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아동부터 성인까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

면서 교실, 복도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또래간 괴

롭힘(bullying)은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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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solutions to cyber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focus group interviews(FGI). The main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wareness of adolescents about behaviors of cyber bystanders, victims were found 
to experience psychological shock due to the behaviors of followers. And also, victims 
suffered from psychological wounds due to the behaviors of outsiders. Adolescents thought 
that bullying could continue through the behaviors of both followers and outsiders, in 
the other hand, recognized that the bullies could stop their bullying through the behaviors 
of defenders. Next, solutions to cyberbullying recognized by adolescents were divided 
into six categories, including 1) reporting and monitoring of chat rooms and bullies, 
2) legal action and prevention education, 3) intervention of teachers and strengthening 
of psychological counseling, 4) intervention of bystanders, 5) responses of victims, and 
6) getting rid of schools and smartphones. Effective solu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problems recognized by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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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3항에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

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

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

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를 “사이버 따돌림”으로 명명하고 있다(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1). 하지만 이러

한 정의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의 한 

유형에 제한된 사이버 따돌림보다는 사이버 괴롭

힘, 사이버 폭력, 온라인 괴롭힘 등 다양한 유형

을 포괄하는 용어가 더욱 적합해 보인다. 이들 용

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메일, 문자메시지, 온라인 게시판, 블로그, 

대화방 등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사이버 괴롭힘

(cyberbullying)으로 명명하고자 한다(Li 2007; 

Smith et al. 2008; Heo 2019). 사이버 괴롭힘

이 등장하면서 교실, 복도, 운동장 등에서 발생하

는 괴롭힘은 오프라인 괴롭힘(offline bullying) 등으

로 새롭게 불리고 있다(Lee & Oh 2012; Seo 2020). 

최근 사이버 괴롭힘에 관한 주제들이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는데, 사이버 괴롭힘은 

오프라인에서처럼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 구도에

서 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주변인

(bystanders)을 포함하여 설명하는 시도가 지배

적이다(Kraft 2011; Olenik-Shemesh et al. 

2017; Lee 2018; Seo 2020). 사이버 주변인의 

행동이나 역할은 연구마다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

으나, 대부분 가해행동에 동조하고, 방관하며, 때

로는 사이버 괴롭힘을 말리거나 피해자를 위로하

는 행동, 즉 가해 동조자, 방관자, 방어자 유형으로 

크게 구분된다(Baker 2014; Quirk & Campbell 

2015; Ko 2016; Heo 2019).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실제 개입에서도 주변인에 초

점을 두는 것은 주변인의 침묵 혹은 가해 동조가 

사이버 괴롭힘을 지속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역할

을 하기 때문에(Beran & Li 2007), 사이버 괴롭

힘의 해결에도 주변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되기 때문이다(Jones 2014). 

하지만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그룹 대화방

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의 

행동 반응 및 그 이유를 탐색한 Seo(2020)의 연

구에서 주변인이 침묵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자신들

이 ‘도와줄 게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도출되었

다. 또한 청소년들 간에 일어나는 사이버 괴롭힘

에서 피해자와 주변인 모두 선생님, 교직원 등 성

인에게 알리는 행동에 소극적인 이유는 문제가 확

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학교나 성인들이 도와

줄 것이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으로 밝혀진 바 있

다(Lee et al. 2014).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주변인은 자신이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 주체라고 

인식하지 않으며 피해자뿐 아니라 주변인의 적극

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 괴롭힘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대

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경험적 연구들은 

사이버 괴롭힘의 예방 효과를 분석하거나(Kim et 

al. 2015; Park 2018)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대

응 현황을 탐색하고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왔다(Lim & Choi 2010; Lee et al. 2014; 

Lee 2016). 먼저 미국, 국, 캐나다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괴롭힘 방지를 위한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대처 요령을 알리고 있으며, 미

국과 국에서는 민간단체의 대응이 사이버 괴롭

힘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Lee et al. 2014). 사이

버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지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stopbullying 사이트에서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사이버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

하고 있으며, 국은 공 방송인 BBC가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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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이라는 학습 자료 사이트를 만들어 사이버 

괴롭힘 관련 동 상 클립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Lee et al. 2014). 국의 경우 학

교에서 교사들이 사이버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처벌

할 수 있는 교육법(Education Act 2011)이 있고

(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교사, 학생, 

교직원이 사이버 괴롭힘 사례를 목격했거나 보고

받았을 때 따라야 할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 사이

버 괴롭힘 해결을 위해 학교가 중심이 되고 있다

는 점이 특징적이다(Lee et al. 2014). 또 국에

서는 5세부터 17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멘토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

는데, 이것은 사이버 괴롭힘의 개념과 유형, 상담 

및 신고요령,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친구를 도

울 수 있는 방법 등을 교육받아 모바일기기나 사

이버 공간에서 친구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등 사

이버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Beatbullying 2009). 

우리나라의 경우 사이버 괴롭힘의 예방 대책으

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주를 이룬다. 즉 사이버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는 정부, 민간

단체, 사업자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인식 제고 활동과 사이버 공간

에서의 윤리 의식 강화를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교사와 부모에게 교육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Lim 

& Choi 2010). 학교에서 사이버 괴롭힘 예방 교

육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한 Chu(2014)의 연구

에서는 도덕 교과에 사이버 괴롭힘의 향, 대응 

방법, 사이버 공간에서 긍정적으로 행동하기와 같

은 주제를 포함하여 교육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괴롭힘의 사후 규제 측면

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이를 해

결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두게 되

어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

위’)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와 교육에 관한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 또래 멘토링이 학교에

서 일어나는 괴롭힘의 해결에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됨에 따라(Thompson & Smith 

2011), 사이버 괴롭힘 해결에 있어서도 또래 상

담자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Kang 2017). 실제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작하고 보급하

는 솔리언 또래상담은 청소년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에 또래의 고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돕

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정보통신 기술

이 발달한 외국에서 사이버 괴롭힘의 예방 및 감

소를 위해 관련법 제정과 같은 사후 대처부터 학

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정부 

및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와 윤리의식 강화, 또래

상담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이 실시되거나 제안되어 

왔다. 이외 사이버 괴롭힘의 피해 경험이 있는 중,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직접 밝힌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책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 매체 자체

가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는 반응부터 피해자를 위

한 지속적인 상담 또는 교육이 필요하며 부모나 

교사에게 도움 요청하기, 게임 실명제 도입, 경찰 

개입 등 다양한 대응이 도출되었다(Lee et al. 

2014). 하지만 사이버 괴롭힘에 주변인으로 참여

한 적 있는 청소년들의 인식을 통해 사이버 괴롭

힘의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책 

입안자, 연구자 및 피해자 중심으로 파악된 사이

버 괴롭힘 해결책의 시각을 더욱 확장할 수 있다. 

한편 사이버 괴롭힘에서 주변인이 보여주는 행

동에 대해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다른 주변인들

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청소년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성찰적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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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괴롭힘에서 주변

인의 행동이 가해자, 피해자 및 사이버 괴롭힘 그 

자체에 미치는 향과 사이버 괴롭힘 해결을 위해 

어떤 대응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청소년의 

목소리를 통해 탐색함으로써 주변인이 사이버 괴

롭힘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실효성 높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는데 있어 초점 집

단 면담(Focus Group Interviews; FGI)을 활용

하고자 한다. FGI는 특정 주제에 대해 유사한 배

경이나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생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질적 분

석 방법이며, 집단 상호작용은 자료와 통찰력을 

생성하는데 이용된다(Morgan 1997). 본 연구는 

사이버 주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이버 괴롭

힘 해결 방안 마련에 효율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 문제 1. 사이버 괴롭힘에서 주변인의 행

동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의 해

결 방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Ⅱ. 연구방법

이 연구는 Seo(2020)의 연구를 위해 수행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사이버 괴롭힘 해결 방안

에 대한 면담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그룹 대화방에서 사이버 괴롭힘을 

한 번 이상 목격한 경험이 있는 중학교 1학년 청

소년을 연구 참여자로 하 다. 연구 참여자 모집

을 위해 먼저 2019년 9월 제주시 소재 남, 여 중

학교 각 1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각 학교 교사의 

협조를 얻어 사이버 괴롭힘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남학생 7명

과 여학생 8명을 선발하 다. 연구보조원이 학교

를 찾아가 교사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

고,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문과 연구 동의서를 전

달하 다. 안내문에는 참여자 모집 조건, 집단 면

담 시기 및 시간, 녹취, 비  보장, 참여 후 보상

내역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해당 학교 교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청소년

을 통해 그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

아 오도록 하 다. 최초 선발된 15명의 청소년 가

운데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1명과 본인이 불참 의

사를 밝힌 1명이 제외되어 최종 13명(남학생 6

명, 여학생 7명)이 집단 면담에 참여하 다. 사이

버 괴롭힘을 목격했을 때 청소년기 남학생은 여학

생에 비해 가해 동조행동 비율이 더 높은 반면

(Ko 2016),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방어행동

(Baker 2014) 및 방관행동(Ko 2016)에 더욱 개

입하고 있어 성별에 따라 주변인의 행동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변인 

행동에 대한 인식에서도 성별 차이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

하여 집단을 구성하 다. 이는 포커스 그룹 인터

뷰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토의의 범위와 깊이를 

최대화하는 능력은 집단의 성별 구성에 의해 향

을 받는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Stewart & 

Shamdasani 2018). 이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 

각 2개씩 총 4개 집단을 구성하 으며 남학생 두 

집단은 모두 3명씩, 여학생 집단은 각 3명과 4명

이 참여하 다. 연구 참여자 모집의 편의에 따라 

남학생 두 집단은 모두 같은 학급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었으며, 여학생 집단은 같은 학급과 다른 

학급에 소속된 청소년이 포함되었다. 연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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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ID Class Group School Interview place

Boy 1 A

Boy group 1
I boys’ 
middle 
school

Counseling 
room in middle 
school

Boy 2 A

Boy 3 A

Boy 4 A

Boy group 2Boy 5 A

Boy 6 A

Girl 1 D 

Girl group 1

J girls’
middle 
school

Counseling 
room or 
laboratory in 
middle school 

Girl 2 E 

Girl 3 E 

Girl 4 F 

Girl group 2
Girl 5 G

Girl 6 F 

Girl 7 H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2. 자료 수집 절차 

집단 면담은 2019년 10월에 시작하여 2개월

간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중학교 내 상

담실과 실습실에서 방과 후 혹은 점심 시간을 활

용하여 이루어졌다. 면담은 집단별 2회기씩 실시

하 고, 회기당 45분 ~ 55분이 소요되었다. 연구

자가 면담을 주도하고 연구보조원이 진행 보조와 

현장 노트를 작성하 다. 

집단 면담을 시작하면서 연구자의 소속과 연구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 고, 녹음기 사용, 참여자

의 인적 사항 및 면담 내용에 대한 비 보장 등을 

고지하 다. 또한 집단 면담에서 자유롭게 표현하

되 다른 참여자의 진술에 대해 평가하지 않을 것

을 안내하 다. 연구에서 참여자의 이름은 익명으

로 표기됨을 고지하고 면담에서 참여자의 필명 사

용을 허용하 다. 면담 초반에 사이버 괴롭힘과 

주변인의 개념을 설명하고 점차 구체적인 논의로 

옮겨가면서 사이버 괴롭힘에서 주변인의 행동에 

대한 가해자, 피해자 및 다른 주변인의 인식(예, 

‘주변인의 행동에 대해 가해자, 피해자 및 다른 

주변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과 사이버 괴롭힘 

해결 방안(예, ‘사이버 괴롭힘을 중단시키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을 도출하기 위해 사전에 

고안된 질문을 하 다(Table 2 참조). 이 때 연구 

참여자가 주변인으로서 자신의 행동뿐 아니라 다

른 주변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가해자, 피해자 및 

주변인의 인식을 이야기 하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면담을 활용하 고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한 의도와 의

미를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질문(probing)

을 활용하 다(예, ‘사이버 괴롭힘 감소를 위해 주

변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연구 참여자에게 회기마다 사례금으로 5천원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 다.

Interview areas Examples of questions 

Awareness 
about the 
behavior of 
bystanders

- What do the bullies and victims 
think of the behavior of 
bystanders?

- What do other bystanders think of 
the behavior of bystanders?

Solutions to 
cyberbullying

- What are the solutions to stop 
cyberbullying?

- How do you think bystanders 
should response to reduce 
cyberbullying?

Table 2. Interview areas and questions of FGI  

3. 수집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먼저, 참여자의 언

어를 그대로 따르는 에믹 코딩(emic coding)을 

실시하 다. 에믹 코딩은 청소년들과의 면담 자료

에서 반복해서 등장하거나, 관점의 대조와 차이를 

드러내거나, 연구 참여자들이 강조하는 주요어에 



310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32권 2호 2021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그 다음, 자료에서 연구문제

에 답이 될 내용을 찾아 주제 간의 유기적인 관련성

에 따라 유목화하는 구조 코딩(structural coding)

을 실시하 다(Saldaña 2009). 

본 연구에서는 특정 이론에 근거하기 보다 연

구 참여자가 진술한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 

중심 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 다. 즉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주변인의 행동에 대한 인식

과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 방안에 대해 원자료의 

주요어들을 정렬하는 구조 코딩 작업을 반복하

다. 이렇게 도출된 주제의 대범주, 하위 범주 및 

원자료의 사례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

년들이 사이버 괴롭힘에서 주변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면담한 자료를 분석하여 가

해 동조행동, 방관행동 및 방어행동의 3가지 주변

인 행동에 대한 인식으로 범주화 하 다.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 방안은 ‘대화방 및 가해자 신고와 

감시’, ‘법적 조치와 예방 교육’, ‘교사 개입과 심리

상담 강화’, ‘주변인의 개입’, ‘피해자의 대응’, ‘학

교 및 스마트폰 없애기’ 등 6개 범주가 확인되었

다. 자료 분석의 타당도는 연구자가 전사한 에믹 

코딩 자료와 주제 범주들을 유목화한 구조 코딩 

자료를 집단 면담에 참여한 연구보조원과 함께 반

복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확보하 다. 

Ⅲ. 결과 및 고찰

1. 주변인의 행동에 대한 인식

1) 가해 동조행동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의 면담을 통해 주변인들이 가해자의 

행동에 동조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신을 아무

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가해 동조자는 가

해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간주

함을 알 수 있다. 

“주변인이 가해자 말만 들으면 (피해자는) 아 

~ 내 편 아무도 없구나. 쟤(가해 동조자)도 똑

같구나 가해자랑”(여 3)

또한 청소년들은 주변에 있는 또래들이 괴롭힘

Major themes Sub-themes Examples of raw data

Awareness 
about the 
behavior of 
bystanders

① Awareness about the behavior of followers “There’s no one my side”, “Unfair?”

② Awareness about the behavior of outsiders “It hurts more”, “Bullies will keep bullying victims”

③ Awareness about the behavior of defenders
“Bullies will harass the defender”,
“Bullies will think that they have to stop fighting” 

Solutions to 
cyberbullying

① Reporting and monitoring of chat rooms 
and bullies

“Banning chat rooms”,
“Report the bully”

② Legal action and prevention education
“The bully punishment law should be 
strengthened”,
“Prevention education is needed”

③ Intervention of teachers and strengthening
of psychological counseling

“The teacher can solve it”,“Peer counseling”

④ Intervention of bystanders “Bystanders must first inform”, “Do not do that”

⑤ Responses of victims
“Victims have to leave chat room”,
“Victims have to be courageous too”

⑥ Getting rid of schools and smartphones
“Get rid of school”,“Better to get rid of cell 
phones”

Table 3. Emergent t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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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참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뿐 아니라 주변인들 

모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억울

함, 짜증 등의 정서적 고통을 경험할 것으로 인식

하 다. 특히 피해자와 친한 친구들이 가해자를 

동조할 때 심리적 충격이 더 심하며 자해 행동까

지 보여주는 피해자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

버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우울 및 불안뿐 아니

라 자해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

고한 연구들과 일관된다(Beran & Li 2005; 

Price & Dalgleish 2010; Cho 2013; Jeong 

2015). 

“가해자만 자기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다른 애

들도 같이 하니까 애들 전부 다 나를 무시하는

구나 그런 생각... 억울한 거? 자기는 잘못한 것

도 없는데 뭐라 하니까...”(남 6)

“그냥 짜증날 것 같아요. 자기편도 없고...”(남 4) 

“제 친구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가 가해자 편을 

들었는데 그게 자기 친한 친구였어 가지고 괴

로워하는 친구도 봤고, 그래가지고 자해하는 애

들도 봤어요. 그래서 약간 짧은 시간 내에 일어

나는 거라서 충격이 더 심하고, 그리고 그 친구

가 그 10년 지기 친구였나? 그래가지고 좀 더 심

했었던 것 같아요”(여 1) 

청소년들은 주변에 있는 또래들이 가해자를 동

조하게 되면 가해자는 괴롭힘을 계속하고 괴롭힘

은 더욱 심해진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가해 

동조행동이 괴롭힘을 강화할 수 있음을 반 하는 

것이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괴롭히면 가해

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연구자)

“막 자기편 들어주니까 막 더 (피해자에게) 뭐

라하지 않을까요?”(남 2)

“그걸 (괴롭히는 것을) 계속 해요”(남 4) 

“그거를 애들이 편을 들면 점점 그 점점 괴롭히

는 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여 2) 

2) 방관행동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이 침묵하는 등의 방관행동 때문에 피해자

가 서럽고, 서운하고, 섭섭함과 같은 감정을 느낄 

것으로 인식하 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 동조자뿐 

아니라 방관자도 싫고, 피해자에게는 가해 동조행

동보다 방관행동이 더 큰 상처가 된다고 언급하 다.

“자기편을 안 들어주면 서러워할 것 같아요”(남 2)

“자기일 아니라고 가만히 있고 하니까 서운할 

것 같은데요”(남 6)

“섭섭할 것 같아요”(남 5)

“피해자는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 빼고는 방관하

거나 아니면 똑같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일단 다 싫어 보인다고 했거든요”(여 2)

“차라리 욕이라도 했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방

관했으니까 뭐 딱히 말할 수도 없고... 그게 더 

약간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여 5)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가해자에게 계속 

괴롭혀도 된다는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으며 괴롭

힘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변 친구들의 방관행동을 가해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연구자)

“더 괴롭히지 않을까요? 그냥 아무말도 안하니

까 그냥 계속 괴롭혀도 뭐라 안할 것 같으니까 

괴롭힐 것 같아요”(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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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나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런 걸 다 아는

데 가만히 있는 것은 더 악화시키는 것 같아

요”(남 1)

3) 방어행동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방어하는 주변 

또래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주변인이 피해자를 도와주게 되면 괴롭힘의 다음 

타겟이 되는 부담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것은 

주변인이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거나 가만히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된 보복의 두려움과도 연결된

다(Seo 2020). 

“가해자가 피해자를 도와주는 애들을 그냥 다

같이 괴롭혀 버려야겠다”(여 4)

“가해자가 똑같이 (피해자 편든 애를) 괴롭혀

요”(여 2) 

또 피해자를 방어하는 주변인에 대해 가해자는 

“싸가지 없다”(여 5), “그냥 화가 날 것 같아요”

(여 6) 등의 진술처럼 가해자는 피해자를 지지하

는 주변 친구들을 좋게 보지 않는 반면 주변에 있

는 또래들이 괴롭힘을 말릴 때 가해자가 괴롭힘을 

중단해야 겠다고 생각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애들이 계속 옆에서 말릴 때 그만 싸워야겠다”-

남 2). 이를 통해 주변인의 중재가 사이버 괴롭힘

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2.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 방안

1) 대화방 및 가해자 신고와 감시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을 중단하는 해결책

으로 대화방이나 가해자를 신고하는 방안을 제안

하 다. 

“단톡 채팅방인데 이런 걸 이제 금지시키거나 

오픈채팅방도 이제 금지시키거나”(여 5) 

“채팅방에 신고하기 눌러가지고 더 이상 진행

되지 못하도록... 아니면 가해자를 신고해 가지

고 그러면 가해자가 카톡을 못해요”(여 6)

“그 게임 관리자가 신고버튼, 신고하면은 그 사

람 하는 내역 보고 바로 게임 못 들어오게 아예 

막아버려요”(남 6)

청소년들은 대화방이나 게임 매체뿐 아니라 경

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언급하 으며, 경찰에 신고

할 사람으로 사이버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아는 사

람, 즉 주변인을 지목하 다. 

“채팅방이나 게임 말고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

어요?”(연구자)

“경찰”(여 4) “맞아 맞아”(여럿이) 

“사이버 수사대 있어요”(여 6)

“누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연구자)

“옆에서 본 친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애가 대

신”(남 2) 

또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스마트폰이나 앱을 통

해 감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부모님 폰이 감시하면 되는데... 어떤 앱을 개

발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앱을 깔라해요. 그 

앱에서 막 욕설이나 따돌림 같은 걸 해서 앱이 

감지하면 바로 경찰한테 보내지게”(여 6)

2) 법적 조치와 예방 교육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로 학폭위를 제안하 다(“어디 한명이 학폭위

에 가야돼요. 심각하다 하면 학폭위에는 갔으면 

좋겠어요”-여 3). 또 청소년들은 가해자가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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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아니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나 괴롭힘 감

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해자 처벌과 관련한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

적하 다. 

“가해자가 잘못을 해도 처벌을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심한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죄

책감을 못 느끼고 더 나대거나 그런 경우가 많

아요. 그래서 그 뭐 봉사 몇시간 그런거는 좀 

아니고 약간 동등하게 해야될 것 같아요. 좀 키

워야 될 것 같아요. 법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

요. 페북에 자기가 가해자인데 자기는 봉사 몇

시간만 하면 되니까 별로 생활기록부에 올라가

지도 않고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난 별 상관없

다 이러면서 죄책감을 못 느껴요”(여 1)

“(가해자 처벌법) 있어도 약간 너무 심하지 않

거나 약하면은 막... 우리나라는 좀 약하잖아요 

그런 게, 법이 강화되면은...”(남 6)

청소년들은 학교와 연계되어 경찰청과 같은 외

부기관의 전문가를 통한 사이버 괴롭힘 예방 교육

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사이버에서 협박 같은 거 하면은 학교에 말하

면 그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이 학교 지

킴이 선생님? 초등학교에 있는데 그런 선생님 

오셔서 얘기하는데...” (초등학교에 있는 지킴

이가 경찰인가요?) “경찰청에서 보내준 초등학

교에 담당 경찰? 중학교도 있으면은 편하게 말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와서 막 사이버 그건 거

에 대해서 막 얘기해주시고...” (어떤 걸 얘기해 

주나요?) “학교에 어떤 그 살짝 그 강당같은 데

가 있어요. 의자 있고 막 앞에 선생님 있어서 

얘기하는 곳, 거기서 그 6학년 학생들 전부 다 앉

아가지고 그 얘기만 엄청 들어가지고...”(남 2)

3) 교사 개입과 심리상담 강화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사나 상담교사의 개입이 필요함을 인

식하고 있다. 이는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이 그룹 

대화방에서 사이버 괴롭힘을 목격했을 때 담임교

사를 대화방에 초대한 이유가 자신들이 해결하기 

힘들고 교사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

는 보고와 일치한다(Seo 2020). 또한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작한 솔리언 또래상담 프

로그램과 같은 심리상담이 사이버 괴롭힘을 감소

하는 해결책의 하나로 제안되었다.

“선생님이나 상담실 선생님에게 알리는 것, 보

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여 1)

“그 일을 알고 있는 애가 소문을 퍼뜨리면요. 

선생님이든 아니면 상담실 선생님이든 누구든 

선생님 귀 안에 들어가요. 그니까 그래서 선생

님들이 당사자들 다 불러서 해결해주면 되는

데...”(여 2)

“또래상담 솔리언,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나?” 

(여 6)

하지만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에 선생님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 다. 이것은 오프라

인 괴롭힘에 대한 교사의 대처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한 연구들과 일관된다(Rigby & 

Bagshaw 2003).  

“선생님은 별 도움 안돼요. 선생님은 좋게 좋게 

해결하려고 하니까”(여 3)

“선생님은 학폭위가는 걸 귀찮아하고 싫어해가

지고... 서류도 제출해야되고 같이 또 직접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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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고 그러니까”(여 6)

또한 청소년들이 사이버 괴롭힘을 성인에게 알

리는 대응은 보복의 두려움 같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어려움도 확인되었다(“근데 보통은 어른들한

테 말하고 싶어도 하면 일 커질까봐 말 못하고... 

또 당할 수 있으니까...”-남 6). 즉 성인에게 괴롭

힘을 알리는 대처는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는 부담

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므로, Lee et al.(2014)의 실

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경찰이나 성인에게 알리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학교 이상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또래

에게 괴롭힘을 더 많이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nglander 2011). 이는 발달특성상 청소년들은 

또래와 소통하는 게 더욱 적응적일 수 있기 때문

이다. 다만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에 

교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더라도 교사

의 도움을 기대하기 때문에 교사에게 알렸을 때 

학교에서 적절한 대처와 관련한 규정이나 보상체

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주변인의 개입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에 주변인이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을 언급하 다. 먼저 

주변인은 사이버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을 

때 경찰 혹은 교사에게 알리거나 괴롭힘을 말리는 

등의 중재자로 행동할 수 있다. 

“주변인은 일단 알려야죠. 누구에게나” (누구에

게 알리는 게 좋을까요?) “제가 원하는 건 경찰

인데 최대한 선생님한테는 알려야겠죠”(여 3)

“그만해라. (주변인이) 말리는 게 가장 좋죠”(여 6) 

“무조건 말려야... 사이버상이면은 서로 게임 나

간 다음에 자기 개인으로 걔한테 뭐가 서운해서 

그랬냐 하고 그런 다음에 서로 화해시키기도 하

고... 한명 한명한테 가서 물어보고”(남 2)

청소년들은 여러 명의 주변인이 괴롭힘을 중재

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동을 중단시

키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집단의 압

력이나 분위기가 주변인의 행동에 향을 미치게 

된다는 Seo(202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많은 주변인들끼리 하지 말라고 하는게 더 나

아요”(여 3)

“한명이서 너 그만해라 하면, 니가 먼데? 여러 

명이서 그러면 가해자도 말 못하죠”(여 6)

“그냥 그 주변인이 피해자 입장을 많이 들어주

고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가해자가 피해자

를 동조하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좀 불안해가지

고 먼저 사과하고 그럴수도 있으니까”(여 1)

또한 청소년들은 주변인이 괴롭힘의 전조행동

(gateway behaviors), 즉 괴롭힘으로 이끄는 징

조를 나타내는 관문 역할의 행동(Englander 2020)

에 반응하여 초기에 제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고 본다. 다음 여 2의 진술은 주변인이 전조행동

을 감지하고 사이버 괴롭힘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기에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통 시작되는 경로가요. 제가 겪은 걸로 봤을 

때는 처음 애들끼리 모여서 그냥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걔가 어떻다 어떻다 얘기가 나오면서 얘 완전 

그거네 하면서 걔네가 얘한테 피해를 봤으니까 

우리도 걔한테 뭐라 좀 해야되는 것 아니야? 이

렇게 되면 그렇게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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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긴 하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처음 생긴 채팅

방에 주변인이 있었으면 그런 상황에서 말리거

나 초기에 싹을 없앨수도 있는데... 다수가 가해

자인데 어떤 한사람이라도 이건 잘못된거다 생

각하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피해자가 피해를 받는 상황을 애초에 

없앨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이 일어

났을 때 피해자한테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왔으

니까 너도 조심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줄 

수도 있어요”(여 2) 

한편 사이버 괴롭힘은 주변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해결할 문제로 보는 청

소년들도 있었다. 이는 주변인이 대화방에서 침묵

하는 이유가 도와줄 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과 일

관되며(Seo 2020), 주변인이 자신을 사이버 괴롭

힘의 해결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변인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해결해야 할 문

제니까...”(여 7)

“반에 있는 애들끼리는 절대 해결을 못하는 것 

같아요. 주변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낫

다는...”(여 2)

 

5) 피해자의 대응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을 위해 피해

자가 대화방을 나가거나 가해자에게 괴롭힘을 그

만하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함을 언급하 다. 

“일단 채팅방에서 나가야죠. 피해자도 용기를 

내야죠. 그만해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

데 너네한테 그렇게 까여야 되니?”(여 3)

“피해자도 세게 나가면... 피해자도 어찌보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괴롭히면은 가해자, 피해

자가 되는 건데, 여기서 세게 나가면 서로 싸운

거 잖아요. 일을 키우지 않게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도 이런 이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해자도 처음부터 얘를 무조

건 괴롭혀야겠다 이러고 들어온 게 아닌 이상

은 그래도 좀 얘도 세게 나오니까 가해자도 벗

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해결을 하려

고 하는 것...”(여 2)

또한 청소년들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고 후 가해자

에 대한 조치가 약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보복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힘의 불균형이 작용하는 괴롭

힘의 특성(Olweus 1993; Shin 2014; Seo 2020)

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피해자에게 적극적

으로 대응하기를 요구하는 방안은 피해자의 안전

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 같다.

“신고하는 것도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될 것 같

아요”(여 2)

“신고를 하는데 만약에 조치가 제대로 안되면은 

뭐 서면사과 그런 거 나오면은 오히려 피해자한

테 가해자가 더 괴롭힐수가 있어서...”(여 7)

6) 학교 및 스마트폰 없애기

청소년들은 학교나 스마트폰이 없어지면 사이

버 괴롭힘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

다. 이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 매체가 없

어져 버리면 좋겠다는 반응을 도출한 연구결과

(Lee et al. 2014)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사

이버 괴롭힘 감소를 위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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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가 어려움을 반 하고 있다. 

“학교를 없애요. 홈스쿨링. 홈스쿨링에서는 싸

울 필요가 없네~”(여 3) 

“우와~”(다같이) 

“홈스쿨에서는 사이버 괴롭힘이 없을 것 같아

요?”(연구자)

“네. 집에서 친한 애들끼리만 1 대 1 만나면 되

니까. 집에서는 친한 애들끼리만 전화해서 만

나자 하면 친한 애들끼리만 놀면 되니까. 특정

한 사람들만 만나면 되니까... 차라리 핸드폰을 

없애든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가족들 직접 

만날 수 밖에 없었어요. 난 너무 좋겠다.”(여 3)

Ⅳ.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중학교 1학년 남, 녀 청소년을 대상

으로 FGI를 실시하여 사이버 괴롭힘에서 주변인

의 행동에 대해 가해자, 피해자 및 다른 주변인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탐색하고 청소년의 관점에

서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 다. 주

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괴

롭힘 상황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주변인이 나타

내는 행동, 즉 가해 동조행동, 방관행동, 방어행동

에 대한 인식을 진술하 다. 주변인의 행동에 대

한 인식이 3가지 범주로 구분되는 것은 사이버 주

변인의 역할을 가해 동조자, 방관자, 방어자로 분

류한 선행 연구들과 일관된다(Baker 2014; Quirk 

& Campbell 2015; Song 2016; Heo 2019). 청

소년들은 피해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주변인의 가

해 동조행동 때문에 억울함, 심리적 충격 등을 경

험하고, 방관행동으로 인해 서러움, 서운함, 섭섭

함과 같은 정서적 상처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

다. 이는 사이버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의 기

원은 가해자뿐 아니라 주변인으로부터 올 수 있음

을 말해주며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은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을 포함하는 사회생태적 관점에서 이해할 근거가 

된다(Jones 2014). 청소년들은 주변인의  가해 

동조행동과 방관행동을 통해 가해자가 괴롭힘을 

지속할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가해자를 말리면서 

피해자를 지지하는 주변인의 행동을 통해 가해자

는 괴롭힘을 중단할 수 있다고 인식하 다. 이는 

주변인의 행동이 사이버 괴롭힘을 강화하기도 하

지만 제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FGI를 통해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이

버 괴롭힘의 해결 방안은 대화방 및 가해자 신고

와 감시, 법적 조치와 예방 교육, 교사 개입과 심

리상담 강화, 주변인의 개입, 피해자의 대응, 학교 

및 스마트폰 없애기 등 6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즉 사이버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과 지역사회의 노력, 그리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청

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학

교 혹은 스마트폰이 없어져야 한다는 현실적이지 

못한 해결책과 함께 제안한 해결 방안의 한계점도 

지적하 다.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사이버 괴

롭힘 해결 방안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학교 

밖,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경찰청과 같은 외부기관의 

전문가를 통한 예방 교육이 시행될 필요성을 인식

하고 있으므로 사이버 예절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 등을 알려주는 내용의 교육

이 요구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이 범죄임

을 인식하고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잘못되었다

고 생각하는 등 사이버 윤리의식이 높은 청소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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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괴롭힘에 덜 가담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

(Lee et al. 2014)를 토대로 사이버 윤리의식 고

취를 위한 교육은 바람직한 행동을 내재화하여 사

이버 괴롭힘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첫 발걸음

이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들은 피해자가 주변인의 가

해 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으로 인해 경험할 정서적 

고통을 인식하 는데, 이러한 내용을 학교에서 도

덕 및 기술ㆍ가정 등의 교과에 반 하여 사이버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Chu 2014; 

Lee 2016). 즉 토론이나 역할극을 통해 가해 동

조자 및 방관자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면 가해자뿐 아니라 주변인의 행동

이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기

회가 될 것이다. 

또한 사이버 괴롭힘 해결을 위해 부모가 청소

년의 사이버 매체 사용에 대한 관심과 일상생활을 

감독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시키는 부모교육이 

유용하다고 본다.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사이버 괴

롭힘을 알리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고된 반면(Lee 

et al. 2014), 본 연구에서 부모님의 스마트폰을 

통한 감시를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

다. 사이버 괴롭힘은 오프라인 괴롭힘과 달리 청

소년들이 하교 후 가정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

여 괴롭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청소

년 자녀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나 사

용 습관을 인지하고 바람직한 사이버 매체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부모는 

평소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또래관계를 감독함으

로써 사이버 괴롭힘에 연루되고 있는지 알 수 있

고, 그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사이버 괴롭힘에 관한 학교 차원의 정책

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을 

목격했을 때 교사에게 알리는 이유가 교사가 도와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었다(Seo 2020). 하

지만 실제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나 목격한 

주변인들이 교사에게 알리는 경우가 드물고(Lee 

et al. 2014), 본 연구에서도 사이버 괴롭힘의 해

결에 교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도

움이 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나타났다. 이는 교사

의 실천적 대처를 높이기 위한 학교의 정책이 요

구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사이버 괴롭힘이 신

고되었을 때 자체적으로 대처하는 매뉴얼이 만들

어지거나 사이버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교사 교육과 적극적인 대처에 대한 보상체계가 고

안될 수 있겠다. 또 학교는 사이버 괴롭힘 신고자

에 대한 익명 보장 및 신고 후 즉각 처리할 수 있

는 기관(인권센터 등)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청

소년폭력예방재단이나 경찰서 내 청소년과 등과 

긴 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학교 정

책은 청소년들이 학교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고 믿고 사이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는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Gini 

et al.(2008)은 성인들이 오프라인 괴롭힘을 보고

도 중립적인 행동을 하게 될 때 학생들은 성인들

이 괴롭힘에 대해 암묵적인 승인, 심지어는 괴롭

힘을 찬성하는 것으로 인식함을 밝힌 바 있다. 사

이버 괴롭힘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괴롭힘과 마찬

가지로 피해자나 주변인이 교사나 학교 관계자에

게 알렸는데 무관심하거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청소년들은 교사나 학교가 사이버 괴롭힘을 암묵

적으로 승인한다고 간주하게 될 것이며 청소년들 

역시 방관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 덧붙여 말하면 

청소년이 사이버 괴롭힘을 성인에게 알렸을 때 자

신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등의 반응이 있을 때 알리는 행위가 반

복된다고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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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변인의 개입을 장려하는 교육 및 제도

적 장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사

이버 괴롭힘의 해결 방안으로 주변인의 개입을 다

양한 측면에서 제시하 다. 즉 청소년은 주변인이 

사이버 괴롭힘을 목격했을 때 교사나 경찰에게 알

리거나 여러 명이 말리면 사이버 괴롭힘이 중단될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청소년들은 주변인이 사

이버 괴롭힘의 전조행동을 알아차려 초기 대응함

으로써 괴롭힘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인식하 다. 이처럼 주변인은 괴롭힘을 유지시킬 

수도, 약화시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사이버 괴롭

힘의 해결에서 주변인이 갖고 있는 향력에 비해 

주변인이 자신을 사이버 괴롭힘의 해결 주체로 보

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한 이유 중 하나는 

주변인이 사이버 괴롭힘 해결을 위해 교사를 비롯

하여 성인에게 알리거나 괴롭힘을 말리는 직접적

인 중재가 자신이 피해자를 이어 괴롭힘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Crothers et al. 

2005). 하지만 이것은 사이버 괴롭힘의 예방교육

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임을 알아

차릴 필요가 있다. 즉 주변인들이 사이버 괴롭힘

을 성인에게 알리거나 괴롭힘을 말림으로써 가해

자로부터 보복당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다하더

라도 이러한 행위는 바람직한 행동이며 괴롭힘을 

감소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임

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이버 괴롭힘 해결에 주변인의 개입

이 중요하다는 인식에만 그칠게 아니라 교사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차

원에서 안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 괴롭힘에서 피해자가 주변인

의 가해 동조행동 및 방관행동으로 심리적 상처를 

받게 되며 주변인의 행동이 사이버 괴롭힘을 지속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을 인식함으로써 청소년 스

스로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

다. 또한 사이버 괴롭힘 감소를 위해 가해자와 피

해자뿐 아니라 이들 주변에서 괴롭힘을 목격한 주

변인의 개입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교사를 비롯한 성인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을 직접 

인터뷰하여 사이버 괴롭힘 해결 방안을 도출함으

로써 사이버 괴롭힘의 효율적인 대책 마련의 기초

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FGI를 위한 남학생 집단은 같은 학급 친구들로 

구성함으로써 익명성을 저하시키고 집단 형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또 본 연구

는 청소년의 관점에서 도출된 사이버 괴롭힘의 해

결책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

는데, 실제 이러한 방안이 실천되었을 때 사이버 

괴롭힘을 줄이거나 멈출 수 있는지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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