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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서행동문제 공동발달의 유형 탐색:

또래 및 부모 긴장의 시간의존적 효과

 이도현  장인아  이찬희  강수현  서정재  김지근  박중규†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내재화 및 외현화 정서행동문제의 차원 간 공동발달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비행의 차이 및 긴장의 시간의존적 효과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중1 패널 2,59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

체적으로 잠재계층성장모형을 통해 공동발달 유형을 분류, 3단계 접근법을 통해 비행 차이

를 검정, 그리고 우도비 검정을 활용한 반복적 모형 비교를 통해 시간의존적 공변인의 효과

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총 4개의 잠재계층이 분류되었으며 각 잠재계층을 ‘저수준 유지

형’, ‘감소형’, ‘증가형’, 그리고 ‘고수준 유지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계층에 따른 비행 차이

를 확인한 결과 저수준 유지형에서 고수준 유지형으로 나아갈수록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모든 잠

재계층과 경로에 대해 우도비 검정을 활용하여 시간불변적 공변인의 제약을 검정한 결과 또

래 및 부모긴장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으로 시간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위 결과들을 바탕으로 청소년 정서발달의 잠재적 위험군에 대한 개

입의 필요성을 탐색하였으며, 일반긴장이론의 효용성을 검증하였고, 시간의존적 및 개인중심

적 관점에서 긴장에 대한 취약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잠재계층성장모형, 시간의존적 공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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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

로, 급격한 인지․행동․정서적 측면의 변화

가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한

다. 이러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평

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차원적 분류 체계로는 

Achenbach와 Edelbrock(1978)이 제시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들에 따르면 

내재화 문제는 과잉통제로 인해 유발되는 불

안,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의 문제를 포괄하며, 

외현화 문제는 과소통제로 인해 유발되는 

공격성과 과잉행동 등의 문제를 지칭한다. 

Cicchetti와 Natsuaki(2014)에 따르면 내재화 및 

외현화 차원은 정신병리학 연구에서 정서행동

문제 분류에 가장 널리 합의되는 분류체계들 

중 하나이며, 1966년부터 2016년까지 주요 심

리학 저널들에 관련 문헌이 75,000편이나 등재

될 정도로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널리 활용

되어 왔다(Achenbach et al., 2016).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두 차원은 각각 

통제의 측면에서 문제의 고유한 속성을 반영

하지만, 실제 임상 현상에서는 이들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즉, 문제들이 공존하여 존재하는 현상이 분명

히 존재한다(이소연, 최은실, 2020). 그 예로 

Kasius와 그의 동료들(1997)은 DSM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정신병리 진단이 다수의 아동행동

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하위검

사로부터 동시에 예측됨을 확인하였는데, 이

는 청소년 정서행동문제들의 높은 공존 가능

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높은 공존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정서행

동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치

료와 개입을 위해서는 대상 병리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증상과 행동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구연익, 노경란, 2012). 이때, 주목

할 점은 문제들의 공존이 내재화 및 외현화 

각 차원 내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차원 간 수

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

어, 비슷하게 과잉통제적 속성을 지니는 우울

과 불안이 공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Lamers 

et al., 2011), 우울과 공격성의 공존과 같은 차

원 간 수준의 공존도 나타날 수 있다(Garber et 

al., 2014). 이는 Angold 외(1999)의 분류에 따르

면 각각 ‘동형 동반이환(homotypic comorbidity)’

과 ‘이형 동반이환(heterotypic comorbidity)’에 대

응되는 개념으로, 전자는 동일한 진단 분류 

체계 내 병리들의 공존을 의미하며, 후자는 

서로 다른 진단 분류 체계 간 병리들의 공존

을 의미한다. 동형 동반이환의 경우에는 공존

하는 문제들이 동일한 차원에 속하여 비슷한 

속성들을 공유함으로 당연한 현상으로서 해석

될 수 있다. 반면, 이형 동반이환의 경우 개념

적으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차원에 겹치는 

영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각 차원에 속

하는 문제들이 서로 다른 기제로부터 발생한

다고 가정하기에 그 원인의 설명이 다소 복잡

하고 당혹스러운 면이 있다(Kopp & Beauchaine, 

2007; Sauder et al.,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형 동반이환은 우연에 의한 것이라기에는 

수많은 경험적 연구들로부터 그 존재가 지지

되고 있다(Aro et al., 2024; Kopp & Beauchaine, 

2007; McGee et al., 1992). 따라서 이형 동반이

환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한 더욱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공존하는 청소

년 정서행동문제의 치료와 개입에 있어 반드

시 다루어져야만 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한편, 최근에는 통계적인 모델링 방법들이 

발전하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한 시점

에서의 공존에 더해 ‘공동발달’에 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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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Gilliom과 Shaw(2004)는 

2세의 아동 패널을 대상으로 5년 동안의 내재

화 및 외현화 문제의 발달 궤적을 추정하였으

며, 내재화 문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준

이 높아지는 반면, 외현화 문제는 시간이 흐

름에 따라 수준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성장

요인(초기값, 변화율) 간 상관이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의 각 발달 궤적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의

미한다. 국내에서는 이은주(2010)가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4년간의 내

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발달 궤적을 추정하였

으며, 동일하게 내재화 문제는 증가하고 외현

화 문제는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의 공동발달 궤적을 다루었으며, 두 문제의 

발달궤적 간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

였다(Yoon et al., 2017; Papachristou & Flouri, 

2020).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발달에서의 개인차

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서 다룬 연구들에서는 

성장요인들의 변량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청소년들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공동발달 궤적에서 성장요인의 단일한 평균값

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개인차가 상당 부분 

존재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은주(2010)의 연구

에서는 무조건 성장 모형에 공변인들을 포함

한 다변량 조건 모형을 함께 분석하였는데, 

이때 성별과 부부갈등, 자녀학대, 부모애착 등

의 공변인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성장요

인의 변량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 정서발달에서

의 개인차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평균적인 발달 궤적만을 확인하거나 

공변인을 모형에 포함하는 방법은 모두 변수

중심적(variable-centered) 접근법으로, 이러한 접

근법의 경우 동일한 수준 혹은 집단의 개인들

이 모두 동질적이라는 비현실적 가정을 바탕

으로 한다. 반면, 변수중심적 접근법과 반대되

는 개념인 개인중심적(person-centered) 접근법에

서는 모집단의 개인들이 이질적이라는 가정하

에서 유사한 성격 혹은 패턴을 보이는 잠재계

층을 추정하기에 훨씬 더 유연한 해석이 가능

하다(Laursen & Hoff, 2006). 그리고 이러한 개

인중심적 접근법은 종단연구에 접합된다면, 

발달에서의 개인차를 추정하는 데에 있어 매

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Wickrama et al., 2022). 하지만 현재까지 개인

중심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청소년 정서행동문

제 발달의 개인차를 탐색한 연구는 다소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

성장모형을 통해 청소년 내재화 및 외현화 문

제의 이형 동반이환을 종단적인 개인차의 관

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서행동문제 발달의 

개인차를 탐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개인차를 야기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탐색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간불변적 관점과 시

간의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청

소년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시간불변적 요인으로는 성별 및 거주지와 같

은 인구통계적 특성이 존재한다. 그 중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온 변인은 성별이며, 

평균적으로 여성 청소년은 남성 청소년에 비

하여 더 높은 정서행동문제들을 보이며, 특히

나 내재화 문제에서 그러한 차이가 극명히 발

견되고 있다(이현지 외, 2005; 김인홍,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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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

소년에 비해 성적 학대의 경험이 많고(Carmen 

et al, 1984), 반추적 대처의 사용 빈도가 높으

며(Compas et al, 1988), 또래집단 내에서 상대

적으로 낮은 지위를 점한다(Maccobt, 1990)는 

등의 요인들이 정서행동문제의 성차에 기저하

는 원인들로 지적되어 왔다. 한편, 성별과 같

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의 특성

과 같은 거시적 요인 또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Parr과 Philo(2003)은 

농어촌이 도시 환경과 구분되는 본질적인 속

성을 사람들 간의 물리적 거리감과 사회적 근

접성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속성에 의해 농어

촌 환경은 억제적이고 금욕적인 문화가 상대

적으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

화적 속성에 의해 심리적 문제를 지닌 농어촌

의 사람들은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문제를 타인과 나누기보다는 홀로 삭히

는 편을 택한다(Boyd et al, 2006). 따라서 농어

촌 환경의 청소년들은 도시 환경의 청소년들

보다 자신의 문제를 표현하고 도움을 구하는

데 있어서 더욱 큰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환경적 차이는 곧 청소년 정서발달의 개

인차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이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차의 원인을 탐색하기 위한 체계적 이론

의 틀로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을 활용

하고자 한다. Agnew(1992)에 따르면 청소년들

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긴장은 부정적 정서를 

야기하고, 이는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으로 전

환된다. 그리고 이때의 부정적 정서는 우울, 

위축, 공격성 등의 정서행동문제를 포괄한다. 

일반긴장이론은 청소년의 부적응과 관련하여 

긴장, 정서문제, 그리고 조건변인 모두를 넘나

드는 폭넓은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효용성으로 인해 

최근 일반긴장이론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을뿐 아니라(이응택, 이은경, 2021; 

Rocheleau et al., 2023), 비행에 더해 자살, 약물 

남용, 휴대전화 의존 등 다양한 청소년 부적

응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도 널리 활용되

고 있다(김현정, 황의갑, 2011; 차은진, 김경호, 

2015; Bishopp & Boots, 2014; Slocum, 2010; 

Yıldız & Solakoglu, 2019). 즉, 일반긴장이론의 

청소년 부적응에 대한 높은 설명력은 반복적

으로 지지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긴장이론은 긴장과 정서행동문제를 포괄

하는 유용한 이해의 틀로 활용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서발달 개인차

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일반긴장이론의 관

점을 적용함으로써 청소년 정서발달의 원인과 

결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일반긴장이론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Agnew(1992)는 고전 긴장이론을 한계점을 

보완하고 더욱 체계화하여 일반긴장이론을 발

전시켰으며, 그가 제시한 긴장의 원천 3가지

는 ‘목표 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그리고 ‘부정적 자극의 발생’로 구분된다. 이

중 첫 번째 원천인 목표 달성의 실패는 고전 

긴장이론에서도 지적되었던 청소년 긴장의 유

형으로, 더욱 구체적으로는 열망과 기대 간 

격차, 기대와 실제 성취 간 격차, 그리고 공정

하지 못한 결과로 다시 구분된다(문병욱, 황혜

원, 2006). 두 번째 원천인 긍정적 자극의 소

멸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자극

이 사라지는 것으로, 부모의 사망이나 친구와

의 이별 등과 같은 일상적인 삶에서 겪는 사

건이 예로 제시된다(황성현, 이강훈, 2013). 마

지막 세 번째 원천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은 

부모로부터의 학대, 친구들의 괴롭힘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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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고통을 주는 사건들로 구성된다

(이성식, 2003). 요약하자면, 위와 같은 부정적 

원천들로 인해 청소년들은 긴장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다시 정서행동문제를 야기하며, 비

행과 같은 부적응 문제로 전환된다는 것이 일

반긴장이론의 핵심 관점이다.

일반긴장이론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수많

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 Agnew 

(1985)는 고통스러운 가정과 학교 환경이 부정

적 정서를 매개하여 비행에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침을 밝혀냈다. 즉, 고통스러운 학교 및 

가정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 남아있도록 강요를 받아 고통을 회

피하고자 하는 행동이 좌절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야기된 부정적 정서가 비행으로 전환된

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순래와 이경상(2010)이 비행에 미치는 긴장

의 효과를 위계적 선형모형을 통해 분석함으

로써 부모긴장, 학교긴장, 외모긴장, 분노감정

의 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고,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들에서 일반긴장이론은 청소년 비

행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으로 반복적 지

지를 받아왔다(문병욱, 황혜원, 2006; 정혜원, 

2010). 앞선 연구들을 살펴보면, 긴장은 청소

년의 정서행동문제와 비행에 대한 강력한 예

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마다 초점

을 두는 긴장의 종류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에서 또래 혹

은 부모와 같이 청소년들이 직접 접촉하는 미

시체계에서 유발되는 긴장은 연구의 공통적인 

관심 대상으로 다루어졌다. 실제로, 일반긴장

이론의 관점에서 가정 및 학교의 미시환경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비행 연구의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이순래, 이경상, 2010). 하지만 가

정 및 학교 체계에서의 긴장이 지니는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긴장들이 정서행

동문제를 유발하여 비행에 이르게 하는 종단

적인 영향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정서행동문제의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함을 확인하였듯, 가정 및 학교 체계

에서의 긴장 또한 그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김민성 외(2012)는 중1에서 고

2 시기 동안 청소년들의 교우관계가 지속적으

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함을 확인하였으며, 

전현정과 정혜원(2016)은 중3에서 고2 시기 동

안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

식이 감소함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

과들은 가정 및 학교에서의 긴장 수준이 변화

함을 나타내며, 이는 다시 긴장과 정서행동문

제 간의 관계 또한 시간의존적으로도 변화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에 따

르면 긴장과 정서행동문제 간 시간의존적 관

계가 있다는 근거가 존재하는데, 김경숙과 남

현우(2010)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

학교 1학년 두 코호트에서 모형을 비교함으로

써 청소년 초기에는 부모와의 관계만이 비행

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연령이 증가하여 청

소년 후기로 갈수록 그 영향력은 감소하며 오

히려 비행 친구와의 관계의 영향이 증가함을 

밝혔다. 한편, 전연진과 박진아(2007; 이재경 

2012에서 재인용)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에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

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부모애착의 효과만

이 유의하고 중학교 2학년에서는 두 효과가 

모두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즉, 부모애착은 시

간불변적으로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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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김경숙과 남현우(2010)의 연구에서 부모긴장이 

미치는 영향이 시간의존적으로 변화함을 검증

한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혼동

된 결과를 고려할 때 가정 및 학교 체계의 긴

장에 대한 청소년들의 취약성은 시점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같은 시점이라도 그 취약

성은 개인차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 및 학교 체계의 긴장이 

청소년들의 문제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의존적 관계를 가정하면서도 개

인차를 고려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하

지만 아쉽게도 위의 상충되는 선행연구들을 

통합하면서도, 적합한 통계적 모델을 활용하

여 개인차와 시간의존적 관계를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 및 학교 체계의 긴장과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 간 시간의존적이고 

개인차에 의존적인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정서행동문제 발달의 개인

차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미시환경에서의 관계적 긴장이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차와 시기의 

관점에서 비교함으로써 임상적 개입의 대상과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유

용한 이론적 근거로 기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가정 체계의 긴장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학교 체계의 긴장은 부정

적 또래 관계로 재정의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공동발

달의 잠재계층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잠재계층에 대한 성별 및 거주

지의 예측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잠재계층에 따라 현실 및 사이

버 비행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잠재계층과 시점별로 또래 및 

부모관계가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

떻게 변화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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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층

화다단계집락표집법을 통해 전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중1 코호트 자

료를 사용하였다. 그 중 조사대상인 중학교 1

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시점인 3

차 시점까지의 자료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1

차년도 조사에서는 2,590명이, 2차년도 조사에

서는 2,438명이, 3차년도 조사에서는 2,384명이 

조사에 응답하였으며, 3차년도의 최종적인 패

널 유지율은 92%이다. 이때 응답자들은 남성 

54.2% 여성 45.8%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도시

(특별시 및 광역시) 거주자는 전체 응답자의 

42%이다.

측정도구

내재화 및 외현화 정서행동문제

정서행동문제는 총 5개 영역(우울, 사회적 

위축, 신체화, 공격성, 주의집중 문제)으로 구

분하여 측정하였다. 이 중 신체화, 공격성, 주

의집중 문제는 조붕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

한 아동용 정서․행동문제 평정척도를, 우울

은 김광일 외(1984)의 우울 척도를, 사회적 위

축은 김선희와 김경연(1998)의 아동․청소년용 

행동문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때 중복되거

나 수정이 필요한 문항들은 KCYPS 2018의 연

구원에 의해 제거 및 수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 차원의 과대성으로 

인한 계산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섯 종

류의 정서행동문제들을 내재화 및 외현화 문

제의 두 차원으로 축소하였다. 우울, 사회적 

위축, 신체화의 평균을 내재화 문제 점수로 

활용하였으며, 외현화 문제 점수는 공격성

과 주의집중문제 평균을 활용하였다.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시점별 신뢰도(McDonald’s 

Omega)는 각각 ω=.934-.940, ω=.882-.892로 나

타났다.

또래긴장

또래긴장은 배성만 외(2015)의 청소년 또래

관계 질 척도(PSCQ_KA) 중 부정적 또래관계

를 측정하는 8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

구의 연구문제는 중학생들을 둘러싼 또래체계

가 긴장 요인으로서 작용하여 정서행동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에 

부정적 또래관계를 측정하는 문항들만을 사용

하였다. 또래긴장의 시점별 신뢰도는 ω

=.741-.847로 나타났다.

부모긴장

부모긴장은 김태명과 이은주(2017)의 부모양

육태도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긍정적 양육태도 3가지(자율성 지지, 따스함, 

구조제공)와 부정적 양육태도 3가지(거부, 억

압, 비일관성)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중학생들을 둘러싼 부모체계가 긴

장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서행동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에 부정적 

양육 태도를 측정하는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부모긴장의 시점별 신뢰도는 ω=.870-.893로 

나타났다.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

KCYPS2018의 비행 측정 문항들은 현실 비

행과 사이버 비행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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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 문항들은 ‘담배 피우기’, ‘가출’, ‘패싸

움’ 혹은 ‘사이버 상에서 누군가를 집중공격을 

한 적이 있다’ 등 비행 경험 유무와 빈도를 

측정한다. 현실 및 사이버 비행 모두 각각 15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응답을 재코딩하여 각 비행 문제를 한 번이라

도 경험한 적이 있으면 ‘1’의 값을, 단 한 번

도 경험하지 않았으면 ‘0’의 값을 부여한 후 

합산하여 현실 비행과 사이버 비행의 점수를 

계산하였다. 따라서 현실 비행과 사이버 비행

의 점수는 최소 0부터 최대 15의 값을 지닐 

수 있다. 중학생들의 비행은 매년 조사되었으

나,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중학생들의 정서행

동문제 공동발달의 양상에 따른 비행 수준의 

결과적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기에 3차년도의 

비행 측정치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때 3

차년도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의 신뢰도는 각

각 ω=.756, ω=.738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내재화 및 외현

화 정서행동문제의 공동발달 궤적에 대한 이

질적 하위집단을 추정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

계층성장모형(Latent Class Growth Model: LCGM)

을 적용하였다. 이후 추출된 잠재계층에 따른 

최종 시점에서의 비행 수준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보조변수 접근법을 활용하였으며, 긴장

이 정서행동문제의 발달에 미치는 시간의존

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의존 공변인

(Time-Varying Covariates: TVC)으로 모형에 포함

하여 분석하였다. 각 모형들을 단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각각에 대해 

무변화 및 선형변화 모형을 비교하였다. 각 

문제에 대해 무변화 및 선형변화 모형을 모두 

추정한 후 CFI, TLI, RMSEA, SRMR과 같은 다

양한 적합도 지수들을 비교하여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적합한 변화 모형을 결정하였다. 

이때 CFI와 TLI는 값이 .95보다 크고 1에 가까

울수록, RMSEA와 SRMR은 값이 .05보다 작으

며 0에 가까울수록 모형 적합도가 우수하다고 

보았다(Hu & Bentler, 1998; Little, 2013). 이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공동발달 양상이 어

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분석한 

모형들을 하나의 모형에 병렬적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공동발달 

궤적의 이질적 하위집단을 추정하기 위해 다

변량LCGM을 적용하였다. LCGM은 잠재계층 

내 성장모수의 변량이 0으로 고정된, 성장혼

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의 특수한 

형태이다. GMM은 전체 모집단 내에서 서로 

다른 이질적 성장궤적을 보이는 하위집단을 

추적하는 개인중심적 방법으로(신택수, 2010; 

Jung & Wickrama, 2008), 발달 및 변화의 개인

차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하

지만 추정할 모수가 너무 많아 계산적으로 큰 

부담이 따르며, 종종 수렴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McNeish, 2020). 반면, LCGM은 잠재

계층 내 성장모수의 변량(within-class variability)

을 0으로 고정함으로써 계산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더욱 간명한 모형을 표방한다. 본 

연구는 관심사가 정서행동문제 발달 궤적의 

계층 내 변산보다는 계층 간 변산에 있기에, 

GMM보다는 LCGM을 적용하여 계산 부담을 

줄이고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

다고 판단하였다. 잠재계층의 수를 확인하기 

위한 통계적인 지표들로는 AIC, BIC, SA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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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opy, 그리고 BLRT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였다. 이때 AIC, BIC, SABIC는 패널티와 유

사한 개념으로, 값이 낮을수록 좋은 모형이라 

해석한다. BLRT는 K개의 잠재계층 모형과 

K-1개의 잠재계층 모형을 우도비 검정을 통해 

비교하는 방법으로, 결과가 유의하다면 K개 

잠재계층 모형이 더 우수한 것으로 해석한다

(Nylund et al., 2007). 한편, LCGM에서는 계층 

내 변량이 0으로 고정되었기에 성장모수의 전

체 변량이 오로지 계층 간 변량(between-class 

variablity)에 의해서만 설명되고, 따라서 잠재

계층 수가 과대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Muthén & Muthén, 2000; Wickrama et al., 

2021). 즉, LCGM을 활용할 때 통계적인 지표

들에만 의존하여 잠재계층 수를 결정할 경우 

불필요한 잠재계층이 추가적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LCGM의 모형 추정에서의 강점을 활용함과 동

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잠재계

층 수 결정에서 각 잠재계층의 질적인 해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셋째, 도출된 잠재계층에 대한 성별과 거

주지의 예측효과와 비행 수준의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해 3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Asparouhov & Muthén, 2012). 이때 3단계 접근

법을 통해 시간불변 보조변수들을 모형에 포

함하면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잠재계층 분류의 오차 확률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Asparouhov & 

Muthén, 2014). 이때 구체적으로 성별과 지역 

같은 공변인의 잠재계층에 대한 예측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R3STEP 기법을(Vermunt, 

2010), 잠재계층에 따른 현실 비행과 사이버 

비행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BCH 기법을 

활용하였다(Bolck et al., 2004).

마지막으로, 또래 및 부모긴장이 정서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계층과 시점별로 

확인하기 위해 긴장 변인들을 TVC로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즉, 각 시점별 또래 및 

부모긴장 변인에서 동일 시점의 LCGM 결과변

인(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으로 향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이때 TVC를 모형에 포함함으로써 

잠재계층의 분류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 LCGM에서의 계층별 소속 확률을 

승산비로 변환하여 잠재계층별 절편의 시작값

로 지정하였다. 이후 각 긴장이 정서행동문제

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의존적인지를 검정하기 

위해 경로계수의 시간불변 제약에 대한 우도

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 LRT) 절차를 거쳤

다. LRT를 통한시간의존적 효과의 검정 절차

는 아래와 같다.

가장 먼저 모든 계수를 자유롭게 추정하는 

자유추정 모형을 추정한 후 잠재계층1의 또래 

긴장과 내재화 문제 간 시점별 경로계수들에 

동일화 제약, 즉 시간불변 제약을 가한 모형

을 추정하여 LRT를 통해 비교하였다. 이때 

LRT의 유의한   값은 자유추정 모형에서 증

가한 모형의 복잡성에 비해 증가한 모형의 적

합도가 상대적으로 큼을 의미하며, 따라서 제

약 모형 대신 자유추정 모형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해당 잠재계층에서 또래 긴장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간의존적이

라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값이 유의하지 

않다면,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자유추정 

모형 대신 제약 모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Saba et al., 2023). 첫 LRT 결과를 해석한 후 

추가적인 제약을 가한 다음 제약 모형들을 순

차적으로 비교하였다. ‘잠재계층1의 또래 긴장

과 외현화 문제의 경로 제약 모형’, ‘잠재계층

1의 부모 긴장과 내재화 문제의 경로 제약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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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표본 수 평균
표준

편차

내재화 문제 1차년도 2,590 1.938 .599

내재화 문제 2차년도 2,438 1,924 .547

내재화 문제 3차년도 2,384 1.931 .537

외현화 문제 1차년도 2,590 2.041 .517

외현화 문제 2차년도 2,438 2.039 .518

외현화 문제 3차년도 2,384 1.999 .520

또래긴장 1차년도 2,590 1.854 .523

또래긴장 2차년도 2,438 1.847 .567

또래긴장 3차년도 2,384 1.799 .561

부모긴장 1차년도 2,590 1.997 .524

부모긴장 2차년도 2,438 2.015 .528

부모긴장 3차년도 2,384 2.026 .543

현실 비행 3차년도 2,384 .300 1.087

사이버 비행 3차년도 2,384 .340 1.099

표 1. 주요변인 기술통계 결과형’, ‘잠재계층1의 부모 긴장과 외현화 문제의 

경로 제약 모형’, 그리고 ‘잠재계층2의 또래 

긴장과 내재화 문제의 경로 제약 모형’과 같

이 제약을 순차적으로 추가하고 이전 제약 모

형과 비교하였으며, 모든 잠재계층과 경로에 

대해 위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각 LRT에

서의 의사결정을 반영하여 최종모형을 추정하

였다. 이때 최종모형을 추정하며 특정 잠재계

층에서 경로계수가 크게 나타나는 경로의 경

우 다른 계층과의 통계적인 비교를 위해 Wald 

test를 수행하였다. 경로계수의 비교는 해석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대상 계층의 경로계수 추

정치가 다른 계층의 경로계수 추정치들과 전

혀 겹치지 않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루어졌다.

기술통계와 신뢰도 추정은 SPSS 26 및 

OMEGA macro(Hayes & Coutts, 2020)를, 잠재성

장모형 및 성장혼합모형의 분석은 Mplus 8.3을 

통해 이루어졌다. 종단연구의 특성상 결측값

의 발생이 불가피하기에, 추정 방법으로는 완

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활용하였다(홍세희, 유숙경, 

2004).

결  과

주요변인 기술통계

표 1에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

하였다. 내재화 문제의 측정값 평균은 시간에 

따라 일관적으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된 반면, 

외현화 문제의 평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

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래긴장 

평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양

상을 보였으며, 부모긴장 평균은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발달

LCGM을 분석하기 전, 내재화 및 외현화 문

제의 개별적인 발달궤적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을 비교하

였다.

모형 비교 결과, 두 문제 모두 선형변화 모

형이 무변화 모형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내재화 문제의 무변화 모형 적합도는 

CFI=.988, TLI=.991, RMSEA=.038, SRMR=.045, 

선형변화 모형 적합도는 CFI=.999, TLI=.997, 

RMSEA=.021, SRMR=.007로 나타났다. 외현

화 문제의 무변화 모형 적합도는 CFI=.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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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평균 변량 평균 변량

B p B p B p B p

초기값 1.933 <.001 .139 <.001 2.046 <.001 .019 <.001

변화량 -.002 .795 .121 <.001 -.020 .001 .015 .003

표 2.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공동발달 - 병렬과정 잠재성장모형의 모수 추정 결과

TLI=.985, RMSEA=.047, SRMR=.041, 선형변화 

모형 적합도는 CFI=.998, TLI=.995, RMSEA= 

.026, SRMR=.009로 나타났다. 즉, CFI와 TLI는 

선형변화 모형이 1에 더욱 가까우며, RMSEA

와 SRMR는 선형변화 모형이 0에 더욱 가까워 

두 문제 모두 선형변화 모형이 자료를 더욱 

잘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공동

발달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앞서 검정한 두 

선형변화 모형을 하나의 모형에 병렬적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별 모형

들을 하나의 모형에 포함하여도 CFI=.998, 

TLI=.994, RMSEA=.030, SRMR=.007로 기준치

를 모두 충족하기에, 병렬 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표 2), 

내재화 문제는 초기값 평균(B=1.933, p<.001)

이 유의했으나 변화량 평균(B=-.002, p=.795)이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외현화 문제는 초기값

(B=2.046, p<.001)과 변화량(B=-.020, p=.001)의 

평균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

균적으로 중학생들의 내재화 문제는 초기 수

준이 3년간 일관적으로 유지된 반면, 외현화 

문제는 시간이 흐르며 점차 그 수준이 감소했

다. 다만,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서 초기값

(B=.139, p<.001; B=.019, p<.001)과 변화량

(B=.121, p<.001; B=.015, p=.003)은 변량이 모

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공동발달에 있어서 단일한 

평균 궤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개인차가 

상당 부분 존재함을 의미한다.

공동발달 궤적의 잠재계층

LCGM을 적용하여 잠재계층 수를 1개부터 

6개까지 차례로 늘려가며 분석한 결과(표 3), 

AIC, BIC, SABIC는 잠재계층 수가 증가할수록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LRT 

결과 또한 지속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Entropy는 계층 수가 5개일 때까지는 감소하다

가 계층 수가 6개일 때 다시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0.6과 0.8 사이의 범위 내에서 변

동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통계적

인 지표들을 바탕으로 볼 때 잠재계층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달의 개인차 중 설명되는 부

분이 지속적으로 유의하게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LCGM은 전체 변량을 계층 간 

변량만으로 설명하기에 잠재계층 수를 과대추

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

완하기 위해서는 분류된 잠재계층들이 질적으

로 명확히 구분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각 

모형에서의 잠재계층 분류를 검토한 결과, 잠

재계층의 수가 4개로 증가할 때까지는 계속해

서 질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잠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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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계층 수 AIC BIC SABIC BLRT - p Entropy min. %

1 23430.169 23488.763 23456.990 · · ·

2 20506.680 20594.571 20546.912 <.001 0.728 49.8

3 19736.338 19853.526 19789.980 <.001 0.731 19.3

4 19487.532 19634.017 19554.585 <.001 0.676 17.0

5 19235.388 19411.170 19315.852 <.001 0.673 12.3

6 19077.709 19282.789 19171.584 <.001 0.718 3.0

표 3. 잠재계층성장모형(LCGM) - 잠재계층 수 결정

저수준 유지형 

(22.3%)

감소형 

(39.9%)

증가형 

(17%)

고수준 유지형

(20.7%)

B p B p B p B p

내재화-초기값 1.464 <.001 2.103 <.001 1.571 <.001 2.411 <.001

내재화-변화량 -.018 .298 -.139 <.001 .252 <.001 .069 <.001

외현화-초기값 1.587 <.001 2.249 <.001 1.687 <.001 2.445 <.001

외현화-변화량 -.053 .002 -.148 <.001 .230 <.001 .055 <.001

표 4. 잠재계층성장모형(LCGM) - 잠재계층별 성장모수 평균 추정량

층이 분류된 반면, 5개일 때는 기존의 잠재계

층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계층이 추가되었

으며, 6개일 때부터는 일부 잠재계층의 소속 

확률이 5% 아래로 떨어져 추정 결과를 신뢰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3개 잠

재계층 대비 양적으로 우수한 수치들을 보이

며, 5-6개 잠재계층 대비 분류가 질적으로 명

확하고 신뢰로운 4개 잠재계층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추정된 잠재계층 각각의 발달

적 특징과 그에 따른 명명을 살펴보면 표 4 

및 그림 2와 같다. 첫 번째는 ‘저수준 유지

형’(22.3%)으로, 이들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모두 낮은 수준을 3년에 걸쳐 유지하는 유형

이다. 내재화 문제의 경우 초기값 평균이 유

의했으나(B=1.464, p<.001), 변화량은 유의하

지 않았다(B=-.018, p=.298). 반면, 외현화 문

제의 경우 초기값(B=1.587, p<.001)과 변화량

(B=-.053, p=.002)이 모두 유의했는데, 다른 유

형들에 비해 저수준 유지형의 외현화 문제 변

화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기에 해석의 

편의를 위해 저수준이 유지되는 계층이라 정

의하였다. 두 번째는 ‘증가형’(39.9%)으로, 이

들은 1차년도에는 낮은 수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보이나, 시간이 흐르며 점차 

위험 수준까지 문제가 발달하는 유형이다.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초기값은 각각 

B=1.571(p<.001)과 B=1.687(p<.001)이며, 변화

량은 각각 B=.252(p<.001)와 B=.230(p<.001)이

다. 세 번째는 ‘감소형’(17%)으로, 이들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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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잠재계층성장모형(LCGM) - 잠재계층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공동발달 프로파일

형과 반대로 1차년도에는 높은 수준의 내재

화 및 외현화 문제를 보이나, 시간이 흐르

며 점차 안정 수준으로 문제가 감소한다.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초기값은 각각 

B=2.103(p<.001)과 B=2.249(p<.001)이며, 변화

량은 각각 B=-.139(p<.001)과 B=-.148(p<.001)

이다. 마지막은 ‘고수준 유지형’(20.7%)으로, 

이들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모두 3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유형이다. 내재화 문제

의 초기값(B=2.411, p<.001)과 변화량(B=.069, 

p<.001)이 모두 유의했으며, 외현화 문제 또

한 초기값(B=2.445, p<.001)과 변화량(B=.055, 

p<.001)이 모두 유의했다. 즉, 시간이 흐르며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모두 증가하는 모

습을 보였으나, 감소형 혹은 증가형 계층 대

비 변화가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해석의 편의

를 위해 고수준이 유지되는 계층이라 정의하

였다.

시간불변 보조변수

정서행동문제 공동발달의 잠재계층이 성별

과 거주지역에 의해 어떻게 예측되는지, 그리

고 잠재계층에 따라 비행 수준에 차이가 있

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접근법을 활용

하였다.

예측효과 분석 결과(표 5), 성별과 거주지역 

공변인 모두 잠재계층 소속을 부분적으로 예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일 경우 저수

준 유지형(B=.479, p=.001)과 감소형(B=-.541, 

p<.001) 대비 고수준 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감소형(B=-.271, p=.041)과 고수준 유지형

(B=-.594, p<.001) 대비 저수준 유지형에 속할 

확률과 고수준 유지형 대비 증가형(B=643, 

p<.001) 혹은 감소형(B=.324, p=.030)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 분석 결과(표 6), 잠재계층에 따른 현

실 비행( (3)=24.667, p<.001)과 사이버 비행

( (3)=18.625, p<.001) 수준의 유의한 평균 차

이가 나타났다. 고수준 유지형은 저수준 유지

형 및 감소형과 비교할 때 현실 비행과 사이

버 비행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보였다. 그리고 현실 비행에서는 증가

형이 저수준 유지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평

균을 보였으며, 사이버 비행에서는 감소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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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인

(참조) 저수준 유지형 (비교) 

증가형

(참조) 저수준 유지형 (비교) 

감소형

(참조) 저수준 유지형

(비교) 고수준 유지형

B p B p B p

성별(여=1) .144 .473 -.062 .640 .479 .001

지역(대도시=1) .049 .808 -.271 .041 -.594 <.001

공변인

(참조) 고수준 유지형

(비교) 증가형

(참조) 고수준 유지형 (비교) 

감소형

(참조) 감소형

(비교) 증가형

B p B p B p

성별(여=1) -.335 .068 -.541 <.001 .206 .284

지역(대도시=1) .643 .001 .324 .030 .319 .097

표 5. 보조변수 - 잠재계층에 대한 공변인의 예측효과

잠재계층
현실 비행 사이버 비행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저수준 유지형 (C1) .124 .036 .187 .040

증가형 (C2) .452 .113 .408 .095

감소형 (C3) .226 .040 .307 .046

고수준 유지형 (C4) .503 .074 .516 .071

 (df=3) 24.667 (p<.001) 18.625 (p<.001)

사후검증
C4 > C1, C3

C2 > C1

C4 > C1, C3

C3 > C1

표 6. 보조변수 - 잠재계층에 따른 비행 평균 차이

저수준 유지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보였다.

시간의존 공변인

또래 및 부모긴장과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

계를 잠재계층과 시점별로 확인하기 위해 긴

장 변인들을 TVC로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

였다.

시간불변 제약에 대한 LRT 결과(표 7), 또래 

및 부모긴장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잠재계층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간의존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저수준 유지형의 부모긴장과 

내재화 문제의 경로(∆ (2)=13.314, p=.001), 

감소형의 부모긴장과 내재화 문제(∆ (2)= 

15.750, p<.001) 및 외현화 문제(∆ (2)=7.708, 

p=.021)의 경로, 고수준 유지형의 또래긴장과 

외현화 문제의 경로(∆ (2)=11.378, p=.003)

에서   차이 통계량이 유의했다. 따라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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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LL ∆ p 의사결정

자유추정 -18485.003

저수준 유지형 ‘또래긴장 -> 내재화’ 제약 -18485.219 .432 .806 시간불변

저수준 유지형 ‘부모긴장 -> 내재화’ 제약 -18491.876 13.314 .001 시간의존

저수준 유지형 ‘또래긴장 -> 외현화’ 제약 -18493.177 2.602 .272 시간불변

저수준 유지형 ‘부모긴장 -> 외현화’ 제약 -18493.422 .490 .783 시간불변

증가형 ‘또래긴장 -> 내재화’ 제약 -18495.282 3.720 .156 시간불변

증가형 ‘부모긴장 -> 내재화’ 제약 -18497.162 3.760 .153 시간불변

증가형 ‘또래긴장 -> 외현화’ 제약 -18498.950 3.576 .167 시간불변

증가형 ‘부모긴장 -> 외현화’ 제약 -18500.590 3.280 .194 시간불변

감소형 ‘또래긴장 -> 내재화’ 제약 -18501.450 1.720 .423 시간불변

감소형 ‘부모긴장 -> 내재화’ 제약 -18509.325 15.750 <.001 시간의존

감소형 ‘또래긴장 -> 외현화’ 제약 -18509.594 .538 .764 시간불변

감소형 ‘부모긴장 -> 외현화’ 제약 -18513.448 7.708 .021 시간의존

고수준 유지형 ‘또래긴장 -> 내재화’ 제약 -18513.840 .784 .676 시간불변

고수준 유지형 ‘부모긴장 -> 내재화’ 제약 -18514.086 .492 .782 시간불변

고수준 유지형 ‘또래긴장 -> 외현화’ 제약 -18519.775 11.378 .003 시간의존

고수준 유지형 ‘부모긴장 -> 외현화’ 제약 -18521.130 2.710 .258 시간불변

최종 모형
LL=-18498.843

AIC=37209.686, BIC=37830.784, SABIC=37493.992

표 7. 시간의존 공변인(TVC) - 시간불변 제약 우도비 검정 및 모형 선택 결과

당 경로들에 대해서는 변인 간 관계를 시간의

존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모수를 자유롭게 추

정하는 의사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 외의 경

로들에 대해서는 ∆  차이 통계량이 유의하

지 않았기에 변인 간 시간불변적인 관계가 존

재한다고 해석하였으며, 따라서 모수 추정에

서 시점 간 동일 제약을 가하는 의사결정을 

내렸다. 

이후 각 LRT에서의 의사결정을 반영하여 

최종 모형을 수립하였다(표 8). 최종 모형의 

추정 결과를 잠재계층별로 살펴보면, 먼저 저

수준 유지형에서는 긴장이 정서행동문제에 미

치는 영향이 모든 시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때 ‘또래긴장과 내재화(B=.058, p= 

.032) 및 외현화(B=.123, p<.001) 문제의 관계’

와 ‘부모긴장과 외현화 문제의 관계(B=.192, 

p<.001)’는 시간불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긴장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만이 시간의존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모긴장과 내재

화 문제의 관계의 강도는 2차 시점에 일시적

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3차 시점에는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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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저수준유지형 감소형 증가형 고수준유지형

IV → DV B p B p B p B p

또래긴장 1차 → 내재화 1차 .058 .032 -.005 .847 .588 <.001 .070 .061 

또래긴장 2차 → 내재화 2차 .058 .032 -.005 .847 .588 <.001 .070 .061 

또래긴장 3차 → 내재화 3차 .058 .032 -.005 .847 .588 <.001 .070 .061 

부모긴장 1차 → 내재화 1차 .112 .006 .371 <.001 .241 <.001 .264 <.001

부모긴장 2차 → 내재화 2차 .073 .016 .252 <.001 .241 <.001 .264 <.001

부모긴장 3차 → 내재화 3차 .131 <.001 .139 .001 .241 <.001 .264 <.001

또래긴장 1차 → 외현화 1차 .123 <.001 .043 .082 .603 <.001 .056 .219 

또래긴장 2차 → 외현화 2차 .123 <.001 .043 .082 .603 <.001 .153 <.001

또래긴장 3차 → 외현화 3차 .123 <.001 .043 .082 .603 <.001 .237 <.001

부모긴장 1차 → 외현화 1차 .192 <.001 .400 <.001 .239 <.001 .143 <.001

부모긴장 2차 → 외현화 2차 .192 <.001 .305 <.001 .239 <.001 .143 <.001

부모긴장 3차 → 외현화 3차 .192 <.001 .198 <.001 .239 <.001 .143 <.001

표 8. 시간의존 공변인(TVC) - 최종모형 추정 결과 비표준화 경로계수

준 유지형에서 모든 긴장의 영향이 다른 계층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

려한다면 이와 같은 변동은 무시할 수 있으며 

낮은 강도가 유지되는 것과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저수준 유지형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가 긴장에 대해 지니는 취약성은 

긴장 종류와 시점에 상관없이 낮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감소형의 경우, 또래긴장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는 시간불변적이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내재화: B=-.005, p=.847, 외현화: B= 

.043, p=.082). 하지만 또래긴장과는 달리, 부모

긴장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는 시간의존적이

며 지속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주목할 점은 부모긴장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

제의 관계의 강도가 연령 증가에 따라 점차 

감소했다는 점인데, 이는 연령이 증가하며 부

모긴장에 대한 정서행동문제의 취약성이 점차 

감소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소형 청소년들

은 부모긴장에 대해서만 유의한 취약성을 지

니고 있으나, 이러한 취약성은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증가형의 경우, 모든 긴장과 정서

행동문제의 관계가 시간불변적이며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때 주목할 점은 또래긴장과

의 관계가 다른 계층들에 비해 특히나 큰 것

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내재화: B=.588, p< 

.001, 외현화: B=.603, p<.001). 이는 다른 계층

들보다 겹치지 않는 유독 큰 수치로, 다른 계

층들과의 통계적인 비교를 위해 Wald test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증가형 계층의 또래긴

장과 내재화(∆(1)=122.042-310.741, p<.001) 

및 외현화(∆(1)=47.079-341.255, p<.001) 문

제의 관계의 강도는 다른 계층들보다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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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가형 청소년

들의 또래긴장에 대한 취약성이 특히나 크게 

유지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고수준 유지형에서는 ‘또래긴장

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B=.070, p=.061)’와 ‘부

모긴장과 내재화(B=.264, p<.001) 및 외현화

(B=.143, p<.001) 문제의 관계’가 시간불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긴장과 외현화 문제

의 관계만이 시간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또래긴장과 외현화 문제의 관계의 강도

는 연령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하며 또래긴장

에 대한 외현화 문제의 취약성이 점차 증가함

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수준 유지형 청소년들

은 또래 및 부모긴장 모두에 취약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또래긴장에 대한 취약성은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1)중학교 3년 동안의 청소년 

정서행동문제의 공동발달 궤적과 잠재계층을 

추정하고 (2)잠재계층에 대한 성별과 거주지의 

예측효과 및 (3)잠재계층에 따른 비행 수준의 

차이를 검정하였으며, (4)또래 및 부모 긴장과

의 관계를 잠재계층과 시점별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론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중학교 3년 동안의 청소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공동발달 유형은 저수준 유지

형(22.3%), 감소형(39.9%), 증가형(17%), 그리고 

고수준 유지형(20.7%) 4개의 잠재계층으로 분

류되었다. 이때 저수준 유지형과 감소형 조합 

및 증가형과 고수준 유지형의 조합은 각각 1

차 시점의 문제 수준이 다르지만 3차 시점에

는 최종적으로 비슷한 문제 수준을 보이고 있

다. 반대로, 저수준 유지형과 증가형 조합 및 

감소형과 고수준 유지형 조합은 각각 1차 시

점의 문제 수준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3차 

시점에는 서로 다른 문제 수준을 내보이고 있

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정신병리학에서 정서

행동문제의 발달을 설명하는 관점인 ‘동등결

과성(equifinality)’ 및 ‘다중결과성(multifinality)’의 

원리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 동등결

과성은 유사한 발달적 결과를 유도하는 다양

한 발달적 경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다중결과성은 수많은 발달적 결과들이 동일한 

출발점으로부터 시작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Cicchetti & Rogosch, 1996; Fanti & Henrich, 

2010). 즉, 위 두 개념에 따르면 초기에는 서

로 다른 문제행동 수준을 보이는 청소년들도 

미래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될 수 있으며, 

초기에는 비슷한 문제행동 수준을 보이는 청

소년들도 미래에는 서로 다른 수준으로 발산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정

서행동문제의 발달에 있어 동등결과성과 다중

결과성의 원리가 동시에 존재함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2-12세 및 7-15

세 아동․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발

달 궤적에서 동등결과성과 다중결과성의 원리

가 모두 존재함을 발견한 Fanti와 Henrich(2010)

의 연구 및 Nivard 외(2017)의 연구 결과와 맥

을 나란히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

의 정서행동문제 공동발달의 이질성을 실증적

으로 검증한 데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중학생 

연령대에서도 그러한 원리들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 발견된 증가형 유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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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ti와 Henrich(2010)의 연구에서는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은 유형이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중학생 연령의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학업과 

대인관계에서의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유형이라 해석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새로운 유

형의 발견은 후속 연구에서 반복검증될 필요

가 있다.

한편, 이러한 개인차의 양상을 염두에 두고 

문제행동 공동발달의 평균적인 양상을 역으로 

살펴본다면 정서행동문제의 발달에서 개인차

가 지니는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류된 잠재계층은 각각의 고유

한 발달 궤적을 지니고 있으나, 평균적 발달 

궤적만을 살펴보아서는 이러한 개인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예컨대, 이은주(2010)

는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재화 

문제는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외현화 문

제는 반대로 증가함을 발견하였는데, 본 연구

에서는 내재화 문제가 평균적으로 일정한 수

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

는 물론 연구 대상의 연령대가 상이하여 발생

한 것일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 발견된 증

가형과 감소형의 유형은 청소년의 발달에서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가 각각 감소 혹은 

증가할 수 있음을 지지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중학교 청소년들뿐만 아니

라 다른 연령대에서도 이와 같은 정서행동문

제 발달의 개인차는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며,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에 

대한 발달학적 개인차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

가 존재한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이 여성이고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정서행동문제 발달의 취

약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분류된 잠재계층을 정서행동문제의 위

험도를 기준으로 나열하면 ‘고수준 유지형 > 

증가형 > 감소형 > 저수준 유지형’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여성 청소년은 남성 청소

년에 비해 감소형 혹은 저수준 유지형 대비 

위험도가 높은 고수준 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도시에 거주

하지 않는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저수

준 유지형, 감소형, 그리고 증가형 대비 고수

준 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 정서발달에 대

한 성차와 지역차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지

지하는 결과이며(Quine, 2003; Maguire et al., 

2016), 여성 청소년들이 지니는 정서적 민감성

과 지역사회의 부족한 청소년 정신건강 복지 

정책이 청소년 발달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기존 연구들과 달

리 본 연구에는 비교의 대상이 청소년 정서행

동문제의 종단적인 개인차라는 차별점이 존재

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들과 유사

한 방향성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은 성별과 

거주지와 같은 시간불변적 변인이 청소년 정

서발달에서의 종단적인 개인차를 설명함에 있

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정서행동문제 공동발달의 하위유형에 

따라 중3 시점의 현실 비행과 사이버 비행 평

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수준 유지형의 경우 두 비행 모두 저

수준 유지형 혹은 감소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

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긴장에 

의해 유발된 부정적 정서가 비행으로 이어진

다는 일반긴장이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

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증가형의 경우 현

실 비행에서만 저수준 유지형보다 유의하게 

높은 문제 수준을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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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비행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차이가 

나타나는 잠재계층이 달랐다는 것은 현실 비

행과 사이버 비행이 질적으로 구분되는 유형

의 비행임을 의미하며, 사이버 비행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부적응을 다루기 위해

서는 고전적인 비행 유형만을 대상으로 발전

한 일반긴장이론에 부분적인 수정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발달에 미치

는 또래 및 부모긴장의 시간의존적 효과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는 긴장의 시간의존적 효과를 개인차

와 접목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청소년 

정서발달의 동등결과성과 다중결과성을 야기

하는 원인에 대한 깊이있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동등결과성의 사례인 저수준 유지형과 

감소형의 결과를 비교한다면 무엇이 감소형 

청소년들의 문제 수준을 낮추어 저수준 유지

형과 같은 안정 수준으로 유도하는지를 추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저수준 유지형

은 3년에 걸쳐 상대적으로 부모 및 또래긴장

에 낮은 취약성을 보였으며, 감소형은 초기에 

부모긴장에 대한 높은 취약성을 보이나 점차 

그 취약성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저수준 

유지형과 감소형 두 유형은 서로 다른 출발점

을 보이나 최종적으로는 비슷하게 안정적인 

결과점에 도달함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결과

는 부모긴장에 대한 취약성이 연령 증가에 따

라 점차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건

강한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동등결과성의 사례인 고수

준 유지형과 증가형의 결과를 비교하면 무엇

이 증가형 청소년들의 문제 수준을 높여 고수

준 유지형과 같은 위험 수준으로 유도하는지

를 추론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증가형은 3년

간 일관적으로 또래긴장에 대해 특히나 높은 

취약성을 보였으며, 고수준 유지형은 연령 증

가에 따라 외현화 문제의 또래긴장에 대한 취

약성이 증가하는 양성을 보였다. 고수준 유지

형과 증가형 두 유형은 서로 다른 출발점을 

보이나 최종적으로는 비슷하게 위험 수준의 

결과점에 도달함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결과

는 또래긴장에 대한 취약성이 연령 증가에 따

라 점차 증가하거나 일관적으로 높게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청소년 정서발달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다중결과성의 관점에서는 저수준 유

지형과 증가형의 추정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데, 이를 통해 무엇이 두 유형의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하는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

다. 앞서도 다루었듯 저수준 유지형은 모든 

긴장에 대한 취약성이 낮으며 증가형은 또래

긴장에 특히나 큰 취약성을 지녔는데, 이러한 

결과 또한 역시 또래긴장에 대한 높은 취약성

이 유지될 수 있으며 정신건강에 부정적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다중결과성의 사례인 

고수준 유지형과 감소형의 추정 결과를 비교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수준 유지형 외현

화 문제에 대한 또래긴장의 취약성이 점차 증

가하며 감소형은 부모긴장에 대한 영향력이 

연령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난 점을 고려한다면, 고수준 유지형과 

감소형이 서로 다른 결과에 도달한 데에 시간

의존적으로 변화하는 긴장에 대한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비교들을 종합하면 또래 및 부모긴장

에 대한 취약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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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긴장에 대한 

취약성은 연령 증가에 따라 점차 감소할 수 

있으며 또래긴장에 대한 취약성은 높은 수준

이 유지되거나 점차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발달 양상에는 잠재계층

에 따른 개인차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부 유형에서는 긴장이 정서행

동문제에 시간의존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다

른 유형에서는 시간불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긴장에 대한 취약성이 시간불

변적임을 보인 연구(전연진, 박진아, 2007)와 

시간의존적임을 보인 연구(김경숙, 남현우, 

2010)들을 동시에 지지하며, 긴장에 대한 취약

성의 시간의존적 효과와 개인차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세밀한 임상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공동발달이 단일한 궤적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개인차의 영역임을 확인하였으며, 동등

결과성과 다중결과성의 원리가 발견됨을 확인

하였다. 둘째, 성별과 거주지가 청소년의 종단

적인 정서발달을 시간불변적으로 예측하는 변

인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개인차의 관점에서 

일반긴장이론의 효용성을 검증하였으며 현실

비행과 사이버비행을 통합적으로 비교하였다. 

넷째, 청소년 정서발달에서의 긴장에 대한 취

약성을 시간의존적인 관점과 개인차의 관점에

서 다루었으며, 그 결과 또래 및 부모와 같은 

미시체계의 관계적 요소가 청소년 정신건강 

발달의 개인차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

형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긴장이론에서 다루

는 조건변인을 깊이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자

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과 같은 능력은 긴장이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관계를 조절하는 대

표적인 조건변인인데, 이러한 조절효과를 검

정하기 위해서는 본 모형에 시간의존적 공변

인으로 상호작용변수를 추가하여야 한다. 이

는 추정할 모수를 증가시켜 모형의 복잡성을 

과도하게 높이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동일

한 이유로 중학교 3년의 자료밖에 분석에 포

함하지 못하였다. 성장궤적을 추정하기 위해 

더 많은 시점의 자료를 투입할 경우 2차항 모

형을 비롯해 더욱 복잡한 비선형 모형들까지 

고려할 수 있으나, 추정할 모수가 많아지는 

문제가 생겨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년간의 

자료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

서는 비록 종단연구법을 활용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실험연구법이 아니기에, 인과적인 추론

에는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래에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일반긴장이론의 다양한 조건

변인을 반영하고 비선형 발달궤적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법

론적 한계로 인해 정서행동문제가 비행에 미

치는 시간의존적 효과를 탐색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긴장이 정서행동문제에 시

간의존적 효과를 미침을 시사하는데, 이는 한

편으로 정서행동문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시간의존적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긴강, 정서행동문제, 그리

고 긴장 간 복잡한 시간의존적 효과를 통합적

으로 탐색할 필요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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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me-varying effects of peer and parental 

strainon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 adolescents by 

co-development subgroup 

Dohyeon Lee    Inah Jang    Chanhee Lee

Suhyeon Kang    Jungjae Seo    Ji Geun Kim    Jungkyu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dentified latent classe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co-development problems and 

differences in delinquency and the time-varying effects of strain by clas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panel data of the middle school student cohort from the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We classified heterogeneous latent co-development types using the latent class growth model, tested the 

differences in delinquency using the three-step approach, and identified the effects of time-varying 

covariates by iterative model comparison using the likelihood ration tes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ur lat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co-development problem classes were 

identified: low-maintaining, decreasing, increasing, and high-maintaining. Second, some of the differences in 

delinquency between latent class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the effects of peer and parental 

strains varied partly by time and latent class. These results show that urgent clinical intervention is 

needed for adolescents vulnerable to problems, general strain theory is applicable, and vulnerability to 

strains in terms of time-varying and person-centered perspectives.

Keywords : Internalizing problem, externalizing problem, latent class growth model, time-varying cova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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