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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3 ]

성별 차이에서 본 학 경험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김혜성(강남대 전임강사)

1. 서론

아동학  경험은 단․장기 으로 다양한 신체․심리․사회  부 응 양상을 야기 시킨다. 이 

에서도 자살사고와 같은 자기 괴(self-destructive)  행동은 아동학  경험과 한 연 성을 보

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Ackard et al., 2002; Chen et al., 2006; Collishaw et al., 2007; Joiner 

et al., 2007; Sharma et al., 2007; Toumbourou., & Gregg., 2002; Zoroglu et al., 2003), 학  경험

이 자살 방 개입에서 요한 심사로 부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동학  경험과 자살사고와의 

련성은 학 의 발생여부도 요하지만, 학 의 수 , 유형, 가해자와 피해자의 계에 따라 달라

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uzi et al., 1998; Zoroglu et al, 2003). Joiner 등(2007)은 아동학  경

험 에서도 심각한 수 의 학 와 자살행동 간에 연 성이 높다고 지 하 다. 고통과 두려움을 

수반하는 신체학 와 성 학 와 같은 경험에 지속 으로 노출될 경우 치명 인 자살행동으로 발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정서  학 나 방임과 같은 유형의 학 보다 우선 으로 근되어야 할 

역임을 강조하 다. 

아동학  경험에서 발생하는 부 응 양상은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신체 학 의 경

우 여자 청소년은 내향  문제(internalizing problems)로 발 되는 경향을 보이며, 남자 청소년은 

공격 이거나 외향  문제로 발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 으로 여자 청소년이 보다 다양한 부

응 양상을 보인다. 한 학  피해 재발과 련하여 남자 청소년은 학  가해자로, 여자 청소년

은 피해자로 되는 경향이 보고되어 학 경험과 련하여 성별 차이를 고려한 근이 요구된다

(Arata et el., 2007).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자살사고나 시도와 같은 자살행동이 활성화되는데 시기의 성과 효과

인 근이 무엇보다 요한 자살 방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기로 지

되고 있다(Ayyash-Abdo, 2002). 자살 방의 은 통 으로 자살로 인한 인명 손실을 방지하는 

데 있어, 자살사고 경험과 같은 덜 치명 인 자살행동은 상 으로 낮은 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자살사고는 완성된 자살과 같이 구 인 인명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건강과 사회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특히 청소년기에 자살사고 경험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치며 자살사고를 경험한 경우 지속 으로 심화되거나 반복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장기

으로 성인기까지의 부 응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효과 인 응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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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 et al., 2004). 청소년 자살 방에서 가정환경이 지지 인 가는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아

동학 나 부부폭력의 발생은 지지 인 역할을 기 하기 어려운 불우한 가정환경의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이 자살 방 근에서 주요 상자가 되어야 할 것

이다. 

자살사고에서 성별의 차이가 보고되고 있는데, 자살사고는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나, 실제 자살

로 인한 사망률은 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자살행동의 양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통계

청, 2006), 성별 차이와 자살행동의 양상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의 필요성에 한 인식은 아직 부족

한 실정이다. 

연구자는 청소년기 발달단계 특성, 학  경험과 자살사고 경험에서 야기되는 부 응 양상, 학

경험과 자살사고와의 한 연 성에 주목하여 청소년들을 상으로 한 자살 방 근에서 학

경험과 성별 차이를 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하여 학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들

이 자살사고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 가에 한 이해를 통하여 각 집단별로 효과 인 방  근

의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아동학  경험과 자살 방에서 심한 신체 학 와 성학 가 보다 

우선 으로 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에 발생한 심각한 신체폭력과 부모로

부터의 심각한 신체 학  그리고 성학  경험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 상자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인 청소년을 상으로 자기보고 설문 형식으

로 조사를 실시하 다. 강북을 심으로 북동, 북서, 남동, 남서 등의 4개 구역으로 나 어, 각 구

역에서 설문이 가능한 학교 2-3개를 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는 2006년 10월에서 11월까

지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최종분석에서는 수거된 2829개의 설문지  연구에 필요한 변수와 

련한 정보를 락한 사례를 제외한 2462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 

2-2. 측정도구

1) 자살사고: 자살사고 경험여부는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에서 ‘지난 6개월 간 자살

을 생각해본 이 있는 가’ 항목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그 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는 ‘0’, 

‘가끔 그 다’ 혹은 ‘늘 그 다’에 응답한 경우는 ‘1’값을 주어 더미변수화하 다.

2) 학 경험: 학 경험은 부모간의 폭력과 아동학 를 포함하 다. 부모간의 폭력은 Strauss 등의 

Conflict Tactic Scale을 사용하여 부부간에 발생한 심각한 폭력에 해당되는 6가지 항목(‘발로 차

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김재엽, 1998). 각각의 항목에 ‘일 년에 한두

번’ 부터 ‘거의 매일’ 등의 네 가지 범주  해당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1’값을 주고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0’값을 주어 더미변수화하 다. 부모 간 폭력 변인은 더미변수화한 6항목을 합

산한 값으로 측정하 다. 

아동학 는 신체학 와 성학 를 포함하 다. 신체학 는 Strauss 등의 Conflict Tactic Scal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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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부모 간 폭력 변인과 동일한 과정으로 걸쳐 아버지로부터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 신체 학

 총 수와 어머니로부터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 신체 학  총 수로 측정하 다. 성 학 는 ‘당신보

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 성  을 하거나 당신에게 성  을 하라고 강요한 이 있습니까?’ 

(Ackard & Neumak-Sztainer, 2002) 항목을 사용하여 경험 여부를 측정하 다. 

3) 인구사회학  요인: 인구사회학  변인으로는 학년, 종교 여부, 주  경제  지 (5  척도) 

등을 포함하 다. 주  경제  지 는 수가 높을수록 경제  지 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3. 분석결과

자살사고 경험은 여자 청소년의 경우 30.4%가, 남자청소년의 경우 22.0%가 경험한 것으로 양 집

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성별로 학 의 경험 양상 별로 자살사고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보기 하여,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집단으로 나 어 인구사회학  변인, 부부폭력 변인, 아

동학  변인 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 다. 분석결과, 양 집단 모두에

서 주  경제  지 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의 신체 학  경험 보고 수가 

증가할수록, 자살사고를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폭력 변인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의 어머니에 한 신체 폭력 항목 보고 수가 

증가할수록 자살사고를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자청소년에게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아동학  련 변인에서는 신체학 는 양 집단에서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양 집단 모두에서, 

아버지로부터의 심한 신체 학  경험 보고 수와 어머니로부터의 심한 신체 학  경험 보고 수가 

증가할수록 자살사고를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학 와 련해서는 여자 청소

년에게서는 성학 를 경험하 다고 보고한 경우 자살사고를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남자 청소년에게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4.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 경험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향을 성별 차이를 심으로 살펴보고

자 하 다. 연구결과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녀 청소년 별로 자살사고의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22.0%  30.4%). 남녀 모두 주  경제  지 에 하여 낮게 인식할수록 자살사고를 경

험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가정 청소년을 상으로 한 자살 방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아동학 경험과 련하여 양 집단 모두 아버지로부터의 신체  폭력 경험 보고 수와 

어머니로부터의 신체  폭력 경험 보고 수가 증가할수록 자살사고를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청소년 상의 자살 방에서 부모에 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신체  학

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반 인 이해와 나아가 자살 방에서 차지하는 요성에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신체  학 를 사용하지 않고 자녀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안 인 의사소통 기술에 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심한 신체적 폭력 경험 보고 수와 자살사고와의 

연관성을 보이는 반면,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심한 신체적 폭력 경험 보고 수와는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동일 성(sex)인 어머니에게 다른 성(sex)인 아버지가 폭력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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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 경우 여자 청소년에게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여자 

청소년 부모교육에서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동일 성(sex)인 자녀에

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성학 를 경험했다고 보고 한 경우,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자살사고를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 남자청소년에게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아동학  경험으로 인한 

부 응 양상에서 남녀 성별 차이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비행

이나 폭행과 같은 공격 이고 외재 인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내재

화된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보고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남자 청소년에게서 성학  경험과 자살

사고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외향 인 문제행동으로의 발 한 것에 기인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한 차후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학  경험 청소년에 한 기존의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의 

경우 학  피해자로, 남자 청소년의 경우 학  가해자로 발 해가는 경향을 보고하고 있다. 피해자 

혹은 가해자 역할을 막론하고 지속 이고 반복 인 학  경험은 자살사고나 보다 심각한 양상의 

자살행동으로 발 될 수 있기 때문에 학 의 재발을 방지하는 략에 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 청소년을 단순히 학  피해자로 볼 것이 아니라 학 를 해결할 수 있는 변화의 매개자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보아 이들에 한 능력강화가 무엇보다 강조되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에서 본 학  양상을 심으로 살펴보아, 자살사고와 연 성을 보

이는 스트 스 사건이나 비행행동과 같은 변수의 향력을 설명하지 못하 다는 제한 을 안고 있

다(Wilcox & Anthony, 2004). Collishaw 등(2007)은 아동학 는 이혼, 부부간 불화, 어머니의 정신

건강 문제, 부부별거와 같은 스트 스 사건과 연 성이 있다고 지 하고 있어 아동학  발생과 자

살사고에 향을 미치는 요인 간에 상호 연 성을 볼 수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를 포함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학  발생 이후의 사후 인 개입에서 아동학 와 자살행동의 

유발요인에 한 방  개입 략을 제시해  수 있으리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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