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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미숙한 자아가 성숙한 자아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

동에게는 부모․형제 등 가족간의 긴 한 인간 계에 의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간 계 속에서 아동은 그의 

인 계의 기술을 터득해 가면서 성장한다. 이 시기에 잘못 

형성된 인 계에 의한 자아개념은 자신에 한 존재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정 인 행동경향을 야기할 수도 있다

(Lambert, 1999).

시설아동의 이러한 특성과 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발표되

는 연구들은 주로 시설보호 아동의 성격  특성에 한 연구

(유미숙, 1980; 이성한, 1982; 장병함, 1982; 신 덕, 

1986; 이정희, 1988; 고동좌, 1992; 신은주, 1995)가 

부분으로서, 이 선행 연구들은 시설아동의 성격에 하여 주

로 부정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근래에 일반아동과 시설아

동의 정신건강을 비교하는 본격 인 연구가 발표되어(유미애, 

1999) 이들의 정신건강을 비교하는 데에 매우 요한 시사

을 주고 있으나, 그러한 차이를 불러일으킨 원인  혹은 환

경  요인이 되는 시설아동의 삶 그 자체에 한 질  연구

는 고동좌(1992)의 부분 인 연구를 제외하면 아직도 매우 

드문 실태이다.

종래의 시설기능은 쟁이나 기아로 인한 아동에 하여 

가족기능을 체하는 단순한 생활보호의 역할을 수행하 으

나, 근래에는 부모의 이혼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입소가 증가

하고 있어서 차 치료, 회복, 재활 등 문  서비스 기능 

심으로 시설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김용택, 1992). 시설

의 기능이 이와같이 변함에 따라 문  자격을 갖춘 간호사

의 간호 재 역할변화의 필요성도 더욱 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단순히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는 시설아

동의 성장발달에 따른 건강 간호에 많은 한계를 노출할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인  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부

모로부터 받았어야 할 정서 , 심리  삶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 거나 혹은 그 부모로부터 부정  삶을 체험한 아동들

의 경험을 알아 으로써, 시설아동에 한 한 문제해결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요한 과정이라고 하겠다. 한 

아동의 문제 행동과 정서장애의 상태가 방치되거나 한 

교정 , 치료  개입 시기를 놓쳐서 문제가 악화되거나 다

른 부 응의 문제를 래하지 않도록 한 시기에 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 입각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의 삶의 체험을 객 이고 가치 립 인 

보다는 아동 개개인의 입장에서 살펴 으로써 그들의 생

생한 체험을 밝  보고자 한다. 이 생생한 체험은 아동이 일

이고 강요 인 자활 로그램으로부터 스스로 흥미를 갖

고 극 , 자발 으로 참여하게 되는 로그램으로 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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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게 되는 데에 매우 의미 있는 기반을 조성해  것으로 본다.

2. 연구 목

본 연구는 상학  연구를 통하여 아동수용시설에 있는 

아동의 일상  삶의 체험과 련한 생생한 경험을 근원 으

로 규명하여 그 의미를 체계 으로 확인함으로써, 시설아동이 

새로운 상황에 응하거나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로그램 개발에 보다 깊이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해 시도되었다.

이러한 목 에 따라 본 연구는 아동시설에서 보호받고 있

는 아동의 삶의 체험을 상학 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러

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간호 재의 이론구축에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아동의 삶의 의미를 확인한다.

2) 시설아동의 삶의 의미에 하여 그 구조를 기술한다.

3) 시설아동의 삶의 의미 심의 간호 재 방안을 모색한다.

Ⅱ. 문헌 고찰

1. 가족과 아동

가족은 인간이 태어나 최 로 하게 되는 1차  집단으

로서, 최 의 양육과 보호가 이루어지는 사회  환경을 제공

하는 가정의 일원이다. 간호이론에서는 가족에 하여 Orem

은 개인의 요한 환경으로, Rogers는 개인의 총체 인 측면

을 제시하는 인간 에 지의 장(場)으로, Roy는 응체계와 

하부체계로, King은 사화구조와 깊이 연결된 인 계의 조

직으로 보고 있다(조결자 외, 1998).

가족 내에서도 아동의 역할에 하여 가장 요한 사람은 

부모이며, 인간은 부모-자녀 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일생의 가장 요한 지 , 정서  태도를 갖추게 된다(유은

진, 1987; 김진수, 1990; 배숙진, 1998). 즉, 아동의 많은 

행동은 그가 어떻게 키워졌느냐 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의 결

과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의 양육태도가 아버지의 양육태도보다 더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osanthal, 1999). 이와 같이 부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요한 요인

이 되기 때문에, 아동 시 을 부모에 의한 직  양육의 기회

를 상실하거나 혹은 부모로부터 매우 부정 인 체험을 경험

한 후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에게 있어 삶의 체험은 결코 가

볍게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Lambert의 부모․교사․ 래집단․아동들간의 계에 

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아동 계’는 아동의 퇴행  태도

(withdrawn behavior), 공격  태도(aggressive behavior), 

고독감(loneliness) 등과 매우 유의하게 련되어 있고, 이

와 같은 계를 ‘교사․ 래집단-아동 계’가 조 하는 기능

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사-아동 

계’는 ‘부모-아동 계’가 소원한 아동의 재의 외연  태도

(present externalizing behavior)를 보호․방어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한 ‘ 래-아동 계’가 그러한 외

연  태도에 하여 보호․방어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반면에 래와의 부정  계는 특히 ‘부모-아동 계’가 소원

하거나  계에 있는 아동의 외연  행 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ambert, 1999).

뿐만 아니라 Rose는 아동의 삶의 목표는 첫째 좋은 친구

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 둘째 실제 생활에

서의 좋은 친구와의 우정의 질(the quality of their 

real-life best friendship)이 매우 요하고 의미있게 연

되어 있다고 하 다(Rose, 1999). 나아가서 Pierces는 어

린 시 의 생물학 인 아버지의 역할과 가족의 해체가 청소

년기의 외연  태도(concurrent externalizing behavior)

에 매우 하게 련되어 있으며, 그 어린 시 의 지지와 

해체 경험이 청소년기의 외연  행동을 견할 수 있게 해 

다고 지 하고 있다(Pierce, 1999)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 비추어 볼 때, 부모에 의한 역할교

육보다는 래집단이나 시설내 형과 언니들에 의한 역할교육

이 주종을 이루는 시설아동들에게 있어서 정상 으로 경험할 

수 없는 가족의 의미는 매우 실하고도 요한 것이며, 한 

가족이 없이 지내온 시설에서의 그 동안의 체험은 시설을 퇴

소해야하는 18세 이후의 태도를 견하는데 있어 매우 요

한 상학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시설아동의 삶의 특성

1) 시설아동의 황

재 아동복지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1961년에 아동복리

법으로 제정되고 1981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2000. 

1.12에 면개정됨으로써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아동

권리에 한 국제 약”을 최 한 반 하고자 노력하 다는 

이다. 즉, 무차별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권리의 원칙이 강조되었다.

재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의 황을 <표 

1>을 통해 보면, 1980년 이래로 1996년까지 반 으로 감

소 추세에 있었으나 IMF가 시작되던 1997년과 가정해체  

아동유기 등으로 이어진 1998년  1999년 사이에 아시



동서간호학연구지 제6권 제1호, 2001

- 25 -

<표 1>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황(명)

시설종류\연도
1980 1990 1996 1997 1998 1999

종 재

아 아동양육 2,477 2,388 1,575 1,589 1,856 2,017 

육아 아동양육 20,908 20,147 14,342 13,873 14,397 14,408 

아동일시 아동일시 - - 609 638  520 425 

교호 아동보호치료 - - 462 393  509 436 

아동직업보도 아동직업훈련 1,246 444 250 245 152 180 

자립지원 자립지원 48,351 471 196 198 214  214 

아동복지시설 78,982 23,450 17,434 16,936 17,648 17,680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0.

기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조  부칙 제4조(2000.7.27)

1) 종 의 규정에 의하면, 아시설은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하는 3세 미만의 아동 수용시설이었다.

2) 종 의 규정에 의하면, 육아시설은 3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한 수용시설이었다.

3) 수용된 아동들은 수용시설을 “우리 집”이라고 부른다.

설 267명, 육아시설에 524명의 아동이 오히려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즉, 1999년에 육아시설의 아동이 년도에 비하

여 55명 감소하 으나 3세 미만의 아동을 수용하던 아시

설의 아동이 161명 증가함으로써, 이들 아시설1)과 육아시

설2)을 통합한 행 법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그 외에도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아동은 성별로는 남아가 여아보다 많고, 연령 별로는 

등학생-유치원생-고등학생- 학생-기타- 학생 순으로 

연령 아동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나, 어릴 때부터 가정생활

의 박탈로 인한 문제 이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한국복지연

구원, 2000).

2) 시설아동의 삶의 일반  특성

우리 나라의 아동양육시설3)에 수용된 아동들의 하루 일과

는 비록 개별 시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동소이하게 유사하다. 평일 기 으로 아침 6시에 기상하여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아침 식사와 청소를 마치고 등교하

며, ․고등학생의 경우 4시 30분 혹은 5시경에 귀가하여 

5시 30분부터 6시까지 녁식사를 하고 나면 그 이후 시간

은 TV시청, 축구나 농구 혹은 어울려 노는 것으로 하루를 

마친다. 시설에 따라 아침식사 직 이나 녁식사 직후에 간

단히 배를 드리는데, 그 외에는 공부시간과 같은 계획된 일

과가 없다. 수용아동들은 가정 집 아동들과는 달리 부여된 학

교 숙제 외에는 시설내에서 학습지나 문제집을 공부하지 않

으며, 공부에 한 부모로부터의 요구가 거의 없으므로 배

나 청소와 같은 일과 외에는 거의 부분의 시간을 어울려 

노는 것으로 하루를 보낸다. 그러므로 원장이나 사회복지사로

부터 직  교육받는 단체생활에서의 과 인사법 등을 제

외하고는 거의 부분의 일상 인 생활습 이나 행동양식을 

시설내의 형과 언니들로부터 수받게 된다. 즉, 가정 집 아

동들의 경우 부모가 역할교육에 지 한 향을 미치는 것과

는 달리 시설아동은 거의 부분을 동일 시설내 선배 아동들

로부터 역할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게 제한된 역할교육을 받은 시설아동의 태도나 정신건

강 등에 하여 일반가정 아동과 비교 연구한 선행연구를 보

면, 시설아동에 한 부정 인 견해로서 첫째 정신건강 상태

에 있어 시설아동이 더 공격 이고 반사회 이라고 하는 보

고(Wolf 외, 1995)가 있고, 둘째 지 활동․정서  안정

감․사회 응력에서 시설아동이 뒤떨어진다는 보고(노태화, 

1974; 이 희, 1975; 유미숙, 1980)가 있으며, 셋째 시설

보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나쁜 

향을 미친다는 견해(Bowlby, 1980; Belsky, 1994; 

Rutter, 1995)가 있다.

반면에 정 인 견해로서, 첫째 시설보호 그 자체의 효과

에 하여 아동의 입소연령이나 재원기간이 유의한 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견해(최일경, 1996; 유미애, 1999)도 있

고, 둘째 오히려 일반 아동이 더 문제가 많다는 보고(최일경, 

1996)나 혹은 시설아동이 문제가 더 많기는 하되 일반아동

과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보고(유미애, 

1999)도 있으며, 셋째 가족이나 친척과의  여부가 시설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에 하여는 차이가 없다는 

보고(최일경, 1996)가 있으며, 넷째 시설보호 자체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보고(유미애, 

1999)도 있다.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어느 

한 견해만이 일방 으로 옳은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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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선행연구들이 이 게 상이한 결과를 낸 것은 표본추

출 방법과 연구방법이 서로 상이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생

각되며, 그 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객 화된 사실에 한 

계량  연구에 못지 않게 그 심층에 있는 아동의 삶의 체험

을 생생하게 상학 으로 연구할 필요가 실하다고 본다. 

Ⅲ.  연구 방법  연구 설계

1. 연구방법에 한 정당화

경험에 참여하는 인간이 갖는 의미를 서술하고 간호에 내

재하는 과학성과 인본주의간의 상호의존성을 포착(Parse et 

al., 1985)하기 한 질  연구방법으로서의 상학  근

은 간호와 같은 인본주의  학문의 가치와 믿음에 일치되며

(Beck, 1994), 간호실무에 있어서 아동에 한 심의 특성

을 묘사하는 개념을 연구하는데 합할 것(Munhall, Oiler, 

1986; Omery, 1983)이라고 알려져 있다. 특히, 간호학에

서 상학  연구는 인간의 본질, 환경의 본질  인간과 환

경간의 사회  작용에 한 심을 고조시키므로(Cavanagh, 

1999: 75-96), 아동양육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삶의 본질을 

악하기 해서는 살아온 생생한 체험(lived experience)

에 한 통합  근이 가능하게 하고 건강문제와 건강증진

에 한 깊이 있는 이해와 확인을 통해 미래연구의 방향제시

를 가능하게 하는 상학  연구방법이 하다고 사료된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주 역시에 소재하는 3개의 

아동양육시설에 수용된 고등학교 2～3 학년의 여자 아동 5

명이다. 비연구(Pilot study)에서 등학교 5학년 1명, 

학교 2학년 1명, 학교 3학년 1명, 고등학교 2학년 1명

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는데, 이들과의 면담 결과 비교  

고등학교 2학년 아동이 자기 의사표 에 가장 익숙했으며 유

년기와 청소년기의 체험을 고루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3. 연구자 훈련 과정

본 연구는 상학  근방법을 통하여 참여자의 생생한 

삶의 체험을 연구, 기술하기 한 것이므로 집 면 과 비형

식 인 개방형 질문이 사용되었다. 상학  연구방법의 훈련

을 하여 상학  방법을 이용한 기존의 질  간호연구  

비간호학 분야의 연구를 숙지하 고, 질  간호연구와 련된 

학회  학술 회에 참석하여 련 논문을 탐독하 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과 출신 교수와의 계속 인 담론을 통하여 

학문  성숙을 도모하 다. 특히, 비연구에서는 사회복지학

과 교수와의 담론이 이들 아동과의 라포(rapport) 형성에 유

익하게 작용하기도 하 다.

4. 연구기법  차

연구는 2001년 3월 부터 2001년 9월 말까지 참여자의 

진술이 포화에 이르기까지 시행되었다. 참여자와의 라포를 형

성하고 그들의 경험세계에 들어가기 해 약속한 날짜와 시

간의 정기 인 방문으로 면담을 시작하 다. 비연구를 통해 

볼 때, 시설 내에서나 시설과 가까운 곳에서의 면담은 자유스

런 분 기 조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 으

므로 면담 장소는 참여자의 취향에 따라 연구자의 집이나 공

원  연구실을 이용하 다.

집 면담을 하면서 비형식 인 개방형 질문을 통해 면담을 

진행하되 일상 인 화로 시작하여 직  질문보다는 “그래? 

그래서 어땠어? 그건 무슨 뜻이지?” 등 참여자의 경험을 이

끌어 내도록 하 다. 면담 기록은 참여자의 양해를 구하여 녹

음기를 사용하기도 하 으나, 차 참여자들이 자발 으로 일

기를 보여주거나 스스로 기록을 해주기도 하 다. 면담 내용 

 애매하거나 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하여는 다음 

면담시에 다시 질문함으로써 그 이  질문과의 일 성이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 다. 1회의 면담에 걸린 시간은 2～3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1명당 면담 횟수는 7～9회이었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Amadeo Giorgi(1985)가 제안한 상학  분

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구체 인 차는 다음과 같다.

1) 참여자의 진술을 기록에 옮긴 후 기술문에 하여 어

떤 비평이나 단을 하지 않고 여러번 반복하여 읽고 참여자

의 마음을 생각한다.

2) 애매한 기술에는 하여 다음 면담 기회에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그 정확한 의미를 확인 받는다.

3) 참여자가 사고를 시작하고 끝내는 진술의 단 를 심

으로 서로 다른 어휘이지만 유사한 의미의 단 를 규명한다.

4) 의미의 단 들로부터 참여자의 경험을 나타내는 요소

가 될 수 있는 주제를 규명한다.

5) 주제를 구체화하기 하여 참여자의 언어로 구 된 참

여자의 경험이 의미하는 심 의미를 연구자의 언어로 규명

한다.

6) 심 의미를 통합하여 각 참여자의 에서 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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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경험의 의미인 상황  기술을 구성한다.

7) 각각의 상황  기술문을 통합하여 체 참여자의 

에서 악된 생생한 경험의 의미인 일반  기술을 구성한다.

6. 연구진행 과정에 한 윤리  고려

본 연구를 한 연구 참여자의 선정에 있어서 시설의 최고 

책임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여 참여자와의 면담을 한 출

입  참여자의 외출을 승인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에게는 연

구목 을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 면담을 시작하 다. 면담 내

용에 하여 녹음을 하되 그것은 단순한 기록을 한 것이므

로 연구목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으며 참여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녹음 테이 를 되돌려  것임을 약속

하 다. 한 연구 후에는 기록  녹음테이 를 소각할 것을 

약속하 고, 본명이나 시설명과 같은 신상도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 으며 연구 도 에라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밝혔다.

Ⅳ. 연구 결과와 논의

1. 시설아동의 삶의 의미

1) 사례의 일반  특징

사례1: 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출생 직후 길거리에 버려져 있었는데 군가에 의해 아

일시보호소에 옮겨진 후, 3세 때 재 시설로 입소하 다. 

재 엄마 아버지가 구인지  모르며 주 에 친척이나 

가까이하는 사람도 없다.

등학교에 입학하기 까지도 엄마가 데리러 오겠지라는 

기 감에 살았다고 한다. 엄마가 없는 아이라는 말을 듣고 자

라면서 등학교 시 과 학교 시 에 학교에 가는 것이 싫

었고 ‘고아원에 사는 아이’라는 팻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컸

다고 한다.

고등학생이 된 지 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며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직하여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본인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

하면 본인은 지 의 처지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사례2: 정○○,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

7세 때 언니와 함께 재 시설에 입소하게 됨. 외할아버

지 에서 살고 있던 에 교회 목사님께서 외할아버지가 힘

드시다면서 재 시설을 소개해 주셨다고 한다. 시설에 가기 

싫어서 마루바닥 에 숨기도 했으나 외할아버지와 이모에게 

끌려가다시피 시설에 오게 되었다. 그러나 하도 많이 울자 이

모가 10일 밤만 자고 나면 데리러 온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시설에 살게 되었다.

재 엄마, 아버지 가족 친지들에 해서는  연락이 

안되고, 외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며 언니와 함께 

시설에 살고 있다.

사례3: 한○○,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태어나자마자 아일시보호소에 맡겨졌으며, 3세 때 재 

시설로 입소함. 엄마와 아버지는  모르며 친척도  없다.

아일시보호소에 들어올 때 아버지는 수배 이었다고 한

다. 그런 기억 때문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아버지가 

평범한 사람이기를 기 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는 이름도 모

르고 엄마에 한 정감도  없어서 기다려지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에 엄마가 찾아오면 왜 나를 시설로 보냈는지 아버

지랑 연락은 되시는지, 낙태시키지 않아서 고맙다고 해야 할

른지... 등 부모를 원망하면서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사례4: 안○○,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

인천에서 태어난 후 몇 개월 되지 않아 서울 외숙모집에서 

몇 달, 안산 외숙모 에서 몇 달 사는 생활을 하 다고 한다. 

아버지가 남동생을 어디서 데려온 후 엄마가 아버지 몰래 도

망을 갔다고 한다. 

그 후 시골로 내려와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할아버지 에 

살게 되었다. 어느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싸움이 벌어졌는데 

큰아버지, 삼 ,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마당으로 끌고가 밧

로 꽁꽁 묶어놓고 소나무 몽둥이로 때리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한다. 그 후에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타하

여 아버지는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몇 년 뒤 아버지가 동생

과 함께 재 살고 있는 시설에 입소시켰다.

재 ○○는 시설에서 동생과 함께 살고 있고, 방학 때는 

엄마 집에 가서 3일 정도씩 있다가 온다(시설에서 부모방문

에 해 1주일 이내로 한정하기 때문). 퇴소 후에 엄마와 살 

것을 생각하면 기쁘다고 한다.

사례5: 임○○,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

아버지의 매일 계속되는 구타로 인해 엄마는 ○○가 5세 

때 집을 나갔고 할머니, 아버지, 오빠와 함께 세민 아 트

에서 살았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면 할머니를 구타하고 ○

○에게 칼을 던지기도 하는 등 하루하루를 불안과 두려움 속

에 살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아 트 주민의 권유로 시설

에 입소하게되었다. 시설에서도 언니들에게 구타를 당하자 아



<표 2> 일반  구조  기술

심의미 주  제 원  자  료

시설 행에 
한 고통스

러운 마음

강압  환경에
한 고통스러움

․이모(보육사)랑 자주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다.
․그냥 이모 보면 화가 나요.
․ 고 칭찬 같은 거 잘 안 해줘요. 
․이모가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하면 애들 모두다 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고...
․아무튼 여기 생활은 강자가 약자를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여러 사람한테 미움 받죠...
․이모들 때문에 마음 아 하고 상처받는 애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매 맞는 것에
한 고통스러움

․우리방 식구들에게 언니(시설내)가 폭력을 쓸 때 그때 제일 나가고 싶었고 집에 들어가는게 무서웠어요.
․매 맞다가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억울해서 집을 나와서 막 울었어요
․옛날에는... 고3(시설내 언니들)되면 쳐다만 도 때렸어요.
․언제쯤 안 맞고 살까 하는 생각에...  항상 맞고 살았어요.
․정말 맞으면서  ‘내가 짐승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짐승처럼 맞았거든요, 설마 짐승이라도 

이 게 맨날 때릴까?
․맞는게 제일 힘들었어요. 하루 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자신의 처지
에 한
거부감

기다림

․유치원 때랑 등학교 때랑은 지  살던 곳이 기숙사인  알았다.
․내가 학교에 갈 때까지는 찾아오겠지 했지만, 국민학교 입학하기 까지는 어쩌면 엄마가 데리

러 오겠지 하면서
․이모가 10밤 자고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 믿고 있었죠.
․뒤늦게 깨닫고 집에 간다고 하면서 울었죠. 그리고 ○○(시설)를 나와서 무작정 걸었어요.

자신에 한 포기

․나는 더욱 살기가 싫었다.
․이 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죽고 싶은 생각도 해보고, 가출하고 싶은 생각도 해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건만, 결국 나는 내 자신을 버리고 나의 모습을 버렸죠. 담배까지 피우

고, 술도 보다 많이 마셨죠.
․술 마시자, 술 마시면 속에 있는 말이 다 나오니까... 서로 쌓인 게 있으면 풀자는 식으로...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다. 도망쳐 나가고 싶었고.

수치심

․시설에 사는 나를 숨기기에 바쁘고... 
․애들이 시설에 사는 것 알면 어쩌나 해서 얼마나 마음 졸랐는지...
․우리 집의 다른 애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다른 학교를 지원했죠.
․결혼할 때 제일 힘든 문제가 부모님에 한 것이래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는 어느새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나 에는 

아이들이 알면은 얼마나 실망을 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힘이 들어요.

굶주림에 한
슬픔

․배고  때 물 마시면서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이 게 여기서 안 살았을텐데...
․김치를 퍼다 먹을 때 일하는 아 마가 알면서도 감아줘서...
․난 어서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꾸미고 싶고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
․명  되면요, 부모님 없는 애들은 남아서 보물찾기(먹을 것) 했어요.
․(보물찾아 먹을 것이 나왔을때)우리한테는 완 히 복이잖아요. 
․어릴 때는 먹는 것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출생에 한
의구심

․ 는 보고 싶어하는데 (엄마, 아빠를)원망은 하지 않아요.
․떨어져 있는 동안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며 살았는지, 한번이라도 보고싶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사는지 궁 하지 않았는지, 그런 거는 물어보고 싶어요.
․ 랑 언니랑 친 자매 맞는지, 에 한 이야기를 다 듣고 싶어요
․내 자신도 왜 나를 기억하지 못했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잘못된 편견
에 한
억울한 마음

편견

․다른 아이들과 같은 으로 줬으면 한다.
․‘시설에서 살아서 뭐 불 하다’ 하는 그런 시선들 정말 싫다.
․우리를 동정하는 사람들 우리도 다른 애들과 틀린 것 없는데
․내가 다른게 있다면 어렸을 때 가족하고 떨어져서 산 거 뿐인데...

버지의 악몽이 되살아나 죽고 싶었다고 한다.

재 아버지와는  연락도 안 하고 있으며, 오빠는 가

끔 만나는 정도다. 엄마는 서울에서 식당 일을 하며 혼자 사

는데 화로 가끔 연락을 하고 있고, 방학 때는 3일 정도 엄

마와 지낸다.

2) 의미의 분석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을 심으로 확인한 시설아동의 

삶의 의미는 시설 행에 한 고통스러운 마음, 자신의 처지

에 한 거부감, 잘못된 편견에 한 억울한 마음, 벗어나고 

싶은 마음, 불확실한 미래에 한 두려움, 자기 연민, 미래에 

한 도 으로 나타났다. 이 삶의 의미를 일반  구조  기술

로 확인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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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편견
에 한
억울한 마음

무시 당함

․의견이 있어도 무시 당할거 뻔하니까, 말 안하는게 오히려 더 속이 편하다는 생각이 든다.
․꼭 우리들을 지 분하고 더러운 애들 취 을 하는거 같아서..
․여 히 시설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었다.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시설 아이들은 도둑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설에 산다면 이상하게 보고 거의 도둑으로 보니까 학교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믿어주지도 않을거 같아서 말하기가 두려웠다.

속내를 숨김

․언젠가 집에 오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곤 했다.
․학교에서는 말이 없다.
․집에서조차 그러면 내 자신이 라해질 것 같아서... 집에서 나가 내 자신이 이 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벗어나고
싶은 마음

잊고 싶음

․언니에게 맞은 일과 할아버지와 가족들에 한 이별 이런 것을 잊고 싶어요
․친구들 에 제게 말해도 될만한 친구들에게는 털어 놓으려구요
․힘이 들 때는 춤을 추면서 잊어버려요.
․화가 나거나 스트 스 받을 에 춤을 줘요

친구와 어울림

․ 래끼리 있으니 내 맘이 편하고 애들도 들어  상 도 많고
․친구들하고 노는게 제일 좋은거 같애요.
․그냥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이야기하고...
․친구 만나면 카페나 노래방 호 집...

자신을 드러냄

․시설에 산다는 것 그게 나에게 힘들게 하는 부분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거 같아요.
․언니가 시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못하게 되었어요.
․자기네도 (부모 돌아가시면)어차피 다 고아될건디...
․그래가지고 형편이 다 거기서 거기니깐 뭐 별로 그런 말 안해요.  혼자 그런 것도 아니고 교

생 에 5명이나 되니깐...

믿지 못함
․사람이란 역시 간사하고 믿을만한 존재가 못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에게서 신뢰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걔를 못 믿겠어요.

아쉬움
․먼  다가가기 힘든데 먼  다가와 주시면 꼭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거 같고 편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이 게 힘들 때 내 에 군가 있다는거 그게 좋아요.
․어떤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일에 화도 내고 충고도 주고 그래야 하는데...

체념
․그냥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까지는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도 체 내가 무슨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살기 싫어요. 무 화가 나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

․매일 스트 스 속에 살아가고 매일 기 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 이런게 싫다
․이곳 시설이 싫어서 나갔는데....며칠 밖에서 생활하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한 
두려움

치를 
․엄마(원장)의 기 에 못 미치면 힐까
․ 힌 애들은 그래서 얌 히 살자라는 좌우명을 갖고 있어요
․지 은 집(시설)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다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자면서도 알아 맞출 정도이다

왕따에 한
두려움

․왕따가 되기 싫고 친구들이 내 곁은 떠나갈까 서요
․소문이 나면 내가 친구가 하나도 없잖아요.
․왕따 당하면 어쩌나...
․친구들이 안 놀아 주면 어쩌나 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
․사람 계가 이 게 힘든 것 인  정말 몰랐다.

취업에 한 염려

․취업을 하려고 면 을 가면 자기 소개서에 성장과정을 써야되고 많이 물어보는데... 흠(한숨)
․막상 면 결과가 나오면 다 떨어지는 것
․나랑 같이 가는 애는 나보다 말도 못하고, 자격증도 은데 내가 떨어지면 진짜 어이없이 떨어지

는 것 같고
․나를 못 믿고 아직도 사회가 우릴 거부하는지
․그래서 혼자서 방바닥을 주먹으로 치면서... 애들한테 내 울음소리가 들릴까  이불을 입에 꽉 물

고... 무 무 마음 아팠다. 성인이 되면 구한테 가야하나...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제 난 어떡해야 되나...

․앞으로의 내 미래.... 내가 어떻게 될지 정말... 내 앞으로가 많이 걱정된다.
․나가면 어떻게 집을 사나...  생활비는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
․앞으로 닥칠 멀고도 험난한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 지치고 힘들 때 가 내 에 있을까? 

그 때 나 혼자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들인거 같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 아 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건강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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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연민

소외감
․소외당할 때 그럴 때 진짜 서럽고, 다시는 이런 일 안 당해야지 하는 생각
․이모가 아이들에게 나랑 놀지 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때릴 때, 선생님이 차별하실 때, 시설에 산

다고 같이 안 놀아  때 소외감 느끼죠.

원망스러움

․  부모님들을 원망했어요. 왜 날 버리고 갔어요 하면서.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이 게 힘들어하지도, 마음 아 하지는 않을텐데... 부모가 원망스러웠다.
․나도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지  여기에 이 게 안 살고 있을텐데 하면서... 이런 ○○이(시설내 친

동생)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마음이 아 다. 가슴이 막 답답하고 한숨만 푹푹 나오고...

외로움

․그때 난 혼자구나, 방황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방에 있는 애들이 고 싫었다. 여길 나가고 싶다.
․“  엄마가 없으니 따로 놀아라”라는 말을 들어 세상에서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 혼자 가고...
․엄마없는 아이, 고아원에 사는 아이라는 팻말이 나를 늘 따라 다녔으니깐. 팻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 

많이 받고 살았지요.

서 픔
․불 끄고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그때부터  어두운걸 싫어하게 죠.
․불 끄고 있으면 식은 땀 흘리고 무섭고, 경직된 자세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가족에 한
그리움

․우리 자매 둘만 남기고 할아버지마  데리고 가시니 무나 화가 났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한없이 
울기만 했다.

․옥상에 올라가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순간 할아버지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한없이 울었다.
․어렸을 에 우리 집(시설)에서 맞을 때, 첨엔 아퍼서 울었지만 나 엔 엄마 생각이 나서 울었죠
․명  때 세뱃돈  때,  그 뭐지... 졸업식 같은거, 그럴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 맞을 때, 용돈이 부족할 때 부모가 보고 싶다.

자신의 삶에
한 슬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왜? 내가 이런 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하라면 이거하고 거 하라면 거하고.. 나도 인간인데...
․정말 한심하다. 나라는 존재는 없는거 같다.

소망
․이곳에 와서 매일 하늘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린 마음에 하늘에 있는 그 사람과 약속을 하고 하늘을 향해 다짐을 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잘 

견디어 낼 거라고.

자기 존재를
알리기 한
몸부림

․튀고 싶었거든요. 그게 나의 방어가 되었으니깐요.
․거기 있는 애들 앞에서 늘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 로.... 내가 조 이라도 쉽게 보이면 분명 애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날 쉽게 할 테니까....
․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줘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미래에 한 
도

깨달음

․좀 더 나은 ○○이가 되기 한 노력은 이제 시작이다 라는 생각
․다짐을 했다. 의 나는 죽었다. 새로운 나로 태어나자. 등학교 시  ○○이는 죽었고 학생이 

되어 새로이 시작을 했다.
․걷고 있는 이 길이 아니란 걸 깨닫고 나는 울었었다. 그리고 다짐을 했었다. 다시는 이 게 살지 않

을거라고
․이 책처럼 산다면 내 인생이 아름다워 질거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죽는다고 이 일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죽어봤자 슬퍼할 사람은 오

직 한사람 언니에게 평생의 짐을 주기 싫어서 다시 돌아섰다.
․ 에는 내가 항상 부정 인 생각만 했던 것 같다. 

자신을 드러냄

․숨기고 싶어도 그냥 거기 산다고 말한다.
․같은 반이라서 인제 애들 다 아니까 그런거 별로 없고..... 
․고등학교 때 우리 집 사정을 알게 되니까 그때 다 말했어요.
․그래서 병문안 오면 애들 다 알고.

목표를 향한
노력

․노력하면 그 결과는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제가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될 것 같아요.
․내 꿈을 이룬다는 것 그것 하나에 나의 희망을 건다.
․나에게 진 빛 그리고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해서 희망을 가지고 산다.
․나도 꼭 내 분야에서는 남들이 못 따라올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3001년 1월 1일 꼭 2억을 벌 것이다.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가질 거다.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내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고 여유가 생길 때는 내가 받았던 도움, 배려...다시 

다 베풀어  거다.
․내 꿈은 유치원 원장이 되는 것이다.
․ 고 소년 소녀 가장들도 돕고싶다

상  행복감

․ 보다 더 어려운 애들을 생각해요, 장애인이나...
․사람들은 태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하는 모습들을 주로 생각해 요.
․뉴스보면 불 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 보다 차라리 엄마 아빠없이 편하게 지낸게 더 났다 그런 

생각 들어요.
․나보다 더 못한 애들도 많고 부잣집 애들이라고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거 아니기 때문이다.
․ 는 그 애들보다 이젠 많이 웃을 수 있다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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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나 인근 마을의 래들, 특히 설문지를 배포하는 양  연구자들에게 더욱 그러하다고 한다.

첫째, 시설아동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의미는 “시설 행

에 한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구체 으

로는 강압 인 시설 행에 한 고통스러움, 매 맞는 것에 

한 고통스러움 등 2가지의 주제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집단생활은 개인의 행동에 하여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하기 마련이다. 집단생활에서의 이러한 제약은 개인

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간에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리

자는 상충 가능성이 있는 이들 목표들을 상 목표로 융합하

기 해 항상 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

동에 한 가족 인 안녕과 사회  응을 하여 설치된 아

동복지시설도 외는 아니어서 사회복지법인의 수용목표와 

피수용자인 아동의 개인  희망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 특

히, 아동양육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집단생활  가장 불편한 

에 한 선행 연구를 보면 “ 무 규칙 인 생활을 요구한

다”가 가장 큰 불편 으로 지 되고 있다(신은주, 1995).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집단생활  가장 불편한 으로 

“이모(보육사)들 때문에 마음 아 하고 상처받는 애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강압 인 시설 행에 하

여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있고, 한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단체

로 거의 매일 매를 맞아야 했던 어린 시 의 고통스러움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고통 때문에 이들은 시설을 벗어나 

하염없이 걸어 다녀보기도 하고 매 맞는 자신이 짐승 같다고 

서러워하기도 했던 기억 속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시설아동의 삶의 의미는 “자신의 처지에 한 거부

감”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 으로는 기다림, 자신에 한 포

기, 수치심, 굶주림에 한 슬픔, 출생에 한 의구심 등 5가

지의 주제로 나타났다.

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다가올 사람에 한 기 와 희

망이 살아 있기 때문이고, 기다리는 당사자에게는 그 기다림

이 오늘의 삶을 인내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근거와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다가올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지

면 기다리는 재의 삶이 다소 무기력해 지는 것이 일반  

실이다. 하물며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부모이고 그 부모와

의 재회가 한갓 꿈에 불과할 뿐 실 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알게 된다면 어린 아동들의 체념은 더욱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낳을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부모에 한 기다림이 불가능한 것

이고 자신이 고아의 처지임을 깨닫게 되며 집단 생활이 주는 

개인  소외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에 한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거부감은 “이 게 사느니 죽

는게 차라리 낫다”는 자기 포기, 시설에 산다는 것을 숨기고 

싶은 수치심, 배고  때 물을 마시며 느끼던 굶주림에 한 

슬픔, 자신의 출생 자체에 한 의구심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시설아동의 삶의 의미는 “잘못된 편견에 한 억울

한 마음”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 으로는 편견, 무시당함, 

속내를 숨김 등 3가지의 주제로 나타났다.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이 시사하는 바에 의하면, 

과자나 결손가정 혹은 시설 수용인에 하여 사회  낙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낙인이 정당한 것이든 정당하지 아니한 

것이든 피낙인자는 정신  혹은 사회  피해를 당할 수도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시설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

이들의 놀림감이 되었었다”라고 기억하면서, 그러한 사회  

편견이나 낙인에 해 매우 억울해 하고 있었다. 한 “의견

이 있어도 무시당할게 뻔하니까...”라고 하면서 집단생활에 

의해 야기되는 개별성의 무시에 해서도 억울해 하고 있었

다. 이 게 무시당한다는 억울한 감정은 동일 시설에 있는 아

동  종사자라 하더라도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게 되거나 

외부인4)에 하여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시설아동의 삶의 의미는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 으로는 친구와 어울림, 잊고 싶은 마음, 

자신을 드러냄, 믿지 못함, 아쉬움, 체념, 도망치고 싶음 등 

7가지의 주제로 나타났다.

수용된 시설에 한 만족감 여부에 하여 이수근(1993)

은 42.7%가 만족(만족 31.3%, 아주 만족 11.4%)해 한다

고 보고하 으며 김은정(1995)은 68.6%가 만족(만족 

58.2%, 매우 만족 10.4%)해 한다고 보고하 으나, 이것만

으로 시설아동이 자신의 시설수용 사실에 하여 만족해한다

고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것은 수용 그 자체에 한 

만족여부의 질문이라기 보다는 수용된 기존의 삶 속에서의 

불만여부에 한 질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속내를 

드러내는 질  연구가 아닌 양  연구에서 수용사실에 하

여 선뜻 불만족스럽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수용된 삶의 만족 여부에 하여 

기에는 속내를 비치지 아니하 으나 차 라포 형성이 깊어



짐에 따라 속내를 드러내었으며, 결국은 “시설에 산다는 걸 

속이고 내 자신을 속일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언니가 시설

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못하게 되었어요...”라고 울먹

으며, 도망치고 싶었다는 고백들을 감정이 격한 어조로 공

통 으로 고백하 다. 도망치고 싶은 감정은 특히 시설의 이

모(보육사)로부터 스트 스를 받거나 시설내 언니들로부터 

구타를 당할 때가 가장 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시설

을 도망치더라도 결국은 갈 곳이 없으므로 도망치고 싶은 감

정을 억 르기 해 친구와 어울려 놀거나,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잊으려 춤을 추거나, 군가 다정하게 다가와 주기

를 바라는 아쉬움에 물 젖으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몸

부림을 치는 삶을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시설아동의 삶의 의미는 “불확실한 미래에 한 

두려움”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 으로는 치를 , 왕따에 

한 걱정, 취업에 한 염려 등 4가지의 주제로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은 18세까지의 아동만 수용하므로 일반 으

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퇴소하게 되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

원의 보고(1998; 156)에 의하면 퇴소가 가까워지는 고등학

생의 경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자립으로서 체 걱정거리의 

41.8%가 되며, 그 다음이 시설출신이라는 것에 한 사회  

편견 23.4%, 취직기회가 없을까  11.3%, 살 거처가 없다

는  10.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퇴소 후에 지

되는 자립 지원 에 하여 잘 알고 있는 경우가 56.4%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 으로 시설아동은 자신의 불확

실한 미래에 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서도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도 역시 불확실한 미래에 한 두

려움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으며 부당한 우를 받지 

않기 해 항상 치를 보며, 특히 취업에 한 염려가 미래

에 한 가장 불안한 걱정거리가 되고 있고, 일반 인 친구

계 뿐만 아니라 취업 후에도 시설아동 출신이라는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시

설아동은 소외감을 스스로 느끼며 그것은 부모에 한 그리

움으로부터 원망스러움으로 바 어 가고 자신에 한 서 픔

으로 변해 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시설아동의 삶의 의미는 “자기 연민”으로 확인되었

으며, 구체 으로는 소외감, 원망스러움, 외로움, 서 픔, 가

족에 한 그리움. 자신의 삶에 한 슬픔, 소망, 자기존재를 

알리기 한 몸부림 등 8가지의 주제로 나타났다. 시설아동

은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구나 처음에는 부모나 가족을 그

리워하게 된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가 방문해 주는 아동을 부

러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모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

각하게 되며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삶에 하여 실을 수 하

고 받아들이게 되고 부모에 해서도 담담한 마음이 된다. 그

러다가 사춘기 이후가 되면 자신이 고아가 된 것이 구의 

잘못도 아닌 자신의 운명이라는 수용의 자세를 새로 깨닫게 

된다(이양숙, 2000).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가족에 한 그리움으로 하늘을 쳐

다보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 한없이 울기도 하며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슬픔에 잠기기도 하다가, 차로 무슨 일이든

지 견디어낼 거라는 정 인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런 소망 

속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극 인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시설에 산다고 같이 안 놀아  때 소외감 

느끼죠...  엄마가 없으니 따로 놀아라 라고 하면 세상에서 

나 혼자라는 불 한 생각도 들죠”라고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

끼면서도 결국은 “그래도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줘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됬죠... 무슨 일이 있어도 잘 견디어낼 

거라고 다짐했죠”라고 자기 연민의 극복 의지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곱째, 시설아동의 삶의 의미는 “미래에 한 도 ”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 으로는 깨달음, 목표를 향한 노력, 자신

을 드러냄, 상  행복감 등 3가지 주제로 나타났다.

이수근의 연구(1993)에 의하면, 장래의 희망 직장에 하

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이 44.7%, 인격 인 을 

발을 수 있는 직장 23.0%,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 

19.0%이었다는 지 을 감안할 때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물

질만능 인 사고보다는 인격 인 을 받는 곳에서 능력껏 

일하겠다는 성실한 자세가 에 띄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

한 을 본다면 시설아동에게 인격 인 우를 해 주어서 자

신의 능력을 최 한으로 발휘할 기회를 다면 이들이 얼마

든지 훌륭한 사회인으로서의 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역시 슬퍼하고 비 으로 살았던 

자신에 하여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커서 좋다...”

라고 하면서 성숙한 인간으로의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미래

에 하여 극 으로 도 할 자세를 갖추고 있고, 취업에 필

요한 자격증 취득을 한 학원수강 등 목표를 향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자신을 드러내려 하며, 일반 가정내에서 불행하

게 사는 아동에 비교되는 상  행복감도 느끼는 등 

Maslow의 상 단계 욕구실 을 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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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아동의 삶에 한 간호 재방안

첫째, 시설아동의 건강문제는 육체 인 건강문제에 못지 

않게 정신  심리  건강문제가 요하다. 육체 인 건강문제

는 일반  질병의 경우 본인 부담이 거의 없는 의료보호 혜

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시설의 행이 주는 고통과 자

신의 처지에 한 심리  거부감 등은 약물치료로 처하기 

곤란하다. 거의 부분의 아동양육시설에 의사나 간호사와 같

은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보육사에 

한 심리  거부감마  지니고 있는 아동들의 실을 감안할 

때, 시설아동의 정신  건강을 한 방  로그램의 개발

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의사나 간호사의 시설아동에 한 화의 기법이 연

구 개발되고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아동은 “ 가 나에게 

다가와 주기를 기다렸다”고 말하는 사례에서처럼 고아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 항상 건강했으면...”이라고 자신의 건강문

제에 하여 마음 깊이 염려하면서도 드러나도록 아 기 

에는 자신의 건강문제에 해 쉽게 상담할 수 있는 어른과의 

 기회가 없는 것이 실이다. 물론 시설내에 사회복지

사․보육사가 있어서 이들이 이모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보육사는 오히려 정서 장애의 원인 제공자가 되기도 하

는 실에서 육체 이든 정신 이든 건강문제가 발생했을 때

에 시설내의 이모보다는 문 의료인 특히, 간호사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크게 힘이 되고 있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료차트를 통해 인근 아동양육 시설에서 

온 아동이라는 것을 확인한 간호사가 이들에게 마음의 안정

과 자신감을  수 있는 화를 하도록 그 기법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설아동의 자활 로그램에 간호 재를 포함할 필요

가 있다. 시설아동  고등학생이 되면 가장 심각한 걱정거리

는 퇴소 후의 자립에 한 걱정이다. 이들 로그램을 보면 

자립의식의 고취나 직업교육  자립지원 의 효율  활용에 

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성병 방이나 피임과 같은 내

용 이외에는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 나가는 건강증진 내용이 

무하다. 그러므로 자활 로그램에 방  건강에 한 간호

재의 내용을 포함하여 퇴소를 앞 둔 시설아동에게 스스로 

건강을 지키도록 교육하는 것도 실히 요망되며, 한 아직 

퇴소할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학년 아동들에게도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교육하는 간호 재의 로그램 개발이 

요망된다.

넷째, 시설아동에 한 지지  간호 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아동은 수치심, 죽고 싶은 마음, 나 혼자라는 고

독감, 출생에 한 의구심, 사회  편견에 한 분노와 억울

감, 모든 것을 잊고 싶은 체념감, 가족에 한 긴 기다림 등

으로 정서  공황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돈만 많이 버

는 직장보다는 인격 인 우를 받는 직장을 구하고 싶어하

는 정 인 인생 도 갖고 있으므로, 이들의 정신  건강문

제를 다룰 지지  간호 재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아동양육 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살아 있는 경험

을 있는 그 로 악하여 그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기술하여 

그 의미 구조를 밝힘으로써 이들에 한 간호 재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질  연구설계인 상학  방법을 사용하여 시도

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주 역시에 소재하는 3곳의 아동양

육 시설에 수용된 고등학생 아동으로서, 이들에 한 자료수

집은 2001년 5월부터 9월까지 집 면담과 비형식 인 개방

형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1회의 면담에 걸린 시간은 2～3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면담 횟수는 7～9회이었다. 면담 결과

에 한 자료 분석은 Giorgi의 방법을 이용하 으며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시설아동의 삶의 의미는

첫째, 시설 행에 한 고통스러운 마음의 의미가 있다. 

즉, 강압 인 시설 행에 한 고통스러움, 매 맞는 것에 

한 고통스러움, 기다림의 고통스러움 등의 의미가 있다.

둘째, 자신의 처지에 한 거부감의 의미가 있다. 즉, 자

신에 한 포기, 수치심, 굶주림에 한 슬픔, 출생에 한 

의구심 등의 의미가 있다.

셋째, 잘못된 편견에 한 억울한 마음의 의미가 있다. 

즉, 무시당함, 속내를 숨김 등의 의미가 있다.

넷째, 벗어나고 싶은 마음의 의미가 있다. 즉, 잊고 싶은 

마음, 친구와 어울림, 자신을 드러냄, 믿지 못함, 아쉬움, 후

회, 도망치고 싶음, 치를  등의 의미가 있다.

다섯째, 불확실한 미래에 한 두려움의 의미가 있다. 즉, 

왕따에 한 걱정, 취업에 한 염려, 소외감, 서 픔 등의 

의미가 있다.

여섯째, 자기 연민의 의미가 있다. 즉, 가족에 한 그리

움, 자신의 삶에 한 슬픔, 소망, 자기 존재를 알리기 한 

몸부림, 깨달음 등의 의미가 있다.

일곱째, 미래에 한 도 의 의미가 있다. 즉, 목표를 향

한 노력, 자신을 드러냄, 상  행복감 등의 의미가 있다.

이상의 의미들을 통해 볼 때, 시설아동은 아동양육 시설이



라는 제한된 특수가정에 살면서 시설의 강압 인 제한이 주

는 정신  고통과 시설아동이라는 수치심과 자기 거부감을 

갖고 있으나 차츰 체념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 보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하여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갈등의 삶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수치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들의 삶 속에 

건강에 한 심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시

설아동의 잠재 인 건강 부조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한 지지  간호 재 방안

이 실히 요구되며 이들을 한 자활 로그램에 방  간

호 재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 이들과 하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화기법에 하여 연구와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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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 : Children under the Institutional 

Care, Children's Living

A Phenomenologic Study on the 

Children's Living under the 

Institutional Care

Kim, Kwuy Bun*․Kim, Mee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over 

knowledge about the sources and meanings of the 

children's living who is under the care of welfare 

institution.

Participants were high school girls in Kwangju 

who offered unstructured description of their 

experience through interviews. The research was 

performed from March 2001 to September 2001.



The results, analyzed and interpreted according 

to Gorgi's method of phenomenology, describe the 

structure of the phenomenon "living experience of 

the children under the institution care" with a 

relational perspective.

The analysis revealed seven core themes :

(1) anguish of heart against custom of 

institution, (2) resistance against their livelihood, 

(3) mortification on the distorted prejudice, (4) 

desire to escape, (5) fearfulness for the unreliable 

future, (6) self-pity, (7) challenge to the future.

The foregoing argument suggest that children 

under the institutional care be supported by more 

mental health intervention and nurses be 

disciplined by supportive conversation techniq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