들과(정서인식, 18문항), 6개의 개별정서

별로 수집된 사진들 중 서로 감정가가 다른 얼굴들을

골라내는 중간난이도 문항들(정서변별, 12문항), 상황

의 정서적 맥락을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최고 난

이도문항들(맥락이해, 24문항)이 있다.

교정심리검사

교정심리검사는 이수정과 이윤호(2001)에 의해 개

발된 객관적 위험성 평가도구로 기존의 심리측정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수형자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범죄적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이다. 교정심리검사는 총

175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 보고식 검사도구로 응답

은 그렇다, 아니다 둘 중 하나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

다. 타당도 척도인 허위척도와 여섯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이 검사는 비행습관, 공격성향, 범죄적인 사고

경향, 자포자기경향, 자살소망, 망상경향을 측정 한다. 

각 하위 척도들 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7

에서 .90의 범위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류심사를 위

해 교정공무원 들에 의해 시행된 피험자들의 교정심리

검사 결과들 중 "공격성향"척도의 점수를 사용 하였다.

조사절차

단순무작위표집을 통해 교도소에 수용된 100명의

수용자를 선별한 후 정신장애 경력(경력 없음), 연령

(20세-40세 사이), 학력(초졸-고졸사이)요인을 고려

하여 분류심사 결과 지능이나 정신장애 여부가 정상범

주를 벗어나지 않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일단

PCL-R을 실시하였다. PCL-R은 본 연구를 수행한

실험자와는 다른 두 명의 평가자들5)에 의해 집행되었

다.  이들은 PCL-R의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오전

2시간 정도 문서기록을 검토하고 오후 2시간 정도 면

담을 실시하였다. 피면담자들은 모두 동의하에 자발적

으로 PCL-R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이들 중 추후 연

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40명의 수용자가 본 연구의

5) 이 평가자들은 2006년도에 시행하였던 Hare박사의

PCL-R 워크샵에 참여하였던 자들로서 최소 50건 이상의

PCL-R 적용 경험을 지니고 있는 전문 평가자들이었다.

피험자로 선정되었다. 이들 중 애초 분류심사표에 기록

된 지능검사 점수는 80점 이상이었으나 본 연구의 실

험자들이 실시하였던 K-WAIS 지능검사에서 8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피험자 1명과 색맹인 것이 확인

된 피험자 1명은 연구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 분석에 포함된

피조사자는 총 38명이었다.

지능검사와 PCL-R을 제외한 스트룹 검사, 정서인

식 능력검사,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는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의 형태로 시행되었으며 모든 실험과정은 조

용한 방에서 평가자와 피평가자 1대 1로 마주앉은 상

태에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 있어 피평가자 일인당

소요된 검사시간은 평균 3시간이었다.

결 과

집단 간 지능수준 차이분석

두 집단 간 지능수준을 분석한 결과, 언어성 지

능,(t35 = 1.29)과 동작성 지능(t35 = -.31) 그리

고 전체 지능(t35 = .61)에 있어 두 집단 간에 유의

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상이한 두 집단이

집행기능과 정서인식 능력에 있어 차이를 보일 경우

그것이 지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K-WAIS 전체지능점수, 언어성 점수, 동작성 점

수 집단 간 평균 차이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

전체
지능

사이코패스집단 99.7 106.6 102.6

(10.8) (11.7) (10.3)

비사이코패스집단 95.7 107.8 100.6

(7.9) (13.7) (10.2)

t 값 1.29 -.31 .61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집단 간 스트룹검사 점수 차이분석

집행기능을 측정한 스트룹 검사와 위스콘신카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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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에서 두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

체적으로 선택적 주의력과 억제능력을 측정하는 스트

룹 검사의 하위항목인 오반응수(t1,36= 2.9, p<.01), 

단순시행 반응시간(t1,36= 2.5, p<.05), 중간시행

반응시간(t1,36= 2.5,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간섭시행 반응시간(t1,36= 1.9)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사이코 패스집단은

선택적 주의능력과 의미기억 능력이 부족하고 새로운

자극에 대한 기존의 습관적인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에

있어 비사이코패스 집단에 비하여 낮은 통제능력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전반적인 계획능력을 측정하는 WCST검사의 10

가지 하위항목 중 정반응(t1,35= -3.4, p<.01), 오

반응(t1,35 = 3.4, p<.01), 보속반응(t1,35 = 3.6, 

p<.001), 보속오류(t1,35 = 3.2, p<.01), 비보속오

류(t1,35 = 2.6, p<.05), 개념수준반응(t1,35 = 

-2.78, p<.01), 그리고 완성된 범주 수(t1,35 = 

-2.06, p<.05)의 7가지 항목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

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가장 주목해야 할 항목은 보속

반응과 보속오류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높은 보속반응

은 피험자가 현재의 카드 분류기준이 옳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피드백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존의 분류기준

을 고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이코패스집단

이 통제집단에 비해 외부의 변화하는 규칙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했거나 혹은　 분류기준 변화를 필요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후 계속 자신만

의 규칙만을 고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참고적으로 표 8과 9는 위스콘신카드분류검

사의 9가지 척도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10번째

척도인 "총 시행시도"에 있어 38명의 피험자 모두가

64회의 시행을 성공적으로 해냈기 때문에 표에 특별히

포함시키지 않은 결과이다.

       

표 3. 두 집단 간 스트룹 검사의 오반응 및 반응시간 차이

오반응수
단순시행
반응시간

중간시행
반응시간

간섭시행
반응시간

사이코패스집단 3.4 3.9 4.1 5.2

(2.3) (1.1) (0.9) (1.8)

비사이코패스집단 1.7 3.2 3.5 4.5

(1.1) (0.6) (0.5) (0.8)

t 값 2.9
**

2.5
**

2.5
*

1.9
*p < .05, **p < .01; 괄호 안은 표준편차

표 4. 두 집단 간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 하위 척도 점수 차이

정반응 오반응 보속반응 보속오류 비보속오류

사이코패스집단 45.7 18.3 8.7 7.8 10.5

(6.7) (6.7) (3.2) (2.9) (5.4)

비사이코패스집단 51.9 12.1 5.5 5.3 6.8

(4.0) (4.0) (2.0) (1.6) (2.9) 

t 값 -3.4
**

3.4
**

3.6
***

3.2
**

2.6
*

개념수준
반응

완성된
범주수

첫번째
범주수

범주유지
실패

사이코패스집단  40.6 2.9 20.9 0.5

(9.47) (1.28) (15.92) (.69)

비사이코패스집단 48.2 3.8 15.8 6.1

(6.97) (.86) (8.41) (.77)

t 값 -2.78
**

-2.60
*

1.23 -.35
*p < .05, **p < .01. ***p < .001; 괄호 안은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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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질성향과 공격성의 상관분석

정신병질 특성을 측정하는 PCL-R점수와 교정심리

검사의 공격성향 점수, 폭력전과 수, 전체전과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PCL-R점수와 전체 전과수

사이에서만 유의미한 상관(r=.52, p<.01)이 발견되었

다. 따라서 정신병질성향이 높을수록 특정범죄(높은 공

격성을 필요로 하는)를 저지르기 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공격성향과

폭력전과 사이의 낮은 상관은 피험자가 가진 자기개념

과 실제행동사이의 불일치를 나타내거나, 또는 교정시

설에 수감된 피험자가 교정 직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려는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해당 문항에 왜곡하여 반

응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5. 정신병질성향과공격성, 폭력전과, 전과사이의상관분석

PCL-R 공격성향 폭력전과

공격성향 .31

폭력전과 .30 .06

전체전과   .52
**

.26 .57
**

**p<.01

집단 간 정서 인식력검사 점수 차이분석

정서인식검사 결과 하위척도들에서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서인식능력검사를 수행하는데 있

어 소요된 반응시간 역시 검사프로그램을 통하여 측정

되었으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6. 집단 간 정서인식력 검사 하위척도 점수 차이

정서

인식

정서

변별

맥락

이해
즐거움 분노 슬픔 놀람 공포 역겨움

사이코패스집단 14.2 8.6 19.0 3.7 2.8 2.9 3.1 3.3 3.4

(5.7) (2.2) (3.3) (0.7) (1.0) (0.9) (0.9) (0.8) (0.8)

비사이코패스집단 14.0 8.6 19.6 3.5 3.2  3.3 3.1 3.1 3.6

(5.1) (3.2) (2.0) (0.8) (0.6) (0.5) (0.9) (0.9) (0.7)

 t 값 .11 -.01  -.62 .87 -1.50 -1.67° .15 .72 -.82

°p< .10 괄호는 표준편차

  
정서인식반응시간과 폭력전과 상관분석

표 7은 사이코패스 경향(PCL-R 점수)과 폭력범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VIM모

델이 유기체가 보이는 과도한 폭력성을 설명하는데 최

적화된 모델이라는 이론적 근거 하에 피험자들의 폭력

전과와 정서인식능력 검사 하위척도들 간의 상관분석

을 시행한 결과다. 

표 7. 폭력전과와 정서인식능력 하위지표 반응시간과의

상관관계

폭력

전과

표정

인식

정서

변별

맥락

이해

표정인식 .71
***

 

정서변별 .61
***

 .61
***

맥락이해 .44
**

.51
**

 .69
***

 

전체시간 .66
***

.77
***

.87
***

.91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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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전과는 표정인식 반응시간(r=.71, p<.001), 

정서변별 반응시간(r=.61, p<.001), 맥락이해 반응시

간 (r=.44, p<.001), 전체반응 시간(r=.65, 

p<.001)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자가 폭력적일수록 정서를 정확

하게 인지하는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

미하는데 이는 VIM모델이 사이코패스의 신경학적 손

상보다는 폭력적인 범죄자의 손상을 설명하기 적합한

가설이 아닌가 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폭력전과와 정서인식반응시간의 다중 선형회귀분석

폭력전과를 종속변인으로, 3가지 정서인식 하위척도

의 반응시간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중선형회귀분

석을 한 결과, 정서인식에 소요되는 반응시간이 폭력전

과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표

정한 표정자극들 중에서 긍정적인 표정자극을 찾아내

거나, 무표정한 자극들 중에서 부정적인 표정자극을 찾

아내는 "정서인식" 척도의 반응시간이 폭력전과에 대

하여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폭력적인

범죄자들이 스트레스 단서로 작용하는 특정정서의 인

지보다 포괄적으로 정서가가 있는 자극의 정확한 인지

에 상당한 시간소요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폭력전과와 정서인식반응시간 회귀분석

요인 변수
폭력전과

B (SE) t-값

정서인식

반응시간

표정인식

정서변별

맥락이해

.539(.22)

.279(.16)

.007(.18)

 3.71
***

 1.61

 0.04

R-square .56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사이코패스의 심리적특성을 집행기능과

정서인식력의 손상에서 찾아보았다.   구체적인 연구결

과에 있어 집행기능의 손상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위스콘신카드분류검사와 스트룹 검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반면, 정서인

식능력의 손상을 파악하기 위해 실행한 정서인식력 검

사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범죄접근성을 높이는 사이코패스의 심리특성이

전두엽 집행기능의 손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위스콘신카드분류검

사에서 정반응, 오반응, 보속반응, 보속오류, 비 보속오

류, 개념수준반응, 완성된 범주 수 지표에 있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중 주목할 것은 정

반응과 개념수준 반응이 측정하는 “비언어적인 개념형

성능력”과, 보속반응과 보속오류가 측정하는 “보속성”

이다(Heaton, 1993). 비언어적인 개념형성능력은 추

상적인 사고 및 문제 해결능력과 관련된 전두엽 집행

기능의 하위요인으로, 선택한 분류원칙을 유지하고 부

적절한 규칙을 기각하는 능력을 반영한다. 반면에 보속

성은 부정적인 피드백이 주어지면 재빨리 현재의 규칙

을 바꾸어야 한다는 행동목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분류 규칙만을 고집하는, 행동가 목표가

분리되는 집행기능 장애를 일컫는 말이다. 사이코패스

집단이 보인 낮은 비언어적 개념형성 능력과 높은 보

속성 수준은 이들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개념화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신이 가진

인지적 셋(Set)을 유연하게 변화 시키지 못하며 더 나

아가 기존의 규칙을 고집하는 오류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이코패스 집단이 보인 높은 보

속성 수준은 이들이 사회의 규칙보다는 자기 자신만의

이득과 규칙에 집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낮은 비언어

적 개념형성능력은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치루어야 하는 다양한 기회비용(교도소 수감과 같은)을

고려하지 못하고 눈앞의 보상만을 추구함으로서 반복

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위스콘

신 카드분류검사의 보속성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되

는 스트룹 검사의 “오반응”은 기존의 습관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선택적 주의를 기울여 변화된 규칙에 빠르게

인지적인 셋을 전환시키는 능력을 검사하는 지표인데

이 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오반응을 보인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은 그들이 가진 인지과정상의 낮은 억제능력

으로 인하여 외부환경의 규칙(도덕성과 관련된 사회적

관습)을 무시하고 충동성에 기반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코패스의 전두엽 집행기능 및 정서 인식력 손상기전

- 117 -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사이코패스성향과 공격성, 폭력범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는데 사이코패스성향과

공격성, 사이코패스성향과 폭력범죄 사이에서 통계적으

로 미약한 상관이 발견되었다. 이후 정서인식력 검사를

통해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전반적인 정서인식능력 또

는 특정 정서가(슬픔과 공포)의 인식에 손상을 보이는

가를 검증해 보았는데, 그 결과 "슬픔"지표에서만 집단

간 미약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사이코패스가 손상된 슬픔과 공포 인지 능력을

보인다는 Lykken(1957)과 Blair(2000, 2001)의

주장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나, 통계적 차이가

미약하여 한국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VIM 

모델이 주장하는 정서인식능력 손상 가능성은 낮은 것

으로 해석된다. 

신경심리학적 가설의 탐색과는 별도로 VIM모델이

폭력성의 낮은 억제를 설명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정서

인식력 검사와 폭력범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서인식검사의 반응시간과 폭력 범죄 사이에 높은 상

관이 발생되었으며,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폭력범죄

자들은 중성자극들에서 정서가가 있는 자극을 정확히

탐지해 내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범죄자들이 인지적으로 전반적인 사회적 단

서(표정자극)의 입력과 해석 단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별한 스트레스 단서(슬픔과 공

포표정)에 낮은 민감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

기 때문에 폭력적인 범죄자들을 VIM모델 가설 보다는

사회정보처리이론에 의거하여 이해하려는 접근이 필요

할 것 같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이루어진 정서인식능력 검사결

과는 한계점을 갖는데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인식력 검

사가 전반적인 정서인식능력을 측정할 뿐 VIM 모델이

사이코패스의 정서인식능력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는 편도체 (Amygdala)뉴런의 기능이상을 측정

해 낼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Blair(2004)가 제기한

VIM모델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통합된 정서시스템 모

델(Integrated Emotion System Model)에 따르

면, 사이코패스의 손상된 정서인식능력이 편도체의 기

저 외측핵(Basolateral; BLA)과 중심핵(Central 

Nuclei; CeN)의 기능이상에 기인한다는 구체적인 주

장을 펼치고 있어, 이 모델의 정확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뇌의 전반적인 영역의 사용을 요구하는 신경

심리검사의 사용보다는, 근본적인 일차정서과정(Primary 

emotion process)을 측정할 수 있는 EEG나 fMRI

와 같은 뇌기능 영상화장치의 활용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사이코패스의 심리특성이 생리적기제의

이상성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두 가지 심경심리학

적 가설의 가능성을 국내 재소자들을 상대로 탐색해

보았는데 특히 전두엽 집행기능 손상 가능성이 강하게

탐지되었다. 이는 국내의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이 일정

부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특정한 생물학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이들에

게 현재 한국의 교정 처우프로그램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단

순 구금제제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이보다 발전된 형태

의 교화개선 모형을 발달시켜 전문적인 처우 전문가가

수감자의 교화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처우프로

그램을 시행하는 서구의 교정시설과 달리, 국내의 교정

시설은 사실상 재소자의 무 능력화, 제지, 응보 그리고

사회의 보호를 목적으로 구금을 시행하는 관리모형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유전학적인 이상성을 바탕

으로 잔혹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에게 적합한 교정 및 처우 프로그램의 시행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전두엽기능 손상가설과 정서

인식력 손상가설을 바탕으로 사이코패스의 신경심리학

적 이상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으며 그 결과 서구의 실

증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한 유형의 집행기능 손상

가능성을 한국 재소자들에게서 파악하였다는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적은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신

경심리검사를 시행한 연구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본 연

구결과를 인과적 관점에서 해석하기에 무리가 많으며, 

더 나아가 전두엽의 정확한 기능적 손상지점 또는 구

조적 이상 지점 파악하지 못하였기에 해부학적으로 정

확한 손상 지점을 밝혀낼 수 있는 뇌기능 영상화장치

에 의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밝혀낸 위험한 범죄자 집단의

집행기능 손상 가능성은 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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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처우프로그램의 개발을 비롯하여 이들에 대한 형사

정책적 차원의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입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서구의 경우 고위험군 범죄자의 유전학적

손상을 증명하는 풍부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를

치료하려는 노력들(영양공급과 호르몬치료, 특수 심리

치료 등)이 비행청소년과 범죄자를 대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형사정책 시스템 또한 기질적 신경계적 손상을 가진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조기개입에 앞장설 필요가 있으

며 더불어 기존의 범죄자에 대한 획일적인 구금위주의

처우 프로그램의 고착에서 벗어나 그들의 신경학적 요

인과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차별적인 치료 및 처우 프

로그램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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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al Lobe Executive Func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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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based on the frontal lobe dysfunction hypothesis and integrated emotion system model related to

executive function and emotional recognition abilities of the psychopath and investigates whether the same types

of frontal lobe dysfunction and damage to emotional recognition abilities occur in similar groups within the

country. For specific research design, PCL-R was conducted with inmates in prisons and based on the results,

psychopathic criminals and non-psychopathic criminals were classifi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xecutive

function and emotional recognition in each of two groups, the Wisconsin Card Sorting Test, Stroop Test, and a

revised version of Emotional Recognition Test were administered. As for the control variable, intelligence of the

subjects was measured by Korean-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As a result of the three tests,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groups, as we expected. Psychopathic criminals showed lower performance ability than did

the non-psychopathic group in terms of executive function.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motional Recognition Test. In conclusion, the result that psychopath criminals were showed relatively lower

executive function means a specific treatment program are needed to care some criminals who have neurological

dysfunc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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