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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ways in international married couples perceive the lives

of their spouses as well as their own, and the ways in which they perceive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In addition, the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implicit meanings at work in the lives of

international married familie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eight international married couples

from rural areas and the data were gathered by means of semi-structured interviews. According to the

findings, international married couples perceived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in terms of

individual-specific maternal roles versus the Korean culturally-specific paternal roles. Secondly, in terms

of their spouse’ life, husbands relied more on their wives and had high expectations of them. On the

other hand, wives had the tendency to pay more attention and place more hope on their children rather

than their husbands. Lastly, regarding their own lives, the findings revealed that wives tended to

maintain the hope and desire for a better life, whereas the husbands were unable to adapted to their

reality and tended to look back on the past. In additi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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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무지개는 이미 일곱 가지 색상이 어우러져 아

름다운 빛을 내지만, 이주여성은 그들 한명 한명

이 독특한 한 가지의 색상을 내어 함께 조화되어

무지갯빛을 그들의 삶 속에서 발하고 있다.

(Shin(2009), 나의 선택, 나의 꿈 에서)

현대사회에서의 가족 구성은 대부분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로, 이러한 가족구성원들

간의 역동은 부부 간, 부모-자녀 간 그리고 부부

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변화를 동반한다. 최근 여성 결혼이민자와 국제

결혼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 비율은 35.2%

(Statistics Korea, 2010)로 이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이 매우 빠르게 확산

되었으며(Yoon & Lee, 2011), 한국사회의 농촌

지역에 국제결혼가정이 급증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의 결혼은 대부분 5박 6일을 넘지

않는 단시간 안에 맞선부터 결혼식, 합방 등의

결혼과정이 모두 이루어지므로(Lee et al., 2007)

부부가 서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나 정보

없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성장

한 배우자를 만나 다른 문화에 적응해가는 과정

에서 많은 변화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었으

며(Park & Eun, 2010), 이러한 현상은 이들의 가

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농촌지역의 국제결혼가정을 대상으로 한 기

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결혼 이주여성들은

대체로 강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으며 취업을 위

해 적극 노력하고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확대

하고 마을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Lee, 2010)

집안에서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까지 많은 인

정을 받아(Yoon & Lee, 2010) 자신과 가정, 사

회에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부부간의 의사소통 문제, 시부모와 시댁과의 갈

등, 경제적 어려움, 서로 다른 문화 차이 등의 갈

등을 높은 비율로 경험하고 있으며, 남편들이 이

주한 아내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인권침해, 경제

활동을 위한 노동 강요 등을 하고 있어서 이주

여성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고(Lee & Kim,

2011) 심화된 갈등으로 인한 이혼, 가출(Park &

Eun, 2010)을 하기도 한다. 또한 자녀 양육에 대

한 남편들의 무관심(Kwak, 2010), 미숙한 한국

어 실력 등으로 인해 결혼 이주여성들은 자녀

양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Jung, 2008; Lee,

2010; Song, Ji, Cho, & Im, 2008).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하고 원만한 가

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부는 배우자의 의견

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잦은 대화를 통한 협의

과정을 거치며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하며, 부

모로서는 각각 동등한 위치에서 자녀를 양육하

고 육체적․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다소 보수적이고 권위

적이며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수용하는 속도

가 늦은 농촌지역(Chung, Goh, & Kyun, 2010)

의 국제결혼가정 부부들에게 더욱 요구되는 바

이며, 부부들의 개인적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

다. 농촌지역의 국제결혼가정은 다소 특수한 결

혼 과정과 결혼 이후의 가정환경, 사회문화적 맥

락으로 인해 이들의 삶의 경험, 가족관계 등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의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

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족관계 내에서의 부모-자

녀, 배우자,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삶의

탐색이 필요하다.

가정은 개인과 사회의 중간 단위이며, 가족 구

성원 상호간에 형성된 가족관계는 이후 그들의

삶의 성장에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다(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1998). 부부 간, 부모-자녀 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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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질과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에 대한 이

해는 현재와 미래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행복과 안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

므로 부부가 자신의 배우자, 자녀, 그리고 자신

의 삶을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있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탐색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살

아가고 미래를 맞이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자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이룰 수 있으며, 그 사회의

긍정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농촌지역의 여성 결혼이민자는 다

분히 낙후된 환경에 처해있는 남성과 결혼한 외

국인 여성배우자라는 현상적 의미와 함께 저개

발국가 출신의 여성이라는 경제적 의미의 ‘낙후’

에 무게가 실려 있으며(Jang, So, Ko, & Lee,

2008), 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기

보다는 한국의 가족문화와 토착문화에 순응해

야 함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Park, Kim, &

Park, 2011). 이에 국제결혼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들에 대한 사회로부터 잘못된 고정관념이

나 선입견의 인식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러

한 인식 변화를 위한 첫 단계는 농촌지역 국제

결혼가정 부부의 부모-자녀, 부부, 그리고 자신

에 대한 삶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과 관련된

연구들(Choi, Lee, & Moon, 2008; Kim, 2009;

Kim, 2010; Kim & Jang, 2009; Park & Moon,

2008; Park & Park, 2011; Song, 2011; Song &

Park, 2008; Yang, Choi, & Kang, 2009; Yang &

Yon, 2009; Yoon & Lee, 2011)은 대부분 문항을

통한 설문조사나 남편 혹은 아내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농촌지역의 국제결혼가정의 현상이나

문제점 등을 드러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

나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의 역동적이고 다양

한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의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 이들의 삶을 깊이 있

고 진솔하게 탐색하는 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아내와 남편 각각을 행위주체자로 보고

그들이 자연스레 얽힌 가족관계 내에서의 부모-

자녀, 부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삶의 탐색이 필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 8가정을 대상으로 내러티브 탐구를 통

해 이들 부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자녀, 부부,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

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한다. 농촌지역 국

제결혼가정 부부의 자녀 및 배우자와의 관계, 그

리고 자신에 대한 삶의 인식을 그들 개인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경

험으로부터 탐색하는 것은 가족생활 전반에 대

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며, 그들과의 진정한 공

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전문가 및 관련 모든 이들에게 기초자료로 사용

될 수 있으며, 국제결혼가정의 부부, 부모-자녀

관계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농촌지역 국제결혼가

정 부부의 부모-자녀, 배우자와의 관계 및 자신

에 대한 삶은 어떠한가? 이다.

Ⅱ.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식 중의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Clandinin

& Connelly, 2000; Connelly & Clandinin, 2006)

를 연구방법론으로 사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

는 일상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존중함으로

써 개인의 경험에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며, 삶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 하는 과정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반복하여 재구성하면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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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rsonal data of participants

A

husband

& wife

B

husband

& wife

C

husband

& wife

D

husband

& wife

E

husband

& wife

F

husband

& wife

G

husband

& wife

H

husband

& wife

Age
Husband 45 53 46 36 43 47 42 52

Wife 25 30 27 27 38 35 37 47

Occupation

Husband
Fruit

farmer
Farmer Farmer Farmer Farmer Farmer Farmer

Farmer,

store

clerk

Wife Farmer Farmer
Store

clerk
Farmer Farmer Farmer

Factory

worker
Farmer

Education

Husband

High

school

graduate

Middle

school

graduate

High

school

graduate

High

school

graduate

Middle

school

graduate

High

school

graduate

High

school

graduate

High

school

graduate

Wife

Middle

school

graduate

Elementary

school

graduate

Middle

school

graduate

Middle

school

graduate

Middle

school

graduate

Middle

school

graduate

High

school

graduate

High

school

graduate

Birthplace of wife Vietnam Vietnam Vietnam Vietnam Philippines China Japan Japan

A period of residence 3year 5.5year 7year 7year 8.8year 11year 10year 13year

Number of children 1 3 2 2 3 1 2 3

험적 사건들을 특정한 방식으로의 구조화 및 해

석(Clandinin & Connelly, 2000; Connelly &

Clandinin, 1990)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농촌 국

제결혼가정 부부의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 및 자

신에 대한 삶의 인식을 그들 개인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경험으로부

터의 탐색을 위한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판단하

여 적용하였다.

1.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제 1저자는 연구 참여자의 거주지

농촌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소속되어 몇 년 전부

터 그 지역의 국제결혼가정과 관련한 일을 하였

고, 그 가정의 여성들과 친분을 가지기 시작하면

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연구의 ‘국제결혼가

정 부부’에 대한 주제는 연구자가 국제결혼가정

부부이야기를 계속 들어오면서 그들을 구체적

으로 도와줄 근거를 찾고자 했던 고민에서 출발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상북도 농촌지역

인 Y군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8가정의 아내와 남

편으로, 표본추출의 적절성을 충족하기 위해 참

여자의 선정을 유의적 표집(purposive sampling)

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8가정은 남편의 부

모대로부터 내려오는 삶의 터전으로서 논과 밭

을 일구어 기본적인 생활을 하였으며, 직장을 가

지고 있는 아내도 새벽과 공휴일을 이용하여 농

사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다. 이 곳 Y군은

베트남에서 이주한 여성이 다문화 가정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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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참여자 중에

서도 베트남 출신의 아내는 4명이었다. 또한 필

리핀 출신 1명, 중국 출신 1명, 일본 출신 2명 총

8명이었으며, 결혼기간은 3년∼13년으로 다양

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보

호를 위하여 부부명은 가명으로 하였고, 연구 참

여자의 자세한 인적사항은 Table 1과 같다.

2.연구절차

1)연구 사전 승인

연구 참여자 선정은 2010년 6월에 Y군청, 다

문화가정지원센터, 그리고 국제결혼가정 한글지

도사를 통하여 연구에 적절한 가정을 소개받는

것에서 이루어졌다. Y군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는 본 연구의 제 1저자가 4년째 다문화가정 도우

미 교육을 도와오고 있으며, 국제결혼 여성들과

도 만남을 자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부

분적인 공유된 삶을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 장소가 되었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한글지

도사의 소개로 만난 부부들은 한글지도사와 몇

년간 한글 공부지도 뿐만 아니라 일상에 관한 다

양한 상담을 받아왔고 지금도 그들과 밀접한 관

계를 맺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소개와 면

담을 위한 만남으로의 동행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적 내용

이 매우 자세하게 기술되기 때문에 참여자에 대

한 섬세한 윤리적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와 면담을 시작하기 전

에 연구목적과 방법, 연구자들에 대한 소개와 연

락처, 연구 참여에 대한 참여자의 자발성,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비밀유지를

위한 익명 처리, 면담내용의 녹음 등에 대한 내

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연구 참여의 동의를

위해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2)자료수집

자료 수집을 위해 2010년 7월부터 8월까지 국

제결혼가정의 부모와 사전에 약속을 정한 후 직

접 방문하여 심층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면담 장

소는 그들의 삶의 중심지인 가정, 직장(가게, 식

당), 친구 집, 그리고 농사일터 등이었다. 참여자

들과의 면담에는 항상 한글지도사가 함께 해주

었고 특히 외국인 어머니들과 대화가 어려울 때

는 옆에서 쉽게 다시 설명을 도와주었다. 아버지

들은 처음엔 대화를 회피하고자 하였으나 한글

지도사의 오래된 친분 덕분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심층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과

현장노트 기록을 병행하였다. 심층면담의 시간

은 부부 1인 1회 당 약 30분～1시간 30분이 소

요되었으며, 1인의 면담 횟수는 총 2～3회로 부

득이한 참여자 몇 명 이외에는 한 주 간격으로

만나 이야기였다. B, E, F, G 부부는 가정에서

각각 이야기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부부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1차면담이

이루어진 후 즉시 연구자는 그 내용을 전사하고

느낌과 소감을 기록하였으며, 1차면담에서 수정,

첨가하고자 하는 질문의 경우 2차 혹은 3차면담

을 통해 추가 질문하여 부부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 1차 만남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만, A와 C아내는 1차 만남에서 그들 본

국에 대한 향수 등으로 처음부터 눈물을 보여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으로만 보내기도

하였다.

3.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부부들의 이야기와 연구자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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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 전사 기록과 연구자의 노트 기록 등과 같은

현장텍스트(field text)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연

구 문제에 부합하는 이야기들을 찾아내었다. 이

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의 패턴으로 나타나

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을 함께 묶고 그러한 이

야기들의 줄거리들을 엮어서 연구텍스트(research

text)를 구성하였으며, 연구 텍스트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내러티브 텍

스트)하는 형식으로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

한 이 과정에서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의 부부

들의 경험을 맥락과 분리하여 분절시키지 않고

내러티브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부모들과 연구자들의 이해와 해석이 제

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러티브 자료와 분석

한 자료를 두 명의 연구자들이 수차례 돌아가며

읽고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시간이 허락된 연구

참여자에게는 그 내용을 이야기처럼 들려주면서

내용을 검토 받았으며 나머지 참여자들은 면담

에 늘 함께 하고 그들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이전

부터 잘 알고 있었던 한글지도사로부터 내용을

확인받았다. 자료를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연구

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유아교육 전문가

이자 질적 연구 경험자 2인에게도 검토를 받음

으로써 해석의 적절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Ⅲ.연구결과 및 해석

1.자녀에 대한 탐색：보편적이면서 개인 특수

적인어머니역할 VS 한국의토착적인아버

지 역할

1)보편적이면서 개인 특수적인 어머니 역할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부모들의 주

요 걱정거리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며, 모든 엄마

들은 ‘충분히 좋은 엄마(good enough mother)’

되기를 소망한다. 충분히 좋은 엄마란 자녀가 정

상적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해주는 사람으로(Winnicott, 1980),

본 연구 참여자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정상적으

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노력하는 모든 어머니의 보편적인 역할

과 외국인 어머니로서 아이에게 미칠 영향을 고

려하는 개인 특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G아내는 “우리 아이 키우는 것 다르게는 생각

안 해요. 잘 키우는 걸 원해요. 다른거는 없는데

사람들이 (외국인 엄마) 바라보는게 아마 좀 다

르게 보아요(2010. 8. 18. G아내 이야기)”라고

하면서 주류인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엄마를 부

정적으로 보지 않고,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당당한 엄마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도서를 구입

하여 자주 읽고 있었으며, 다른 어머니들도 외국

인인 사실 자체가 자녀에게 불이익이 되어 성장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면서 이러

한 부분을 보충해줄 엄마 역할을 찾고 있었다.

엄마가 한 마디 한 것이 애들한테 영향되는 것

은 아니나, 일본 엄마라 걱정돼요. 아이들 자랄

때 ‘잘 하네’ 한 말이 영향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아이들 키울 때는 텔레비전 안 봤어

요. TV는 기계잖아요. 아이들하고 기계하고 가지

는 시간은 못하게 하고 인간하고 가지도록 했어

요. …중략… 드라마가 너무 보고 싶을 땐 아이들

이 자기를 기다렸다가 혼자서 봤어요.

(2010. 8. 23. H아내 이야기)

H아내는 어느 날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TV 앞에 앉아 드라마 보고 있는

모순된 태도를 발견하고는 그 이후로 아이들이

숙제를 하거나 책을 볼 땐 TV시청을 극도로 자

제를 하게 되었고, 아이들에게도 TV 시청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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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시간에 엄마와 삼형제가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였

다. 이와 같이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한 양육 및

교육을 그들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바르게 실천

하고자 노력하면서 좋은 엄마 되는 길을 충실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교 공부와 학습

에 있어서 일반적인 한국 부모와 같은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부모들은 모두 성적이 잘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

으며 몇 명의 어머니들은 “공부 1등하면 좋겠어

요(2010. 7. 12. F아내 이야기)”, “대학에 가는 것

좋아요, 바래요”(2010. 8. 18. G아내 이야기)라고

하면서 학습을 최우선 과제로 두기도 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는 학습지 2종류를 지원

해주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지 2～3개 이상

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

였다. 아마도 이러한 학습에 대한 어머니들의 관

심과 행동은 여타 한국 어머니들의 보편적인 역

할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연구 참여자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다소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자녀와의 의사소통

에 있어 어려움을 보였다. D어머니의 경우, 어느

날 만 2세인 아들이 어머니 생각에 ‘물’을 달라

고 해서 물을 주니 아니라고 짜증을 내고 ‘우유’

를 주어도 컵을 던져 자신을 화나게 했으나, 할

머니가 ‘주스’ 한 컵을 건네주니 만족해하며 할

머니에게 가는 것을 보고 아이가 자기를 거부한

다는 생각에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 결국 신

체적 학대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는 아이가 엄마에게 ‘주스를 마시고 싶다’라고

했으나 엄마는 ‘물을 마시고 싶다’고 알아들음

으로써 일어난 상황이었다. D어머니는 한국어

를 제대로 알아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였으

며, 만 2세인 아이의 언어표현력 또한 완전히 정

확하지 않아 일어난 에피소드였다. 면담 시 점차

첫째 아이와의 충돌은 조금 나아졌지만 둘째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

는 의사소통에서 교차적 상호교류(Berne, 1961)

의 유형으로 사례에서처럼 모-자간 대화가 빗나

가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고 아이로부

터 엄마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일반적인 엄마

의 마음과는 달리 언어 사용의 미숙함과 엄마의

마음을 자녀가 받아주지 못하는 의사소통으로

인한 갈등은 결국 자녀를 통제하고 심리적인 거

부로 이어지게 하였다. 어머니의 서툰 한국어 사

용 문제는 자녀발달에 대한 불안과 죄책감으로

이어졌다.

연구자：아이 키우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

엇입니까?

D아내：많이 걱정해요. 저는 한국말 잘 몰라요,

○○이 어떻게 키워요? 제가 한국말 몰라 ○

○이 엄마 미워 미워해요. 다 걱정해요.

연구자：도우미 선생님에게 한글 배우고 계시잖

아요.

D아내：네 ○○이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한국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요. ○○이한테 어

떻게 말해 말 안돼요(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잘 몰라요 많이 속

상해요

연구자：그래요. 한국어 때문에 많이 속상한가

봐요.

D아내：네, 저 한국 엄마보다 제가 좀 잘 못해서

많이 걱정이에요.

연구자：무엇이 가장 걱정되세요?

D아내：엄마 한국사람 아니라 한국말 못하고,

공부 못하고, 친구들 못 지내는 거.

(2010. 7. 19. D아내 이야기)

어머니들이 가장 속상해 하고 가슴 아파하며

심지어 죄의식까지 느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자녀에게 한국말을 제대로 못

해준다는 것이었다. D아내는 특히, 한국에 온지

7년이 넘었으나 자신은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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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였고 한국어에도 능통하지 못해 자녀

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매우 불

안해하였다. 즉,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의 어머

니들은 보편적으로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기

대하면서 동시에 외국 출신으로서의 부족한 엄

마 역할 및 그로 인한 불안과 죄책감을 동반하

고 있었다.

2)농촌사회의 토착적인 아버지 역할

본 연구의 참여자인 남편들은 대부분 부모대

로부터 논, 밭, 과수원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

왔고, 바쁜 철에는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을 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즉, 아버지들은 바쁘다는 이유

로 자녀양육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다소 보수

적이고 권위적이며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수

용하는 속도가 늦은 한국 농촌지역(Chung, Goh,

& Kyun, 2010)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아버지 역할임을 알 수 있다.

어… 이 산골에서는 아이를 고민할 시간도 없

고, 일하느라고 바쁜데 무슨 아이한테 신경을 써

요? 뭐 아직… 뭐 어떻게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

은 바빠서 못 가졌어요. 미안은 하지.

(2010. 8. 12. E남편 이야기)

E남편은 보통 새벽 5시면 일하러 나가 밤 10

시 넘어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E아내에게 거듭

부탁하여 허락을 받고 연구자와 한글지도사가

함께 밤 10시에 좁고 위험한 산길을 운전하여

방문한 사람이다. 주로 E남편은 아이들이 잠자

고 있을 때 집을 나가고 잠들었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긴 하

였으나 바깥일의 바쁨으로 인해 자녀와의 대화

시간도 거의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들은

자녀의 언어발달, 정서발달, 행동문제 등에 관하

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녀가 학령기가 되

었을 때 또래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

특히 걱정을 하고 있었다. F남편의 경우, ADHD

성향을 가진 자녀의 이러한 행동이 엄마의 바람

직하지 않은 훈육에 기인한다고 믿었으며, 이 때

문에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행동이 그 뭐더라. 한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

고 계속 돌아다니고 하는데. ○○이를 (엄마가)

너무 윽박지르고, 타일러도 되는데 성질내고 화

내고 그러니깐 애가 저래 저렇게 설쳐대는 행동

하지.

(2010. 7. 13. F남편 이야기)

이와 같이 아버지들은 스스로 외국인 아내를

둔 가정을 핸디캡으로 인식하면서 자녀가 국제

결혼가정에서 성장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이고

불안하게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핸디캡과 자녀

발달의 어려움을 외국인이자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탓으

로 돌리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남편들

은 아내의 출신 국가의 언어를 부인할 뿐 아니

라 한국인의 혈연을 전제로 사용 자체를 금지하

고 있었다. 도시거주 남성보다 농촌거주 남성이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울 의향이 없는 비율이 높

고, 후진국 출신의 배우자와 결혼한 한국 남성이

그러한 태도를 더 견지하고 있음은 Ahn(2011)의

연구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틀리다는 것(우리

나라 사람이 아니다). 나도 그 나라 가봤지만 사

실 못살지요…… 엄마가 옆에서 아이들 돌보아

주어야 하는데 베트남 말이 무의식중에 나오고,

친구들하고 전화로 베트남 말하고 그게 문제라.

○○이 태어났을 땐 와이프가 베트남어로 말해

우리가 처음엔 (애하고 엄마)떼놨어요.

(2010. 8. 24. C남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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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잖아요.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집에서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슬려요. 여기는 우리나라지 일본이 아니니까.

(2010. 8. 9. F남편 이야기)

어린 자녀인 영아를 향한 엄마의 언어는 본능

적이다. 그런데 남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

이 한국이며 자녀가 한국인임을 강조하여 아내

의 모국어 사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들의 문화적 우월성을 인

정하는 사대적 시각을 가짐으로 인해 자신의 아

내가 지닌 문화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가족과 남편의 이러한 태도는 모-

자간 애착형성을 어렵게 만들며, 심지어 자녀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소인을 만들 수 있음이 염려된다.

2.배우자에 대한 탐색：남편에게 바라지 않는

삶 VS 가정을 위하여 아내에게 기대는 삶

1)남편에게 바라지 않는 삶

부부란 비혈연적인 남자와 여자라는 서로 다

른 성이 결합되어 서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상호

작용이 있는 역동적인 관계이다(Yu, 1983). 이는

부부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맺게 된 가장

밀접하고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이민 여성의 인간관계에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가장 중추적인 역할

을 하는 사람은 남편이다(Kim, 2009). 그러나 본

연구 참여자 부부들은 이와는 달랐으며, 이러한

역할에서 다소 멀어져 있었다.

○○아빠 절대 베트남 생각 안해요(친정을 생

각해 주지 않는다). 섭섭해요. 많이. 그러나 ○○

있어 섭섭 안해요(섭섭해 하지 않기로 생각). 나

는 ○○이 있어서 좋아요.

(2010. 7. 22. B아내 이야기)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B남편은 아내의

친정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었다. 아내는

처음 이러한 남편의 행동에 대해 서운해 하였지

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무덤덤하게 받아들

이고 있었으며, 부부관계 또한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남편의 무

관심, 경제적인 압박 및 시부모와의 갈등 등을

겪고 있었으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남편이 돈을 벌지 않

는 가정에서는 아내가 식당일로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고 있었고, 시부모와의 갈등을 친정에 전

화하여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친정 부모님을 염

려하여 그렇게 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남편이 자

녀의 양육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학교 일에도 아내가 나서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찾아야지. 얘 아빠한테 다

른 원하는 것 못해요. 시부모님께도 바라는 것 없

어요. 음… 사실 사실은 없었어요. 없다고 생각하

고 왔었어요. 친구하고 이야기 하지만 마지막엔

없었다고 느끼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많이 이야

기하지만 나중엔 내가 결정해요. 친정에도 내가

말을 못해요.

(2010. 7. 19. D아내 이야기)

그래서일까 아마도 아내들은 그들 스스로가

국제결혼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책

임을 지고자 남편이나 시댁을 원망하기보다 자

신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혼자 해결해 나아가는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자녀를 의지하며 살

아온 듯하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의사 선생님 하고 싶

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머리가 똑똑해요. 의

사선생님 바라고 있어요(의사가 되는 날을 기다

리고 산다). 내가 돈 벌어 공부해요(돈 벌어 아이

공부 시킨다).

(2010. 8. 12. C아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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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아내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남편보다 자녀가

자신의 삶에 등대가 되고 아이의 삶과 성공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채워

나가고자 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가 공부를 통해 성공하는 것이 자신

들의 바람이라는 Shin(2011)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한국어 학습과 학

교 공부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보편적인 어머니들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외국인 출신 어머니들은 자신들로 인하

여 자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민

하였으며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남편이 함께

참여할 때 그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하

였다. 그래서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무관심이 있

을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삶에 등대라고 생각하

는 자식의 교육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도움을 구

하고자 하였다. 교육문제에 대하여 남편과 이야

기하고자 하면 남편은 귀찮아하며 “몰라, 몰라,

피곤해.”(2010. 8. 3. F아내 이야기)라고 반응을

해도 남편의 개입과 의견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제가 할 역할은 해야 하고, 아빠의 역할은 아빠

가 하면서 함께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2010. 8.

16. H아내 이야기)라고 하는 등 자녀교육에 대

한 몫을 남편이 담당해주기를 바랬다.

2)가정을 위하여 아내에게 기대는 삶

본 연구 참여자인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가 엄

마역할, 며느리 역할, 그리고 집안 살림과 경제

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할 등을 잘 해내길 바라

였고, 특히 자신들의 아내가 농사일을 하는 것과

농사일이 한가할 때 인근의 공장이나 식당에 가

서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와이프는 외국에서 왔는데 집에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지가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식당에 다녀요. 3년 됐어요. 저는 뭐 집에

일을 책임져야 하니깐 농사일로 그냥 일 하고 있

는 상황이에요.

(2010. 8. 10. C남편 이야기)

(아내가)일을 잘해요. 내보다 힘이 세어 논일

을 많이 해요. 우리 농사가 많은데 좋지요. 몸이

약해 힘든 것보다 좋지요.

(2010. 7. 13. F남편 이야기)

남편 대부분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농사일을 하는 아내의 역할은 기본이며, 농사일

이 한가할 때는 가정 경제 분담을 위하여 다른

일을 찾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F

남편은 자신보다 아내가 힘이 세어 농사일을 많

이 한다고 하였으며, C남편 또한 “농사일은 한국

여자보다 더 잘해여.(2010. 8. 17)” 라며 외국인

아내가 일을 더 잘해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

리고 한글지도사 말에 의하면 C남편의 경우, 술

을 즐겨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몇 번 일으켰는데 이럴 때면 언제나 아내가 식당

일로 조금씩 벌어놓은 돈으로 사고처리를 했다고

하였다. H남편은 “일본여자들은 지(자기) 자식을

최고로 생각해요. 내가 애들 신경 안써도 지(아이

들) 엄마가 다 알아서 해요.(2010. 8. 18)”라고 하

였는데, 이는 자녀에 대한 엄마의 역할을 과도하

게 인정하여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아내

에게 일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외국인

아내가 있으므로 가정에 지원되는 물질적․심리

적인 지자체의 도움을 더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처음 결혼 해온 신부들 아무 것도 몰라 힘들어

요. 도와주는 사람(군청, 지원센터 등)이나 선생

님들(도우미 등)이 와서 이런저런 것 물어보고

뭐 어려운 점과 힘든 것 알아서 도와주었으면 좋

겠어요.

(2010. 7. 20. A남편 이야기)

본 연구 참여자인 아내들의 삶이 독립적이

고 능동적이며 희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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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는 달리 남편들의 삶은 가족과 아내로부

터 개별화되지 못하며 특히, 아내로부터 분화

되지 않은 현실의 삶을 살고 있었다.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대체로 독립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갈등에 직면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하나(Lee, 2010), 연구 참여자인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에게 많이 의존하고 육체적․심

리적․경제적으로 기대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아내에게 짐지워진 역할로 인해

아내의떠나감(家出)에 대한불안도 가지고 있었다.

요즘 ○○엄마 친구 만나러 읍내 자주 나가여.

근데 늦게 오고 우리 엄마(시어머니) 야단해도

난 말 못해여. 내가 뭐라고 하면 집 나가니까 참

아야지. 벌써 두 번 집 나갔는데 찾아 왔어요. (중

략) 어짜든 아가 둘인데…

(2010. 8. 09. D남편 이야기)

D남편은 아내의 행동이 자신의 마음에는 들

지 않으나, 가출을 할 것 같아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물론 아내들의 극단적 선

택인 ‘가출’은 대부분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의

남편들이 경제적 측면, 농사일 분담, 시부모 공

양 및 자녀에 대한 양육을 모두 아내의 몫으로

생각하며, 아내에 대한 존중이나 관심보다는 해

야 하는 일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만을 주지시

킴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해석된다. 어쨌든 결

과적으로 남편들은 아내들의 가출이 반복될 것

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아내들의 눈치를 살

피는 모습이 나타났다.

3.자신에대한탐색：현실에서미래소망을향

해노력하는아내 VS 현실의부적응과과거

를 회상하는 남편

1)현실에서 미래 소망을 향해 노력하는 아내

대부분의 아내들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남편

에게 기대한 만족을 얻지 못해도 아이들의 엄마

라는 이유만으로 현실에서의 노력과 미래에 대

한 꿈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다. “남편과 가정

이 나에게 행복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 있어 작은 행복 있어요.”(2010. 7. 22)라고

했던 B아내. 아이들과 자신을 위해 다양한 사귐

을 가지고 그 속에서 생활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지혜를 가진 여성임을 새삼 다시 느낄 수 있었

다. 다음의 이야기에도 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집 돈 많이 없어요. 그러나 ○○(첫째), ○

○(둘째) 있어요. 나는 ○○, ○○ 엄마이요. …중

략… 우리 아이들 있어 여기 일해요.

(2010. 8. 19. C아내 이야기)

대부분의 아내들은 아이들에게 떳떳하고 당

당한 엄마가 되기를 소망하였다. C아내가 두 아

이의 미래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

을 하듯이, H아내는 자녀와 자주 이야기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엄

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삶을 행복으로

여기면서 주어진 현실과 미래 소망을 향해 노력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엄마로서의 바람직

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본인의 개인적인 꿈을 위

하여 점진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국제결혼 선배 가정 언니들(과) 모여 아이(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서로) 어려운 이야기 나눈

다. …중략… 동네 할머니, 아주머니에게 물어요.

잘 가르쳐 주어요. 옆집 사람들에게 빨리 물어봐

요. …중략… 센터에서 사람들 만나고, 수녀님(다

문화가족지원센터장) 소개하면 다른 사람 만나

도움될 거 받아요.

(2010. 8. 25. G아내 이야기)

아내들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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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수동적인 자세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아니라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동적

인 존재가 되길 기대하였다. 일본인 두 아내는

외국어 강사로의 꿈을 가지고 한국에서 의미있

는 일을 소망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

가고 있었고, B아내는 “요리 배워 해요. 좋아요.

잡채 잘하면요(잘해요). 빵 (잘) 만들어해요. 한

국의 최고(요리전문가) 하는 것 같애요(하고 싶

어요).(2010. 7. 15)”라면서 요리사를 꿈꾸었으

며, 몇 명의 아내들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역

동적인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일본어 가르치는 선생님 하고 싶어요. 한국에

온지 10년 넘어요. 우리나라에 시집오는 일본 나

같은 사람 한국어 가르쳐주고 싶어요.

(2010. 8. 10. G아내 이야기)

G아내와 같이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여성들

의 행복한 삶과 안정적인 삶은 한국사회 농촌지

역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사라진 농촌의 문화를 살리고 재구축하는데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볼 필요(Yeom,

2011)가 있다. 농촌총각 35% 이상이 국제결혼을

하는 현실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행복한 삶은

농촌의 미래와 더 나아가 국가의 안녕과도 무관

하지 않을 것이다.

2)현실의 부적응과 과거를 회상하는 남편

대부분의 아내들이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남편들은 과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회상하며, 현재 자신의 삶과의

비교를 통해 피해의식을 느끼고, 본인은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자식은 자기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도 그 때는 도시에서 일하고 좋았는데. 나도

그때는 얼굴에 얼룩도 없었고, 나도 좋아하는 사

람 있었고 내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근

데 내가 촌에 들어와 농사하니까 촌에 시집올 사

람 아무도 없었어.

(2010. 8. 10. C남편 이야기)

나는 이제 별 재미없지요. 여기 시골서 뭘 바

랄 것 있나요. 그냥 우리 아이가 나처럼 안 살고

도시에 나가 살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2010. 7. 19. D남편 이야기)

국내에 마땅한 상대가 없어서 국제결혼을 하

게 된다는 일반적인 국제결혼 동기처럼 C남편

은 외국인 아내와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무능

함과 연결하였으며, 현재 자신의 삶이 만족보다

는 고달픔을, 미래의 소망보다는 한 때 과거의

모습에 치중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즉, 아내들은

현재를 중요시하며 미래에 소망을 두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남편들은 외국

인 아내와 생활하고 있는 현재 자신의 삶에 대

해 다소 부정적이면서 한 때 좋았던 자신의 과

거 시절로의 회상을 추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D남편은 본 연구 참여자 중 36세로 가

장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

해서는 상당부분 포기하는 듯 하였으며, 타인과

의 관계에서 상당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사

람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누구는

외모, 누구는 성장환경, 누구는 이루지 못한 것

들에 대해서 말이다. 그러나 의지가 강한 사람들

은 열등감을 감추거나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쓰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인 남편

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았다. 아내와 남편, 이들

은 모두 제각기 고된 삶을 살고 있었으나 앞으

로 자신이 직면할 미래의 삶에 대한 자세는 사

뭇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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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농촌 국제결혼가정 부부의 자녀, 배

우자 및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을 개인의 삶 속

에서 체험되어지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경험

으로부터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

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

국의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부모역할과 동시에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특수한 맥락에서의 역할의 의

미로, 자녀에게 표현되어지는 어머니의 모습은

아이에게 심하게 화내고 통제하며 거부하는 양

육의 형태를 띄었으나, 이는 주로 모-자간 언어

적 상호교류의 갈등에 기인하고 있음이 드러났

다. 즉, 어머니의 개인적 성향이나 특성으로 인

해 나타나는 양육태도일 수도 있으나 이들에게

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서

툰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있었다. 원하는 피

드백을 받지 못한 아이는 속상해하며 어머니에

게 화를 내고, 어머니는 아이가 할머니와 같은

주변인을 따르거나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아이에게 부정적인 언어적, 신체적 반응을 나타

내어 결국 자녀를 통제하고 거부하는 행동을 하

게 된 것이다.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로 판단하면 다소 부정

적인 경향을 보이나, 타문화 간 결혼에서 가장

문제인 의사소통(Menj var & Salcido, 2002)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 해석의 차이를 보인

다. 상호교류 분석심리학자 에릭번(Eric Berne)은

인간의 상호교류(transactions)에는 세 종류 즉,

보완적 상호교류, 교차적 상호교류, 잠재적 상호

교류가 있다고 하였으며(Berne, 1961), 영유아기

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상호 간 대화가 빗

나가는 특징으로 인간관계에 문제를 생기게 하

는 교차적 상호교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Lee, Lee, & Kang, 2008).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 참여자들이나 이들과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자관계를 개선하고 바람직

한 방향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중재기술 및 교육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한편,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농사일로 자녀 양

육에 무관심함을 보였으며, 국제결혼가정이라는

환경적,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한 자녀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면서 이를 아

내에게 책임전가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가 한국

어를 잘 할 수 있도록 모의 모국어 사용을 구속

하는 행위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와 아이를 분리

시킴으로써 아이와 엄마에게 외상(trauma) 경험

의 가능성을 높였다. 영아에게 엄마의 품은 기적

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 ‘캥거루 케어’ 실험을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MBC, 2011). 영아기

외상 경험의 장기적인 영향은 후기 발달 단계에

서 친밀한 인간관계의 형성, 의존 욕구 조절, 개

인 간 의사소통에서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

는것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낼수 있다(O'Connor,

2000). 따라서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부모교육과

가족교육 계획 등에 이러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하며, 남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의사소통 증

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및 국제결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 먼

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이주

여성이 자신의 모국어로 자장가, 속삭임, 노래

등을 통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애정표현 및 정

서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가정환

경이 마련되어야겠다.

둘째, 아내들은 보수적 성향이 만연한 한국 농

촌사회의 맥락적 특성으로 인해 차별을 느끼고

또한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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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난과 평가를 받음에

도 불구하고 자식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긍

정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서의 삶을 능동적이고 진취적으

로 이끌어 가고 있음을 Lee(2006)와 Jung(2007)

연구에서도 밝힌 바 있다. 반면, 남편들은 아내

에게 좋은 며느리와 엄마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

었으며, 아내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여러 선행연구(Choi, Kim, Chung, & Yoo, 2004;

Hwang, 2008; Lee, 2010; Park, 2006; Yoon &

Lee, 2010)에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바라보

는 주된 시각은 시부모에게 봉양 잘하고 남편

내조를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며, 논․밭일을 잘

하는 사람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인 남편들도 이

와 비슷한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긍정적인 부부관계가 필수적

이다(Ahn, 2006; Kim, 200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또한 농촌지역 국제결혼가

정 행복의 우선순위가 부부간 상호작용이라고

밝힌 연구(Yang, 2007)에서와 같이 친밀한 부부

의 상호작용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

그램이 이미 선행되어 오고 있으나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함을 밝힌 바(Seol, Lee, & Jo, 2006),

각 가정의 형편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시

부모와의 관계 특징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

하고 진단하여 이들 가정에 알맞은 ‘맞춤형’의

교육, 중재, 상담 지원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편들은 과거 자신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실에서

의 삶을 고달파 하면서 불만이 되풀이되는 것과

는 달리, 아내들은 자신의 행복과 미래의 꿈을

위하여 보다 긍정적, 능동적, 진취적, 미래지향

적으로 한국생활에 임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살

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출신국 어머니들의 모

임에 참석하거나 종교 단체, 군청, 다문화가족지

원센터로 다가가는 등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있음이 그 단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들

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농촌 마

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사

회관계망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 이

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야 하며, 개인, 가족, 지

역사회, 정부 차원의 다양한 관심과 이해에서 비

롯된 바람직한 통합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주자의 정착을 위한 중도적 수준

의 임파워먼트 접근으로 지역사회개발과 네트

워킹을 통한 옹호활동의 일환(Nash, Wong, &

Trikin, 2006)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국제결

혼가정과 지역사회의 양방향적인 참여와 노력

이 조화를 이룰 때 아내들은 그들의 미래 계획

에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며, 남편들은 아내를

진정한 삶의 동반자로 협력하게 될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

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의 견지에서

연구 참여자와의 적은 만남의 횟수는 연구자와

참여자간에 충분하고 진솔한 그들의 삶의 이야

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한 한계일 것이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를

기대해보며, 이와 함께 출신국이 서로 다른 이주

여성들 간 삶의 경험 차이를 밝히는 연구도 흥

미있는 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여성인 연구자들에게 국제결혼가정 여

성의 인권적인 삶이 먼저 비추어져 남편들에 대

한 글쓰기가 다소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졌

음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다소 적은 수의 연구 참

여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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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을 대표한다고 일반화하기

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힌다.

셋째, 본 연구 참여자의 모-자관계에서는 한국

어 의사소통의 상호교류 갈등이 어머니의 양육

태도로 이어진 특징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

에서는 모-자관계 회복과 보완적이고 잠재적인

상호교류를 위한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를

통합한 놀이중재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기를 기대해본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농촌지역 국제결혼가

정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인식 및 지원 체계의 개

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의의

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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