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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맞벌이가족 자녀의 일상생활과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질적분석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임수영

지도교수 정민자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

대되고 있지만, 초등돌봄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여 많은 아동이 방과 후에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돌봄 공백은 아동의 안전사고 및

범죄 노출 위험을 증가시키며, 여성의 경력단절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돌봄 공백이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하였다

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온종일 돌봄 체

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여 맞벌이 가구 초등생 자

녀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존의 지역아동센

터가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게 맞벌이 가구 자

녀들의 돌봄 공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보편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일상성을 보장하는 센터

의 기능이 강조된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돌봄 공백을 경험하고 있

으며, 이는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

족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가족의 해체나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성장

과 성숙의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면,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 어

려움과 외로움에 직면할 수 있다. 가족은 아동의 정서적 지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높은 가족 레질리언스는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응하고 긍정적인 성장을 도와

아동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건강한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맞

벌이 가족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가족의 지원과 협

력 없이는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이에 가족 레질리언스 접근을 강화함으

로써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의 자

녀가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아동이 속한 가족의 강점과 역량을 발견하고,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맞벌이 자녀의 돌봄 공백을 메

우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족 자녀의 일상생활, 가

족 레질리언스와 돌봄 프로그램을 분석함으로써 맞벌이 가족 아동의 일상생활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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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맞

벌이 가족 자녀가 가지는 어려움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에서 제공되는 돌

봄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맞벌이가정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맞벌이 가족의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족 자녀의 일상

생활과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함으로써 돌봄 공백이 가족 레질리언스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며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

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맞벌이 가족 자녀가 가지는 어려움을 알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에서 제공되는 돌봄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맞벌이가정 아동에

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합의적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초기 단계, 사례분석, 교차분석, 원고 작

성으로 절차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경우 울산광역시 내 다함께돌봄센터 2곳

을 선정하고,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충족하는 초등학

생 고학년 아동 20명과 돌봄교사 2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에 관한 심층 면접

은 2023년 6월 12일부터~30일까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족 자녀의 일상생활, 가족 레질

리언스, 돌봄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일상생활을 가정, 학교,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들의 보호 체계와 돌봄 공백을 확인하였다. 아동이

방치되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일의 경우 부모가 부재하며 다른 보호 체계로 대

체하는 시간은 평일 (평균)11.3시간, 주말 5.4시간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인 아동

은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주로 형제자매, 조부모,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아

이돌보미를 이용하고 있었다. 더불어, 학교에서는 방과 후 돌봄교실과 연계하여 돌

봄을 제공하며,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아동들에게 숙제 및 교과목지도,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었다. 평일에는 학교, 다함께돌봄

센터, 가정이 아동을 보호하는 주된 보호 체계이며, 주말에는 가족이나 친인척, 종

교활동 등 비공식적인 돌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맞벌이 가

족의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센터 운영시

간의 불일치, 가족 형태와 구성원에 따른 돌봄 공백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가족의 아동을 위해 더욱 안전한 돌봄시스템을 구축

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정책

적 지원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 확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운영 제공, 통합

돌봄 제공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다.

둘째,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가족 레질리언스를 살펴본 결과, 부모-

자녀 간 소통에 있어서 질적으로 높은 대화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며, 아동 자신

의 고민이나 걱정 등 내면적인 대화는 충분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의

사소통과정의 취약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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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센터 이용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가족을 위한 다양한 교육주제와 내용을 발굴하여 제

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제공되는 돌봄 프로그램은 기본, 공통, 기초·학습활동,

특별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센터의 지역적 조건환경 등을 반영한 돌봄 프로

그램이 제공되고 있었다. 인터뷰가 진행된 두 센터 모두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에 대

한 사전 요구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아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부모와 자녀는 모두 함께하는 시간과 체

험 및 야외활동을 선호하며, 이는 부모-자녀 간 정서적인 소통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센터에서는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부모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아동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프

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맞벌이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야 할 것

이다.

주제어: 다함께돌봄센터, 일상생활, 가족 레질리언스, 초등돌봄정책, 돌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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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초등돌봄서비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 후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지내게 되는 경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

다.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45.5% 가량의 아동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이상 집에 혼자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통계청, 2019). 또한, 평일 방과

후에 혼자 있는 ‘나홀로 아동’은 6~17세 총 인구 5,828천 명 중 1,165천 명(20.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홍나미, 정익중, 2019). 이는 부모의 부재 상황에서 이러

한 아동 돌봄 공백이 이들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최은지, 2020). 이러한 방과 후 아동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으며, 보

호자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안전사고 및 범죄의 대상으로 노출될 수 있

다. 특히,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방과 후 여부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학령기

아동의 방과 전·전후 보호자 지도의 필요성에 따른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취업률이 50%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자녀 돌

봄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가정 특히 여성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이

며, 이는 일과 가정의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생활시간조사(통계청, 2019)에 따르면

돌봄에 있어서 남성이 33.88분, 여성은 1시간 18.58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일 관련 시간과 가사 노동

시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일 관련 시간은 남편이 아내보다 1시간 13분 많고, 가사노

동시간은 아내가 2시간 13분으로 조사되었다. 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시간을 분석

한 연구(문숙재·윤소영, 2003)에 따르면, 평일과 주말의 시간 사용구조가 활용영역별

로 남편과 아내 간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은선(2014)의 연구에서도

맞벌이 집단의 시간 배분에 있어 젠더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가정이 직장과 가족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

는 이중 노동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며, 일하는 여성 집단의 일과 가정에서의 갈등

혹은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송혜림, 2012). 이러한 문제는 여성

의 경력단절,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일과 가정의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송혜림(2015)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 및 행

복도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을 기본

으로 아이돌보미, 친인척 등을 통해 간헐적인 돌봄 지원받고 있는데, 그 불규칙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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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일상적인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7-12세 학령기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의 비율은 51.3 %로(통계청, 2020) 방과

후에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실정이며, 맞벌이가정이 증가하면서 학령기 아동의 부모

들이 자녀 돌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환경이 변화됨에 따른 자녀 돌봄 지원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돌봄 공백은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하

였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동을 양육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요구가 점점 커지게 되었다(신정순

외, 2020). 또한, 사회가 자녀 돌봄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아동의 성장을 돕는

환경과 제도를 마련하는 기능을 충실히 해 나아가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류

연규, 2012). 이러한 돌봄의 문제로 정부는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의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초등돌봄의 공공

성을 강화하는 과제를 추진하였다 (김은정·홍진주·정세미·김현진, 2019).

‘온종일 돌봄정책’은 교육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가 협력하여 방과

후 초등돌봄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보호권’을 증대하는 정책으로 추진되

고 있으며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각 지자

체의 다양한 돌봄 정책들이 포함된다. 또한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운영 실행계

획’(2018. 04)에 따라 학령기 아동의 돌봄을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다

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포함하여, 53만 명(2022년

기준)으로 돌봄 아동 수를 확대하는 등 공적 돌봄에 양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에

서 주목된다.

초등돌봄의 아동보호체계로서의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학령

기 아동의 초등돌봄 사업으로서 공공시설(주민센터, 복지관, 마을회관, 도서관, 학교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의 접근성이 좋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다. 즉 지역 내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일시·긴급돌봄, 등·하원 지원,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보건복지부, 2021).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여 맞벌이 가구 초등생 자녀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러한 노력은 기존의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게 맞벌이 가구 자녀들의 돌봄 공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으며, 보편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

동의 일상성을 보장하는 센터의 기능이 강조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7년 7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공모사업을 기초

로 10개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2023년 현재 926개소, 21,906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진

행했던 취약계층 아동보호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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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91.6%로 높은 점수를 달성하는 등 양질의 돌봄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책브리핑, 2022). 이러한 다함께돌봄센터의 활성화

동향을 살펴볼 때, 보편적인 아동복지를 위해 취약계층 또는 요보호 아동에게 국한

된 서비스 체계가 갖는 낙인성을 재고하여, 방과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일

상성 보장을 통해 보편적 돌봄서비스가 되는 방안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을 강

조할 수 있다. 이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

를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 특성 중 가장 높은 비율은 '맞벌이가정'으로 16,985명

(82.7%)이며, '외벌이가정'은 1,536명(7.8%), '한부모가정'은 1,360명(6.7%), '조손가

정'은 102명(0.5%), 기타는 479명(2.3%)으로 나타났다(아동권리보장원, 2023).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돌봄 공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서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가족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가족의 해체나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성

장과 성숙의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면,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과 외로움에 직면할 수 있다. 가족은 아동의 정서적 지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높은 가족 레질리언스는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응하고 긍정적인 성장을 촉진

하여 아동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건강한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는 맞벌이 가족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가족의 지원

과 협력 없이는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이에 가족 레질리언스 접근을 강

화함으로써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

의 자녀가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이 속한 가족의 강점과 역량을 발견하

고,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맞벌이 자녀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초등 입학을 시작으로 하는 초등아동기는 학습은 물론 정서, 사회, 심리적

배움이 필요한 시기다(최옥채, 박미은, 서미경, 전석균, 2015). 피아제(1983)와 에릭

슨(1993)의 이론에 의하면 이 시기 아동은 구체적 조작기와 근면성을 발달시키며,

해비거스트(Havighurst)의 생애주기별 발달 과업에 따르면, 아동기에는 지능적, 신

체적 발달과 더불어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의 과업이 중요하다(Lee Manning,

2002) .최근까지도 초등생은 방과 후에 학교, 집 또는 다른 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는 아동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부모의 부재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초

등아동기의 아동발달에 따른 돌봄 프로그램 제공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프로그

램은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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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족 자녀의 일상생활, 가

족 레질리언스와 돌봄 프로그램을 분석함으로써 맞벌이 가족 아동의 일상생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맞

벌이 가족 자녀가 가지는 어려움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에서 제공되는 돌

봄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맞벌이가정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맞벌이 가족의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다

본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족 자녀의 일상생활과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함으로써 돌봄 공백이 가족 레질리언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

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며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다. 이에 맞벌이 가족 자녀가 가지는 어려움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에서

제공되는 돌봄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맞벌이가정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

을 제시하고자 한다.

센터에서 제공되는 돌봄 프로그램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아동과 가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아동의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한다.



- 5 -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족 자녀의 일상생활과 가족 레질

리언스를 분석하여 돌봄 공백을 파악하고, 가족 레질리언스 강화와 아동의 성장, 발

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4시간을 기준으로 보호자의 유무에

따른 돌봄 공백을 확인하고, 센터에서 제공되는 돌봄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아동과

가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일상생활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가족 레질리언스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돌봄 프로그램 내용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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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초등아동기 아동발달 및 돌봄공백 실태

1) 초등아동기 아동발달

초등 과정의 아이들은 유아기를 거쳐 아동기에 이르는데, 이는 대략 7세에서 12

세에 해당하는 시기로 초등학교 입학을 기점으로 한다. 이 시기에는 학습적인 측면

외에도 관계의 확장과 다양화 속에서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의 배움이 필요한

시기이다(최옥채, 박미은, 서미경, 전석균, 2015).

피아제(Piaget)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사고력이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리적인 수준

으로 향상되는 구체적 조작기(6세~11세)에 속하며, 12세에 이르면 추상적 사고와 추

론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형식적 조작기에 이른다. 10세 경에는 규칙이

상호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율적 도덕관이 형성된다

(OECD, 2019.). 해당 시기에는 인지적, 도덕적 발달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

하면 초등 시기는 이러한 발달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

다.

한편 아동 정신분석학자 에릭슨(Erickson)은 6세부터 12세까지를 학령기로 분류

하며, 이 시기의 주요 발달 과업을 근면성으로 보았다. 에릭슨이 정의한 근면성은

외부의 도전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며, 이를 잘 발달시킨 아

동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은 열등감을 형성한다

(Erickson, 1993; 윤진, 김인경 역, 1997).

최근 아이들은 방과 후에 학교, 집 또는 다른 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

며, 이는 아동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누구와 보내는지 역시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인다. 해비거스트(Havighurst)의 생애주기별 발달 과업에 따르면, 아동

기에는 지능적, 신체적 발달과 더불어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의 과업이 중요

하다(Lee Manning, 2002). 이 시기의 아동은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

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다. 아동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적절

히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 또래 관계, 대충 매체

등의 환경적 요소와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발달을 이루므로, 아동의 행동을 관찰

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최옥채 외, 2015). 아동기에는 지능,

정서, 신체, 사회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달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보호자(교

사, 돌봄교사, 돌봄자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호자는 아동의 발달 과정을 주의 깊

게 관찰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거나 단

순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아동의 발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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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방과 후 시간

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에는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부모의

교육관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신호정(2016)의 연구 결과 자녀의 안전과

돌봄을 위해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부모의 교육관과 가치, 취업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는 돌봄을 위해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신호정, 2016; 이재희, 김근진, 엄지원, 2017).. 신호정

(2016)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아동은 발달 측면에서보다는 엄마의 취업 여부, 부모

의 교육관과 가치 등에 따라 방과 후에 어디서 어떻게 보내는가가 결정된다.

학령기 아동의 발달에 따른 돌봄 프로그램 제공은 아동의 인지적, 도덕적, 사회

적, 정서적 측면의 발달을 지원하여 성장을 돕는다.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부모의 교육관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부모의 취업 여부, 부모의 교

육관 등에 따라 방과 후에 어디서 어떻게 보내는가가 결정되므로, 학령기 아동의

발달에 따른 돌봄 프로그램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돌봄 공백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2) 초등아동기 돌봄공백

돌봄 공백 개념에 관하여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이 용어를 직접 사용한

연구도 드물다. 2000년대 이후 아동 사례에 집중한 연구들은 ‘나홀로 아동’ 또는 ‘자

기보호 아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돌봄 공백의 개념을 구체화 시켰다(김지경, 김균희;

2013; 임혜정, 2017a). 서구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집 열쇠를 목에 걸고 다니며 혼자서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열쇠 아동(latchkey child)으로 일컬어진다(김주현,

1994, ; Casper & Smith, 2004).

여성가족부는 하루에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끼리만 집에 있

는 13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나홀로 아동’으로 정의한다. 또한, 아동의 방과후

자기보호 및 돌봄 공백은 방임과 다른 개념으로(이정숙, 김은경, 2008; 이봉주, 조미

라, 2011; 서혜전, 2012), 돌봄 공백을 ‘방치’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방치는 방과 후에

일정 시간을 성인 보호자 없이 지내는 상태를 의미하는 물리적 개념이고,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적절한 관심과 양육,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 내용적 개념으로 정의

하며 두 개념을 구분기도 한다(이봉주와 조미라, 2011).

초등돌봄 공백으로 인해 나홀로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송다영, 장수정, 백경흔,

2017; 장혜경 외, 2015; 임혜정, 2017a, 2017b). 최근 돌봄 공백으로 인한 영향에 관

한 연구를 한 임혜정(2017a, 2017b)의 연구에 따르면, 맞벌이가정, 부모가 4년제 대

졸 이상 가족, 형제자매가 있는 가족이 돌봄 공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결과 돌봄 공백이 학교 학습활동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되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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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37%가 평균 한 시간 이상 홀로 지낸다. 특히 맞

벌이 가구일수록, 형제자매가 있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돌봄

공백이 증가한다(임혜정, 2017b). 2018년 한국 여성정책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맞

벌이가정의 경우 39.4%가 아침 시간대 돌봄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방학 중 평일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학기 중 평균 146분보다 훨씬 긴

212.5분으로 보고되었으며(김영란 외, 2018), 이는 부모의 근무시간과 아이들의 등하

교 시간 및 방학 기간이 충돌하여 여전히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12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아

침 시간에 충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 충돌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송다영 외, 2017).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은 학원을 전전하거

나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맞벌이가정의 경우

조부모, 아이돌보미 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함으로 맞

벌이가정 및 아동·청소년 중심의 돌봄 지원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아동이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아동을

어떻게 보살피느냐는 아동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돌봄 정책에서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백경흔, 2015). 돌봄에 있

어 아동의 권리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아동의 권리에 기반하여 아동의 발달을 고려

한 돌봄 환경과 돌봄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초등돌봄 공백은 일

하는 부모 특히 모의 경력단절에도 영향을 끼치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여성들의 주당 노동시간이 4시간 줄고, 상용직 취업률이 2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

가 있다(이재희, 2018). 방과 후 돌봄 공백과 관련한 이봉주, 조아라(2011)의 연구에

따르면, 방과 후 방치가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방과 후 돌봄은 아동

의 발 단계에 맞춰 보호와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정책적 지원도 이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방과 후 돌봄은 초등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한 교육

과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아동권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김선혜, 2015).

맞벌이가정과 같이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놓인 아동들은 나홀로 아

동으로 방치되기 쉬우며, 이는 아동의 학습활동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

고, 부모의 경력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돌봄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춰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고 아동의 권리를 고려한 환경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또한 돌봄 공

백은 부모의 경력단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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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돌봄의 실태와 정책 동향

1) 돌봄 및 초등돌봄 실태

돌봄(care)의 사전적 의미는 신경을 쓰는 것(to feel interested in something or

worried about it) 또는 어떤 대상을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과정(the

process of protecting someone or something and providing what that person or

thing needs)이다(Cambridge Dictionary, 2021). 돌봄은 ‘보살핌’, ‘배려’ 등과 유사한

의미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들의 어려움이나 필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에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노방환, 2013). 돌봄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명확

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이를 돌본다’ 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Held, V,

2006). 이러한 돌봄의 개념은 주로 개인적이거나 여성적인 역할로 여겨졌으나, 오늘

날 돌봄은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공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희

강, 2018).

후기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가족구조와 노동시간의 구조가 변화하였다. 이에 따

라 돌봄은 국가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이는 복지국가의 주요 쟁점 중 하

나이기도 하다(김수미, 2018). 아동 돌봄은 보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시민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아동기는 심리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과 학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이므로 세심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춰 사회적 돌봄을 제공해야 하

며, 공공의 사회적 산물로서 자원을 투입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기존에는

가족 내에서 이루어졌던 돌봄이 이제는 국가 지원 아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아동 돌봄 역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며,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의 요구를 반영한 사회적 돌봄의 일환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동은

출생부터 생애 전반에 걸쳐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이를 통해 현재의 삶을 형

성하고 미래를 준비한다(Tilbury, 2004). 따라서 아동 돌봄의 질을 높여서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인

적자원인 아동을 성장시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족, 학교, 그리

고 사회적 시스템이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최영규, 202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방과 후 아동 돌봄은 복지의 일환으로 사회가 기능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라

고 할 수 있다.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가정 내 아동 돌봄 기능이 약해지면서, 공적 돌봄에 대

한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공적 돌봄 지원은 증가하였으나, 초등돌봄의 경

우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최영, 2019). 초등돌봄 서비스 대상은 취약계층과 실수요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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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영유아기 돌봄서비스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단절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김은정, 장수정, 정영모, 오신휘, 2019). 한국의 많은 종사자는 9시부터 6

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근무시간은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

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7), ‘자녀 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평일 시간대’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에서도 양육자의 퇴근 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자녀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평일시간대(복수응답)

출처 :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편, 아동 돌봄의 질적 욕구 역시 충족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9~11세)의

58.6% 정도가 방과 후 주로 학습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희망하

는 방과 후 활동은 집에서 쉬기, 친구, 학원, 과외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b,

2018). 이는 희망하는 활동과 실제 활동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친구와 충분히 놀

시간을 갖지 못하며 학습에 과도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류정희 외,

2019).

초등돌봄은 학령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외에 돌봄과 교육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장수정, 2020). 우리나라는 초등돌봄정책이 2004년

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증가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돌

봄과 교육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초등돌봄서비스는 민간 주도로

저소득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나 방학 중에 아동을 돌보는 공부방에서 시작

되었다(노성향, 2016).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었으며(정영모, 2021),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는 방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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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을 도입하여, 아동 돌봄을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정영

모, 2021). 초등돌봄정책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장수정, 2020). 이러한 정책

은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초등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등돌봄 정책의 대상이 초등학교 고

학년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부모들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부모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

급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 운영 계획을 발표하

였으며,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빈틈없는 돌봄 체계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초등돌봄의 공급이 2017년 기준 33

만 명에서 53만 명으로 2022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그 주요 내용에는 초등 1~2학년 위주의 돌봄

에서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것과 맞벌이가정을 포함한 학부모의 수요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돌봄서비스는 개인의 영

역에서 국가책임 영역으로 넓혀가고 있으며, 이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변화하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1)

교육부 주관의 초등돌봄교실은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인구 감소로 발생되는 유휴교실을 활용할 목적으로 2014년에 도입되었

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점차 증가하였고, 공적 영역에서의 서비스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체계 분석과

정책 연구에 의하면, 학부모들은 학교 내 돌봄서비스 내용과 질 개선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돌봄교실의 양적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

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주관의 돌봄서비스는 초등돌봄 서비스 중 가장 오래된 지역아동센터

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으

로 자격 제한을 두어 기준의 포함된 아동만 이용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내 틈새돌봄의 기능을 강화하고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용 대상 아동은 만 6세부터 12세의 초등학생이며,

센터의 공급이 제한적이므로 이용자 또한 자격의 제한 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c).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초등학생 4학년~중학생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돌봄의 공급부족과 사각지대 해소 등 촘촘한 돌봄의 안전

망 구축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나 새로운 돌봄 모델의 도입에 따른 운영 전략이 미흡했음이 지적되고 있다(이혜

1) 2018. 4. 4.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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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이영숙, 2021).

2022년도 부처별 초등돌봄 현황으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

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돌봄터 순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표 1〉2022학년도 온종일돌봄(초등돌봄) 현황

출처 : 교육부(2022), 정책/초·중·고 교육/게시 1305번 재구성.

2) 초등돌봄의 정책 동향

초등돌봄을 수행하는 전달체계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이하 '돌봄교실')이란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 갖추어

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활

동을 말한다(오시영 외, 2016).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홀

로 방치되는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를 위해 2004년 방과 후 보육교실에서 처음 시작

되어 2010년 돌봄교실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2022).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에서 저학년(1학년∼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시간 이후 돌봄이 필

요한 가정으로 저소득층, 조손, 한부모, 맞벌이 외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등을 위

하여 돌봄전담사와 학생이 일정 시간 머무는 교실을 말한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이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3∼6학년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면서 돌봄교

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공간이다. 방과후학

교 운영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는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방과 후나, 학기 중,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제시한다.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장이 운영을 총괄하고 전일제 돌봄전담사, 시간제 돌봄전담

구분
지역아동센터

(21‘12.31.기준)

초등돌봄교실

(21‘4.30.기준)

다함께

돌봄센터

(21‘12.31.기준)

학교돌봄터

(21‘12.31.기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22‘1.20.기준)

운영

수
4,289개

6,178교

(14,774실)
694개

19교

(47실)
234개소

이용

정·현원
123,685명 242,776명 17,366명 1,051명 7,2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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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돌봄 담당 교사 등이 돌봄과 관련 행정업무 전반을 분담하여 운영한다. 초등돌

봄교실 운영시간 또한 학부모의 수요와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학생

관리, 귀가 지도, 체육활동, 간식 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교육부는 돌봄교실의 질 개선·돌봄 업무 체계화를 위해 2021년 8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2022년에 돌봄교실 3500실을 확충하고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 확대하는 등 2)추진하였다. 2010년∼2020년까지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

여학생 수, 운영학교 수, 운영학교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5,177개교에서 6,200

실 104,496명, 2012년 5,652개교 7,086실 159,248명, 2014년 5,938개교 10,966실

221,310명, 2016년 5,998개교 11,920실 238,480명, 2017년 6,054개교 11,980실 245,303

명, 2018년 6,078개교 12,398실 261,287명, 2019년 6,117개교 13,910실 290,358명,

2020년 6,163개교 14,278실 256,213명으로 조사되었다(교육부, 2021).

〈표 2〉개인활동’ 및 ‘단체활동’ 프로그램 유형 및 내용

출처 : 2024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경상남도교육청, 2024

(2)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의 출발은 1980년대 빈곤아동에 대한 돌봄, 학습지원의 필요성이 부

각 되면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교회, 민간기관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공부방이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공부방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에게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정부는 2004년 1월 29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를 법정 아동복

지시설로 지정하고,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

2)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한국교육개발원(2020)을 참고하여 작성함. 

유형 프로그램 내용

개인활동
･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개인적･자율적으로 초등돌봄전담사 등의

지원･관리 하에 행하는 활동(숙제하기, 일기쓰기, 독서하기 등)

단체활동

･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부강사 및 교원에 의해 운영

되는 다양한 예체능, 창의성 신장을 위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활동

- 음악줄넘기, 북아트, 전래놀이, 생활체육, 창의로봇, 악기연주,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인성프로젝트, 안전교육 등  

· 교과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지양하고, 학교 내･외의 다양한 시설이나 장소

에서 수행

*｢즐겁고 신나는 초등돌봄 놀이활동｣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활용

｢돌봄교실 놀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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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터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기관으로 보호·교육·문화·

심리·정서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 2004년도에는 지

역아동센터가 895개소에서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4,107개소, 2021년 12월 말 기

준으로 전국에 4,295개소가 운영 중이다(보건복지부, 2021a).

〈표 3〉 전국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출처 :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보건복지부, 2021년 12월 말)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우선돌봄아동과 우선돌봄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자격 기준이 정해

져 있다(보건복지부, 2022b). 2022년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이 확대되어, 법

정 저소득층 아동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일반아동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2021)에 따르면, 2021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한 아동은 총 106,746명으로, 미취학아동 2,067명(1.9%), 초등학생 저학년 38,471명

(36.0%), 고학년 44,260명(41.5%), 중학생 18,064명(16.9%), 고등학생 3,800명(3.6%),

학교 밖 청소년 84명(0.1%)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형태별로는 양부모가정 72,481명

(67.9%), 한부모가정 30,419명(28.5%), 조손가정 2,947명(2.8%), 소년소녀가정 143명

(0.1%), 기타(친척 및 시설) 756명(0.7%)이 이용하였다.

지역 운영기관 수 백분율(%) 지역 운영기관 수 백분율(%)

서울 477 11.1 인천 185 4.3

경기 803 18.7 세종 13 10.3

대전 140 3.3 광주 311 7.2

전북 294 6.8 전남 294 6.8

강원 174 4.1 충북 395 9.2

충남 238 5.5 경북 275 6.4

대구 201 4.2 울산 58 1.4

부산 209 4.9 경남 271 6.3

제주 66 1.5 전국 4,29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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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및 가정형태별 이용아동 현황

출처 :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보건복지부, 2021a)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호로 생활과 안전, 교육으로는 학습, 성장과 권

리 그리고 특기 적성이 있으며, 문화에는 체험 및 참여활동, 정서 지원에는 상담과

가족 지원, 지역사회 연계에는 홍보와 인적 및 기관 연계로 구성되어 있다.

〈표 4〉지역아동센터 기본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센터별 선택 운영)

보호

생활 일상생활, 위생 건강관리
일상생활, 예절교육, 아동 및 건강

지도, 급식지도 등

안전

생활안전지도 생활지도, 귀가 지도, 통학버스 이용

5대안전 의무교육
교통안전, 성폭력예방, 약물오남용 예

방, 재난대비 등

교육

학습 숙제, 교과 학습지도
숙제, 독서 지도, 맞춤형 교과 학습지

도 등

특기적성
예체능활동 미술, 음악, 체육활동

적성교육 진로·적성교육

성장과

권리

인성, 사회성 교육 인성·사회성교육 등

자치회의 및 동아리 자치회의, 동아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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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3).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보호와 일상생활 지도, 학습 능력 제고 등의 교육 기능, 상담

과 가족 지원을 포함한 정서적 지원, 체험활동과 공연 등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

여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이미애(2018)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의 실태와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는 정부 보조금 및 지자체 지원 외에도 민간사업체, 비영

리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결연 및 협약 관계를 맺고 있다. 이를

통해 후원 물품, 프로그램 지원 등의 적극적으로 외부 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

히 식품 후원이 약 68%로 높게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

체험, 의료지원 등의 후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는 이용 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고, 부처별 분절적 돌봄 정책 추진으로 부처

간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정영모, 2019). 이에 정부는

초등돌봄의 촘촘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2018년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초등돌봄 서비스제공 인원의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

다.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국가 청소년위원회의 정책사업으로 2005년 시범 운영하

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에게 학습, 급식, 상담, 부모교육 등 종

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가 2005년 방과후 돌봄

이 필요한 저소득층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등이며, 운영시간은 방과후∼21시(일일 4시간 이상 연중)까지, 사

문화
체험 관람, 캠프 등 박물관 견학, 체험활동, 캠프

참여 문화체육 등 행사 공연· 전시회 관람, 체육대회

정서

상담 상담 개인상담, 부모 및 가족상담

가족지원

보호자 교육 보호자 교육 등

행사, 모임 부모 모임, 가정방문 등

지역사회

홍보 기관홍보 기관홍보

연계

인적 자원봉사활동, 후원자 관리

기관
지역조사와 탐방, 전문기관 연계,

복지단계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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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수행기관은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운영

하고 있다. 2005년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하였으며, 당

시 신청자가 많아 수요자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방과후아카데미

수업에 수요자가 많았던 이유는 방과 후 돌봄으로 학습지원, 체험활동, 생활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

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과후아카데미는 2022년 350개소, 2023년 355개소로 확대

되었다(아동권리보장원, 2021).

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일반형과 주말형으로 구분되며, 일반형 프로그램

운영에는 1일 최소 4시수 이상으로 하되, 기관 상황에 따라 운영한다. 공통 운영 과

정(5시수)은 기본적인 생활 지원과정이며, 선택 운영 과정(15시수)은 지역 특성 및

참여 청소년 수요에 따라 다양한 운영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캠프 운영 연 1회 집

단 캠프를 권장한다. 대학, 민간기업 연계, 지역단체 등 민관협력을 활용하여 코딩,

드론, 영상･미디어 제작, 로봇 등 ‘디지털 체험활동’을 강조한다(여성가족부, 2024).

주말형 프로그램 운영은 일 5시수 이상으로 하며, 급식을 포함한다. 특성화된 프

로그램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 청소년의 요구, 시대적 상황 등을 반영하여

자율 운영하며, 프로그램 주제는 기간별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 가능하다.

학기 초 청소년,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연 1회 캠프(집단) 운영을 자율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4)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초등학령기 아동의 돌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아동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아동 돌봄 공

동체를 조성하는 특성을 가진다(보건복지부, 2022). 다함께돌봄사업은 지역사회 중

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

소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시행하였다(윤옥분, 2023). 다

함께돌봄정책은 2017년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하여

17개소로 시범 설치, 운영되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

하여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으로써 2017년 10개소에서 2021년 694개소로 확충하

였다. 서비스 지원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만 6세~12세 아동으로 맞벌이가

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혹은 모가 일하는 경우가 우선 입소 대상이지만 지역 여건

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4).

운영형태는 정기돌봄과 일시돌봄이 있다. 정기돌봄은 매일 2시간을 이용, 매주

화, 목 3시간 이용 등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을 의미하며, 일시돌봄은

갑자기 발생한 사유에 의한 비정기적 돌봄을 의미한다.

운영시간은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학

기 중에는 14:00~20:00, 방학 중에는 09:00~18:00로 운영된다.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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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돌봄 프로그램은 출결확인 및 급, 간식 지원의 기본서비스 운영, 숙제 및 독서지

도와 신체활동 등의 공통 프로그램 운영, 언어 및 예체능 등의 특별 프로그램이 운

영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초등돌봄서

비스와는 달리 월 10만 원 한도액 내에서 이용자 부담액이 있다.

〈표 5〉다함께돌봄센터 돌봄 프로그램

출처 : 보건복지부(2024), 2024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 p.60

(5) 학교돌봄터

‘학교돌봄터’사업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관계부처와의 연계·협력 사업으로 초등

학교는 유휴 교실 등의 공간 제공, 학교시설(운동장 등) 등의 이용을 지원한다. ‘학

교돌봄터’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교육청, 학교가 협력하는 초등돌봄서비스로

이용 대상은 6세∼12세 초등학생, 운영시간은 학기 중은 14시∼20시까지, 방학 중에

는 9시∼18시로 주 5일(월요일∼금요일),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며, ‘학교돌봄터 사

업지원단’이 학교돌봄터 운영을 지원한다.

구분 분야 내용 비고

기본
출결확인

- 출결 관련 사항 확인
- 입·출입이 잦은 아동에 대한 출결 확인

돌봄
프로그램 구성

-
대상, 시간,
내용, 방법,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 등

급·간식 지원 - 방학 중, 급식 및 간식 지원

공통

놀이 및 휴식 - 자유 활동 및 휴식지원

신체활동 - 신체 및 또래 놀이

숙제･
독서지도

- 숙제지도
- 독서지도 및 프로그램 운영

- 위생·청결교육, 화재 및 안전교육
- 아동 및 보호자 상담

아동지원

특별(학습)

언어활동 - 기초, 외국어 지도 및 프로그램 운영

예체능 -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

과학 - 과학 지도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체험활동 - 문화예술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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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돌봄터 사업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총 32개교에서 78실이 선정되어 운영하

고 있다(아동권리 보장원, 2023). 이용 대상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6∼12

세 아동(초등학생)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8시까지(학기 중 14∼20시, 방학

중 9∼18시) 운영하고 있다. 학생 돌봄은 보육 및 복지 전공 교사가 아이들의 성장

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놀이 체육·창의 미술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돌봄터는 수

요자 중심의 돌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방과 후 동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돌봄 프로그램은 사전 조사를 통해 파악한 수요자 선호도 및 가용 자원을 기준으

로 운영위원회 등에서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프로그램 구성에는 기본서비스, 공통

프로그램,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3)구성된다.

초등학생을 대상의 돌봄 유형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초등돌봄교실, 지역기관에

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돌봄터 등

이 있다. 방과후돌봄의 관련 부처를 살펴보면 초등방과후돌봄은 교육부의 ‘학교 돌

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다.‘

이러한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

래에서는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실태와 동향 등 세부적

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보건복지부(2023), 2023년 학교돌봄터 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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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함께돌봄센터의 이해

1) 다함께돌봄센터의 추진배경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전체 평균 45.4%에 달하며, 특히 학령기(7-12세)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의 비율이 51.3%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20)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확대되면서 맞벌이가정이 증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령기 아동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서비스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 후와 방학 중

에 이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 특히 초등학생이 적절한 돌봄을 받

지 못할 경우,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

에 대한 돌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자녀 연령별 경력단절 여성 현황에 따르면(통계청, 2019a), 2017년부터 3년

연속 경력단절 여성 중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65.5%

→63.3%)하였으나 7세부터 12세까지의 자녀를 둔 여성의 비율은 증가(22.0%→

24.9%)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여성에게 자녀 출산

이후 소득활동을 포기하도록 하는 두 번째의 위기(교육부, 2018c)로 지적된다. 자녀

의 초등 입학 시기에 여성이 경력단절을 선택하는 배경에는 아직 혼자 시간을 보내

기에는 어린 자녀의 방과 후 이후의 돌봄 문제와 함께 초등 입학 적응, 학교생활

지원 및 교우관계의 형성 등에 대한 어머니 역할이 강조되는 제도적, 사회적 문제

가 지적된다(김경욱, 2018; 이수민, 2019).

이러한 육아의 어려움은 저출생으로 이어진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출생아 수를 처음 기록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첫 0.6명대로 추락하면서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7.7% 감

소한 23만 명이었다. 저출산 문제의 주요한 원인에는 돌봄 문제가 있으며, 그 배경

에는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24). 출산한 자녀를 돌

보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그나마도 제대로 된 돌봄이 보장되지 않고,

육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현실에서 누구도 선뜻 출산을 선택하기는 어려

울 것이기 때문이다(시사경제신문, 2022).

신학기에 초등학생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자녀를 둔 직장건강보험 가입 여성 약 1

만 5천여 명이 퇴사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초등학교 입

학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의 증가는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가져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온종일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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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공동체 기반 조성과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등장한 공적 초등아동 돌

봄서비스가 다함께돌봄센터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영유아를 위한 무상보육이 전환되면서, 2016년을 기준으로 영

유아를 둔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68.3%에 이르게 된 것에 비해(교육부, 2018a),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와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제공되는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12.5%로 크게 떨어지는 등 이용하기에 매우 제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도입되었다(교육부, 2018b).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등학생을 위한 공적 돌봄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며,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초등학생을 위한 공적 돌봄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

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

동 참여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다함께돌봄센터의 추진체계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며, 지역의 초등돌봄을 위한 공공/민간 자원의 연

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키우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체계를 운영하고자

한다.

[그림 3] 다함께돌봄센터 추진체계

추진 주체별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의 사업관리 총괄의 역할을 담당하며,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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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평가 및 컨설팅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교부와 관리 및 자원 연계를 위한 부

처 간 연계 및 조정의 역할을 담당한다(아동권리보장원, 2023).

다음으로 다함께돌봄사업의 전달체계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있다. 기존에는 보건복

지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다함께돌봄사업 지원단이 사업지원을 하였으나, 2020년에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위탁한 후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질적인 사업의 관리를 하게 되

었다. 보건복지부의 총괄 아래서 아동권리보장원이 정한 사업내용 및 지원방안에

따라 각 지자체는 단위별 지원기구와 협력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정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실질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주요

역할은 평가 및 컨설팅, 종사자 교육 등의 시설 운영지원과 다함께돌봄센터 전산시

스템 구축 및 관리 그리고 다함께돌봄사업 홍보 및 연구·조사 등이다.

다음으로 추진체계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의 주체인 시·도와 시·군·구가

있으며, 시·도는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을 하며, 시·군·구는 사업 지도

및 점검,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광역 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서비스의 연계·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시·군·구는 사업계획 수립 및 센터 설치·운영, 예산 집

행 및 지도점검 등의 센터 운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기초 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서비스의 연계·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

본원칙이나, 아동복지법 개정안 제44조의 2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이 가능하다. 수

탁자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인데, 이 중 비영리민

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수탁자 선정에

는 공개모집을 기본원칙으로 두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지

자체는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 지역 내 돌봄기관 균형 분포,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재정 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4).

3) 다함께돌봄센터의 추진현황

제 17차 아동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안은 모

든 아동에게 양질의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국무조정실. 2023). 이

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아동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완성하는 공공

성 강화정책과 흡사하다.

‘온종일 돌봄 체계’란 기존의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되어왔던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돌봄

을 확대하고 학교-지자체의 연계·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

로 나홀로 아동 증가와 아동 방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이

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 대상의 돌봄 정책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4) 보건복지부(2024),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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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체화하려 노력해오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보건복지부는 지역아

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등이 포함된다. 2023년에는 돌봄

의 국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 소관의 늘봄학교도 등장하였으며 이 밖에도 초

등아동 돌봄을 위한 다양한 돌봄 지원 서비스들이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온종일 돌봄 정책으로 2017년에 시행되었고, 2019년 ｢아동복지

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에 본격적으로 개소한 아동복지시설로서 비교적 최근에 운영

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

봄 공동체 기반 조성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7년 7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공모사업을 기초로 10개소의 ‘다함께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

다. 이후 2018년 4월 관계부처합동 ‘온종일돌봄 정책’으로 17개소를 설치, 운영하였

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은 정부가 2019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한 후

더욱 본격화하였으며 2021년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보건복지부, 2023).

다함께돌봄사업은 2017년 10개소로 시작하여 이후 2018년 17개소, 2019년 173개

소, 2020년에는 424개소, 2021년에는 694개소, 2022년에는 903개소가 설치‧운영되었

으며, 2023년 5월 기준 931개의 센터가 전국에 개소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3).

2022년 12월 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

를 이용한 아동은 정기돌봄 19,010명, 일시돌봄 1,537명으로 총 20,547명이다. 기타

이용자 460명을 제외한 초등 정규교육을 받는 아동은 20,087명으로 학년별 이용 아

동수는 다음과 같다. 1학년 6,615명(32%), 2학년 5,867명(28.6%), 3학년 3,867명

(18.8%), 4학년 2,180명(10.6%), 5학년 1,052명(5.1%), 6학년 506명(2.5%)으로 1~3학

년 16,349명(81.3%), 4~6학년 3,738명(18.7%)으로 저학년 이용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아동 일평균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정기 돌봄’이

228.4분, ‘일시 돌봄’이 201.6분으로 나타났다(아동권리보장원, 2023).

다함께돌봄센터의 우선 입소 대상은 소득수준과 무관하나,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센터마다 우선순위를 달리할 수 있으나, 사업 매뉴얼에 기초한 우선순위에는 맞벌

이가정 및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및 가정 내 자녀 돌봄이 어려운 경우, 초등학

교 저학년, 부모의 근로 시간이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가 우선 입소 순위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 2024).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선 입소 대상 1순위로 ‘맞

벌이가정’을 설정한 시설은 710개소로 81.6%이며, 우선순위가 없는 시설은 65개소

(7.5%)이다.

가정 특성별 이용 아동 현황도 맞벌이가정의 아동이 16,985명(82.7%), 외벌이 가

정의 아동이 1,606명(7.5%), 한부모가정 아동이 1,381명(6.7%), 조손가정 아동이 95

명(0.5%), 기타 480명(2.3%)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시설은 맞벌이가정 중

심의 정기·일시돌봄을 제공하며 주요 지원내용에는 체험 및 교육,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 연계, 제공 등이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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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기준으로 설치된 전체 센터 수는 903개소이며, 이 중 33개소(22년 12

월 설치)는 2023년 운영 예정으로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특기·적성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실시된 센터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센터(98.2%)에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예체능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경우가 826

개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보드게임이 72개소, 코딩이 40개소, 체험활

동이 21개소, 과학활동이 16개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아동권리보장

원, 2023).

[그림 4-1] 다함께돌봄센터 연도별 센터 설치 현황

[그림 4-2] 다함께돌봄센터 가정 특성별 이용 아동 현황

4)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 프로그램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 돌봄서비

스에는 프로그램 진행 전에 이용자의 수요와 가용 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

가 실시되며, 이를 바탕으로 센터에서 가능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아동기의 특성

을 반영하고, 상시 및 일시돌봄의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

에서 놀이와 돌봄, 학습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아동권리보장원,

2023). 이를 위해 센터장과 돌봄교사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 내에서 활용·가능한 자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2024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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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내에서 아

동을 지도하거나 아동의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돌봄 전문가 또는 외부 시설과의

관계 및 대학생 등의 자원봉사자를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운

영하고 있다. 첫 번째는 기본프로그램으로, 돌봄교사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아동의

등·하원 지원관리, 일상생활 교육, 급·간식 지원 등으로 포함된다. 이 외에도 부모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상시로 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는 공통프로그램으로, 아동의

학년과 학습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숙제지도 및 독서지도, 신체활동, 휴식 등을 제

공한다. 센터에 머무르는 동안 기본적인 학습지원의 하나로 학년별 특성을 고려하

여 일상적인 학습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부모, 자원봉사를 활용

한 재능기부 또는 퇴직한 교사 등의 도움을 받아 센터장과 돌봄교사의 역할을 보충

한다. 세 번째는 특별(학습)활동으로, 외국어, 예체능, 과학 및 체험활동 등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인력을 특별 프

로그램 담당자로 지정하여 분야별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프

로그램은 초등학생의 특기 적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 지식과 기술을 아동

에게 알려주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아동의

적성을 계발하고, 아동기에 갖는 학습 및 다양한 활동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초등학생 학년에 따라 발달적 특성과 욕구를 구분하여

운영되며, 저학년의 경우에는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제공하고 고학년의

경우에는 교과 및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아동 스스로 자신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센터에서 안전교

육이 실시된다. 안전교육의 내용으로는 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아

동복지 법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5대 안전교육으로 또한 포함된다5)(보건복지부,

2024).

〈표 6〉다함께돌봄센터 돌봄 프로그램

5) 보건복지부(2024),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함.

구분 분야 내용 비고

기본
출결확인

- 출결 관련 사항 확인
- 입·출입이 잦은 아동에 대한 출결 확인

돌봄
프로그램 구성

-
대상, 시간,
내용, 방법,
지역사회 내

급·간식 지원 - 방학 중, 급식 및 간식 지원

공통

놀이 및 휴식 - 자유 활동 및 휴식지원

신체활동 - 신체 및 또래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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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2024),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p.60

〈표 7〉다함께돌봄센터 학년별 돌봄 프로그램

출처 : 보건복지부(2024),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p.63

구분 분야 내용 비고

숙제･
독서지도

- 숙제지도
- 독서지도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 연계 등

- 위생·청결교육, 화재 및 안전교육
- 아동 및 보호자 상담

아동지원

특별(학습)

언어활동 - 기초, 외국어 지도 및 프로그램 운영

예체능 -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

과학 - 과학 지도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체험활동 - 문화예술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

구분 저학년 (1~2학년) 고학년 (3~6학년)

구성 놀이 및 휴식 학습 및 야외･체험활동

내용

단체
전래놀이, 보드게임, 안전교육,

구연동화, 야외놀이
창의로봇, 드론, 관람 및 견학,

체험, 캠프 활동

개별 숙제, 일기, 독서, 그림 등 숙제, 일기, 독서, 글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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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상생활

1) 일상생활의 개념

사전적으로 일상생활은 날마다의 생활, 평소의 생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날

마다의, 늘 하는, 평소 생활이 일상생활이다. 즉, ‘일상’이란 평소에는 소박한 것으로

인식하여 관심을 두지 않지만 우리가매일 생활하고 있는 시공간의 총체적인 삶의

형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삶의 형태는 개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그 시대, 그 사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경

미, 2009). 매일 되풀이되는 생활로서 씻고, 자고, 식사하고, 일을 하며 이동하는 것

이 일상생활이며 매일 되풀이되어 습관화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생활이다. 인

간의 생활양식과 일상은 무반성적인생활과 무의식적인 생활의 리듬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변기찬, 1998) 이는 생활을 유지하는 기본에 해당, 어느 누구나 매일 경험하

고 있는 것으로 그 시대 그리고 그 사회의 환경에 적응하는 일반적, 보편적인 삶의

형태이다(이경미, 2009). 이렇듯 일상생활은 우리가 속한 사회를 구조화하는 일의

연속이며, 사회에 의해 구조화의 연속으로 간주된다(김현정a, 2003).

‘일상’의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된 것은 20세기 초로, 세계대전과 전체주의 체제로

인해 인류의 일상생활이 총체적으로 파괴되었던 경험은 일상생활의 문제가 서구사

회에서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서구

지식인들에게 문화의 위기로 받아들여졌으며, Husserl(1962)은 위기의 극복을 위해

일상적 생활세계에 대한 철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일상생활

의 세계는 모든 학문 논리의 의미 토대로, 학문적인 토론의 중심에 높여져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강수택, 1997).

인간의 일상생활은 그 다양성과 다중성으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데, 일

상생활에 대한 몇 가지 학자들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Valentine(1929)은 일상생활을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면서, 주기

적으로 되풀이되고, 지극히 평범하며, 우리가 당연시 받아들이는 그러한 세계"로 정

의한다. Eyles(1958)는 "개인들이 자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유

지하고, 변형시켜 가는 근본적인 토대"라고 설명한다. Berger & Luckman(1966)은 "

일상생활은 일상이 깨지지 않는 한 질서 잡혀있고, 당연시 여겨지며, 타자와 공유되

는 더할 나위 없는 실재이며, 개인의 정체성의 근간"이라고 밝힌다. Heller(1971)는

"일상생활은 자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개인적 재생

산의 집합체"라고 정의한다. Maffesoli(1979)는 "일상생활은 한가지의 원인이나 논리

로 설명할 수 없는 다원성의 세계이며, 여러 합리성들이 공존하는 세계"로 이해한

다. (DeQueiroz, 1987)는 "사회생활의 구성요소로서의 일상생활과 총체로서의 사회

와 공존하고 있는 총체로서의 세계"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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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계숙, 최연실, 성미애(1999)는 일상생활을 "거기에 있을 것으로 당연히 여

기는 경험적 세계"로 설명한다. 과거에 지나쳤고 현재 존재하며 미래에 살 것으로

가정하는 세계이며 "일상의 세계", "매일 매일의 세계", "상식 세계", "생활 세계" 등

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이란 용어로 통용되며, 일상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편형 상태를 일상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Schutz, 1967).

일상생활에 대한 정의가 학자마다 다양한 만큼 개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lias(1939)는 ‘일상(Alltag)’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다양한 의미

를 함축한 채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상의 개념에 반대되는 ‘비일상

(Nicht-Allt ag)’의 의미들을 찾아내어 일상 개념의 의미와 이해를 돕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일상생활은 사회적 구조와 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

으며 일상생활은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Durkheim(1912)은 일상생활을 사회적 사실로 이해하며, Goffman(1959)은 일상생활

을 연극적 행위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일상생활은 개인의 심리

적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상생활은 개인의 인지, 감정, 행동 등의 상호작용

으로 이해할 수 있다. Maslow(1954)는 인간의 욕구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일상생활

에서 개인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한다고 주장하였으며, Freud(1900)는 인간

의 무의식을 강조하고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행동은 무의식적 충동에 의해 결정된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의 일상생활은 문화적 맥락에서 형성

된다. Geertz(1973)는 문화적 상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Mead(1962)는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한편, 일상생활은 관계와 행위 그리고 공간 등의 다양한 개념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상생활은 24시간 단위로 반복되는 시간과 제한된 공간에

서 타인과 관련된 혹은 관련되지 않은 모든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

상생활을 이해하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시간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일

상생활을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상생활

은 일상적인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위

해 24시간을 쪼개어 각 시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혹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 어

느 정도의 시간이 소모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종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같

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행위 장소나 주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행동분류에서 학습이 학생을 주체로 할 때는 '학습'의 범주에 속하지만,

일반인을 주체로 할 때는 '교제 및 여가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나눠진다. 이러한 구

분은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면, 일상생활에 대한 다양한 의미 규정이 필

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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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들의 일상생활 연구

기존 학생들의 일상생활 연구는 학생들의 문화와 관련하여 대부분 진행되어왔다.

학생들의 일상생활 연구는 특정 집단의 특성, 상호작용 방식, 언어 및 행동의 가치

와 규범 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연구는 문화의 이해를 통해 인간

의 물질적, 정신적 경험과 내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학생들의 일상생활

을 연구함으로써 학생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이는 학생들의 삶을 이해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즉, 학생들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자신들만의 의미를 가지며 일상을 유지한다.

학생들의 일상생활은 학교라는 제도적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 독특한 방식이며,

각자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낸 결과이다. 집단 속 개인은 공통된 경험을 가지지

만, 각자 다른 의미를 부여하므로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일

상생활과 내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이는 개별 학생들의 일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집단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정경필(2004)의 연

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여가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으며, 홍우림(200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부모 양육방식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또한 김현욱(2008)의 연구는 초등학생의 인

터넷 사용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금희(2005)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휴대

폰 사용이 친구관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유영아(2007)의 연

구에서는 중학생의 친구관계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다. 그리고 양인실(2009)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이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였으며, 이상우(2009)의 연구는 중학생의 여가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와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보경(2003)의 연구는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살 충동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 급수

별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학생들의 문화와 관련하여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의 일상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의 일상은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

를 갖고 유지되며 이는 그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결과이다. 집단 속 개인은

공통된 경험을 하지만, 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려

면 개인의 일상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한다. 일상생활 연구는 초등생의 여

가 활동이 스트레스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어 졌다. 이러한 연구들

은 학생들의 일상을 이해하고, 그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앞

으로도 학생들의 일상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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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등학교 아동의 일상생활 연구

초등학교 아동의 일상생활은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아동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학교에서의 경험이 아동의 삶을 구성하고, 학교 경험의 질

이 아동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일상생활은 크게 학교 내

에서의 활동과 학교 밖에서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내에서의 활동'은 아

침에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활동, 교우와의 친교 및

교류활동, 학교 적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다. '학교 밖에서의 활동'은 학

원이나 가정에서의 과외활동, 방과 후 개인 학습, 휴식 및 여가활동, 개인생활 등으

로 이루어져 있다.

김종식(2000)은 창원지역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외 활동 분석으

로 아동의 하루 생활을 아침 활동, 오후 활동 그리고 저녁 활동으로 나누어 설명하

였다.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아침활동은 약 1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기상

시각은 7시 14분 전후이고 등교시간은 8시 15분 전후이다. 아침에 하는 활동은 기

본적으로 씻고 몸단장하기와 아침식사 등이 있으며, 학원 과외나 아침공부를 하는

학생도 약 23% 정도로 확인된다. 놀이로는 아침운동이나 TV 시청 등이 있지만, 이

를 하는 학생은 적었다. 오후 활동에는 학원 과외가 약 75%, PC게임이 약 47% 등

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상적인 집안일 돕기나 간식 먹는 등의 활동도 있었다. 저녁

활동에는 학원 과외, 독서, 학교 숙제 혹은 공부 등의 활동이 포함되며, 놀이로는

TV 시청이 많이 이루어지고, 집안일 돕는 활동이나 가족과의 대화 등이 있었다.

강현정(2005)은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일상생활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

으며 이 연구 결과, 초등학생들은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예비 수험생으로서 일상생

활을 살아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 없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경험하며, 어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자기 존재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가정, 학교, 학원 등에서 실존 상실 위기를 이해하고 주체

적인 실존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김윤채(2001)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아동의 일상생활은 거주 지역과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도시지역의 아동은 주로 평일 방과

후에 규칙적인 학습에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농촌지역의 아동은 숙제 이외에는 주

로 컴퓨터 게임이나 TV 시청을 즐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직업에 따라 전문직 자녀들과 일반직 자녀들은 특별한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반면, 노동직 자녀나 서비스직 자녀들은 학원을 가기도 하지만 숙제 이외에는 주로

TV 시청이나 게임을 즐기고 주말 활동 또한 도시지역 아동과 농촌지역 아동 사이

에 다소 차이가 있다. 도시지역의 3학년 아동은 주로 집에서 숙제와 독서, TV 시청

등 시간을 보내는 반면에 농촌지역의 3학년 아동은 종교활동과 컴퓨터 게임, TV

시청을 주로 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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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아동의 방과 후 시간 활용 경향을 조사한 배순오(2000)는 저학년 아동

이 기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학원에 많이 다니고 있으며, 고학년 아동은 실기 능

력의 신장을 위해 컴퓨터 또는 피아노학원에 많이 다닌다고 보고되었다.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대체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저학년 아동은 부모님의 권유

에 따라 다니는 반면, 고학년 아동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되어 진다.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아동의 일상생활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지극히 평범하고, 매일의 세계로 이루어진다. 아동의 일상생활을 분석할

때, 학교에서의 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학교 내에

서의 활동'과 '학교 밖에서의 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자들의 일상생활 활동의 개념정리와 생활시간사용을 기준으로

아동의 일상생활 활동을 가정생활, 학교생활,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아동보

호체계의 범주로 활동을 분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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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레질리언스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한 돌봄 공백은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아동의

정서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이 스트레

스나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

가족 기능, 자아 탄력성, 가족 건강성, 사회적 지지와 가족의 지지 등 다양한 요인

으로 구성된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일상생활과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함으로써, 돌봄 공백이 가족 레질리언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

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며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다. 이는 맞벌이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

원하고자 한다.

1) 가족레질리언스의 개념

현대사회에서 가족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특정

한 가족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가족은 다시 회복되어 행복한 삶을 누리

고 어떤 가족은 슬픔과 분노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살면서 다양한

종류의 역경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모두 같지 않으며, 같

은 역경에도 다른 결과를 내기도 한다.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이러한 물음에 답을 얻고자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 같은

상황에서의 역경에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유 중 하나가 레질리언스

(Resilience)라고 한다.

레질리언스의 사전적 정의는 강압적 스트레스에 의해 변형된 물체나 신체의 모양

과 크기가 회복되려고 하는 능력(Merriam-Webster, 2006)이며, 우리나라 학계에서

는 회복력, 극복력, 복원력, 적응 유연성 및 탄력성 등의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

다. 정신적 외상과 역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유용한 개념

(김현정b, 2023)이다. 사회학, 정신의학, 생물학,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

으며 특히 심리학 분야에서는 인생의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여 환경에 성

공적으로 적응하는 인간의 능력으로 사용되고 있다(한선영, 2015). 이렇듯 레질리언

스는 개인에게 닥쳐온 위험과 불확실한 조건들 속에서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

록 돕는 역동적인 기제를 의미하며 ‘회복 탄력성’ 또는 ‘적응 유연성’으로 표현되어

진다. McCubbin(2001)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산물’, ‘압력에서도 유능감의

유지’, ‘외상으로부터의 회복’,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설명하였

으며, Greene, Galambos & Lee(2004)는 회복 탄력성을 ‘개인으로 하여금 역경과 불

행을 쉽게 회복하거나 적응하게 하는 능력으로 상당한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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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적응 유연성에 대해서는 ‘개인

의 생애주기에 강점과 약점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에 긍정적

으로 적응하는 능력(Luthar, Cicehetti & Becker, 2000)’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외에

학자에 따라 탄력성, 심리적 건강성, 회복력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레질리언스에 대한 초기 연구는 역경, 스트레스, 어려움 등 개인이 지닌 결점 중

심의 병리적 관점으로의 문제 중심 접근으로 바라보았으나 차차 개인의 강점에 초

점을 맞춘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배은경 외, 2017), 같은 스트레스 상

황 또는 같은 종류의 역경을 경험하더라도 개인이 받는 영향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레질리언스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취약성을 인식하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기존의 레질리언스에 대한 초기 연구는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 간의 영향을 미침을 알게 되어 환경의 영향

맥락에서 가족에 관한 내용으로 광범위해지기 시작하였다(Coyle, 2005).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의 생애주기에서 맞게 되는 고난과 역경에 성공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족이 불행한 사건과 위험에 처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힘이다(Herrman et al., 2011). 즉, 어려운 시기에도 본래의 상

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힘이며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역경으로 인해

흔들릴 때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가족 레질리언스는 ‘역경으로부터 되돌아와 더욱 강해져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위기와 도전에 반응하여 인내하고 스스로 회복하고 성장하는 역

동적 과정’을 의미한다(Walsh, 2002). Walsh(1998)는 레질리언스 개념에 대해 ‘취약

하지 않음’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 효과적으로 맞서 ‘잘 견뎌내는 것’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단지 상처를 입거나 곤궁에 처한 상태를 수용하는 소극적

인 의미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가족 본래의 상태로 회

복하고 극복한다는 적극성을 뜻하고 있다.

정민자(2016)는 가족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오뚝이처럼 회복하여 복귀하는

능력을 가족 레질리언스로 정의하였다.

가족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첫째, 가족

이 위기와 역경에 적응하여 변화를 시작할 때 함께 협력하는 가졲의 특성이나 속

성, 차원을 말하며 둘째, 시련에 닥쳤을 때 대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족의 강점을

말한다. 셋째,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내하는 능력과 원래의 상태로 돌아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다(Valentine& Feinauer, 1993). 넷째, 위기와 역경을 스스로

견디고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극복하는 능력이다(Wolin&Wolin, 1993).

위의 정의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곤경에 직면하였을 때 표

면화되며 둘째, 탄성의 속성을 지니며 셋째, 병리보다는 건강의 관점으로 가족을 조

명하는 개념으로 보고있다(Hawley & Dehaan, 1996). 따라서 가족 레질리언스의 접

근은 가족들이 파괴적인 삶의 도전들로부터 다시 일어서서 삶을 지탱하게 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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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상호 과정들을 규명하고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족에게 위기나 역경은 항상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

호탄이 되기도 하며, 이러한 시간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 가족은 변화된 모습을

통해 새롭고 행복한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가족

레질리언스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연구로 다양한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역할

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가족레질리언스의 하위요인

가족 레질리언스의 하위요인은 시대에 따라 많은 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되었

으며, 학자의 관심과 주제에 따라 가족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내용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가족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내용, 즉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주제에 따라 연구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학자에 따라 제시되는 가족 레질리언스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Cowen과

Hetherington(1991)은 응집력, 유연성, 공개적 의사소통, 신념체계, 문제해결로 제시

하였고, Singer와 Powers(1993)는 유연한 의미해석, 균형 잡힌 대처, 유연한 상호의

존으로 제시하였다. McCubbin과 McCubbin(1988)은 초기에 가족의 문제해결과 대

처전략, 의사소통, 내구력, 응집력, 사회적 지지 등을 제시하였었으나 이후 가족 형

태, 가족 도식, 가족 자원, 가족 기능, 문제해결과 대처, 사회적 지지 등으로 일부 수

정하기도 하였다(McCubbin, McCubbin & Tompson, 1993). Silliman(1994)은 의사

소통, 응집성, 적응성, 영성, 연결성, 위임, 시간, 공유, 효율성 등의 요인을 제시하였

고 Barnard(1994)는 가족 레질리언스의 하위요인을 부모와 아동 간의 적합성, 청소

년기 동안의 이혼부재, 가족의식, 긍정적 수용성, 가정 내 갈등의 최소화, 아동과 생

산적인 관계로 제시하였다. Cowan과 Schulz(1996)는 응집력, 유연성, 공개적 의사소

통, 문제해결, 신념체계를 가족 레질리언스의 요소로 보았다. Lin(2000)은 영적 지지

와 긍정적인 수용을 구성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Walsh(1998)는 가족신념체계, 조직

유형, 의사소통과정으로 제시하였고, Black과 동료들(2008)은 긍정적인 견해, 영성,

가족 구성원의 조화, 융통성, 의사소통, 재정관리, 가족시간, 가족의례, 지지연결망으

로 제시하였다.

Walsh(2002)는 가족의 주요 요인인 세 가지를 유의한다면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

는 위험성과 취약점을 감소시킬 수 있고, 역경에서 벗어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레질리언스를 촉진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Walsh(2002)의 이론은 가족적응을 보다 강조하고 있으며 가족 레질리언스를 가족

과정의 차원에서 구조적. 기능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가족의 역동적인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alsh(2002)가 제시한 가족 레

질리언스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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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신념체계(Belief system)

신념체계(Belife system)는 모든 가족기능의 핵심이며, 가족 레질리언스의 본질과

정신으로 강력하나 힘이다. 신념체계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

고 삶의 과정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틀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는 확신, 가치, 태도,

편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념은 행동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는 기능이 있으며 행

동의 결과로 신념은 더욱더 강화될 수 있거나 때로는 변화되기도 한다(Walsh,

2002).

가족의 신념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가족이 대처하는 방식을 통해 그 시념이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실패로 끝나게 할 것인지를 가늠하게 한다. 가족 신념체계에

는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의 세 가지 하위 요소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①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가족에게 위기와 역경이 닥치면 고통의 시기가 오는데, 이 시기에 가족 구성원들

은 신뢰받는 파트너 혹은 친척으로 서로 의지할 수 있다고 믿으면 최선을 다해 위

기와 역경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가족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떤 일이 일

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인지하며 이것을 공유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의미를 부

여한다(송순인, 2010). 역경의 의미는 가족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 가능하며 역경

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는 가족레질리언스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Antonovsky & Sourani, 1988).

다양한 가족이 생겨나고 가족에 대한 개념 또한 변화되고 있지만, 건강한 가족의

기초는 친지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가족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통해 서로 협력

하도록 한다. 이는 가족 구성원들 간 강한 신뢰감을 가지게 되며 서로에게 충성과

믿음을 지속할 때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다(변영인, 2006).

② 긍정적 시각

긍정적 시각은 위기나 역경 앞에서 잘 견디며, 잘 투쟁할 수 있는 능력인ㅊ 불굴

의 인내로 가족레질리언스의 핵심 요소이다. 레질리언스가 높은 가족은 고난과 역

경을 도전으로 인식하여 이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정복하기 위해 위기에 적극적

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가족들은 가족의 강점과 가능성을 확신하고 희망을 잃지 않

으려 스스로 노력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고난과 위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도 변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성장하는

기회로 여긴다. 또한 희망을 주는 지지적인 관계는 가족이 압도적인 고통에 직면해

서도 용기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게 한다(Weston, 1991). 가족이 긍정적 시각을 가

지기 위해서는 용기와 격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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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초월과 영성

개인은 중요한 관계 안에서 가장 최대로 생존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가족은 더 큰

체계와 연결될 때 가장 많이 성장한다(Walsh, 1998; 양옥경 외 역, 2002). 초월적 가

치체계는 삶을 중요한 것으로 정의 내리도록 하며, 비극의 시대에서도 더 나은 날

을 위한 노력과 핵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이상적 신념으로 요구된다(Walsh,

2002). 다수의 가장 기본적인 신념은 종교와 영성으로 형성되는데, 고통은 가족을

영성의 영역으로 초대한다(Wright & Waston & Bell, 1996).

종교와 영성은 역경에 직면한 가족에게 이해를 넘어서는 의미와 평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인 믿음은 가족이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

을 지지해 준다(Walsh, 2002). 초월과 영성은 보다 큰 가치와 목적을 지향하며, 역

경을 학습의 기회로 인식하여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김미애, 2021).

(2) 조직유형(Organizational pattern)

조직유형(Organizational pattern)은 위기와 역경에 대한 완충장치로 다양한 자원

을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중재하고, 변화하는 가족의 내·외적 상황에 맞도록 가족을

재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송순인, 2010). 가족의 조직과정은 융통성, 연결

성, 사회 및 경제적 자원의 세 가지 하위 요소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① 융통성

융통성은 가족이 조직과정에서 안정성과 변화 사이에서의 역동적인 조화를 통해

생활 도전에 반응하며 변화를 허용하는 안정된 가족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할 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가족은 어떠한 형태든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융통성이 있고 선호하는

규칙 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발달적 환경적 요구에 적응해야 한다. 가족

이 잘 기능하기 위해 예측이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규칙들, 역할들, 상호작용 패턴

의 안정성이 필요하다(Walsh, 2002). 가족 구성원이 위기와 역경을 극복할 수 있으

려면 안정성과 변화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Walsh, 2002).

② 연결성

연결성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분리와 동시에 연합, 상호지지, 상호협력하는 것을

‘연결성’이라고 한다(Walsh, 2002).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간의 명확한 경계를 인정

하고 유지하면서 자신의 사고나 감정, 행동에 각자가 책임을 진다. 응집력이 높은

가족은 개인의 관심이나 강점을 잘 조직할 수 있기 때문에(김미옥, 2001), 가족 경

계는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여 체계의 분화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Minuchin,

1974). 경계는 부모와 성인 보호 제공자의 강력한 리더십 및 권위를 강화하며, 양육

및 훈육과 같은 이슈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한다. 또한 경계는 부부관계

를 자녀나 확대가족의 관여로부터 배타적으로 보호한다(Walsh, 2002).



- 37 -

③ 사회 및 경제적 자원

가족이 외부의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친지나 확대가족뿐만 아니라 지

역사회 내에서 지지망을 확립하는 것으로 사회 및 경제적 자원이라고 한다(박무성·

정민자, 2015). 가족이 내·외적으로 환경과 인적 자원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있는가

와 관련이 깊으며, 레질리언스가 있는 가족은 개방체계를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유

용한 자원을 적절히 사용한다. 위기의 상황에서 이들은 주변에 다양한 사회 및 경

제적 자원을 적절히 사용하여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정수경, 2010). 경제적

자원은 가족에게 짐이 되는 다른 사회적인 문제와 부족한 자원으로 인한 위기 상황

에서 가족의 경제를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즉 가족 간 사회적인

네트워크는 위기 상황에서 완충 역할을 하게 된다(Walsh, 2002).

(3) 의사소통과정(Communication process)

의사소통과정은 가족이 상호작용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이며, 가족 구성원들은 위기

와 역경의 상황에서 명확하고 개방적인 소통과정으로 함께 위기를 대처할 수 있다

(Walsh, 2002). 또한 의사소통은 사회·경제적, 실제적, 도구적 문제해결을 포함하는

정보의 교환이다(Walsh, 2002). 좋은 의사소통은 일상의 가족 기능에서 반드시 필요

한 것이며, 이러한 필요성은 역경의 시기에 더욱 확대된다(Sixbey, 2005). 의사소통

과정은 명료성, 개방적 정서 표현, 상호협력적인 문제해결의 세 가지 하위 요소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① 명료성

건강한 가족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직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들의 메시지는 의도했던 사람에게 바로 전달되어 서로가 이해하고 공유

하며 행동적 메시지와 언어적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으며 일치한다(Walsh, 2002). 이

처럼 가족 안에서 의사소통과정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다면 가족 구성원 각자의

위기로 인해 발생한 손상에 대한 빠른 치유를 촉진시켜 역경 극복에 도움을 주며,

가족레질리언스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김미옥, 2001).

② 개방적 정서표현

개방적 정서표현은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개방적인 정서표현이 가능한

가족은 즐거움과 희망뿐만 아니라 고통과 슬픔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정서를 공유할

수 있다. 건강한 가족 구성원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비난하지 않으며, 자

신의 행동과 감정에 스스로를 책임진다.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은 부정적인 상호작

용을 상쇄하며(Walsh, 1998), 위기와 역경의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기능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김경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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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호협력적인 문제해결

기능적인 가족이란 문제 없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갈등을 잘 다룰 수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Walsh, 2002). 상호협력적인 문제해결은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가족이 문제를 예방하고 미래의 위기와 도전에 대비하기 위

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유순희, 정민자, 2013; 정민자, 윤선아, 2014; 정민자, 윤경원,

2016). 기능적인 가족은 위기 상황에서 문제와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화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협상,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정수경, 2010).

3) 가족 레질리언스의 선행연구 고찰

가족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가족 레질리언스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가족 레질

리언스는 탄력성 혹은 적응 유연성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며, 탄력성이 있는 경우 긍

정적인 방향으로 반응하게 되고 심각한 위험에도 적응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견뎌내어 불리한 조건에서 일어나는 능력

(윤수희, 2004)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성장시킴으로써 가족관계 안에서 최

선의 것을 도출하여 그들의 생존능력과 성정에 대한 잠재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김

안자, 2009)이다.

Walsh(1998)는 가족 레질리언스를 가족을 하나의 전체적 기능단위로 보고 기능

단위로서의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대처와 적응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계의

내구력을 촉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가족이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조정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오래된 역경을 견딜 수 있게 하는지를 이해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였다.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레질리언스

논문이 1999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

되기 시작하였다(박혜란, 전귀연, 2012). 초기에는 대부분의 연구가 고난과 역경에

처한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일반가족에게도 적용되었다. 2000

년대 중반 이후의 연구대상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알코올 중독자 가족, 빈곤가

족, 치매가족 등 다양해졌으며 연구방법 또한 양적연구에서 질적 연구로 범위가 넓

어지고 있다(박혜란, 전귀연,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레질리언스와 관련된

선행연구 중에서 질적 연구에 보다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가족과 부부를 대상으로 한 가족 레질리언스의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장애아동가족(김미옥, 2001; 오승아, 2002), 재혼가족과 이혼여성 한

부모 가족(안순옥, 2008; 임유미, 2007), 알코올중독자 가족(안연선 외, 2010; 홍정남,

2007; 황동섭, 2013), 정신분열병 환자 가족(이민아, 2006; 이은희, 2000), 치매노인

부양가족(유용식, 2007; 윤수희, 2004; 조영선, 2005) 등과 같이 가족관계와 가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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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의 삶에 회복과 변화를 요구하는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국내에서도 가족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가

족 연구에 가족탄력성 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김미옥(2001)과 오승아(2002)는 장애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탄력성 연구를 하였고, 이은희는 정신분열증 환자 가족

의 부적응에 대한 연구(2000)와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가족탄력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2009)를 실시하였다. 이선애(2004)는 만성질환아 가족의 가족 적응에 관

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조영선(2005), 윤수희(2004)의 비장애형제의 긍정적 태도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 연구에 가족탄력성 이론이 적용되었다.

가족탄력성은 가족의 적응과 부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부부 폭력을 중심으로 한 기혼 남녀의 레질리언스 예측성 연구를 통해

가족 레질리언스의 구성요소가 기혼 남녀의 부부간의 폭력에 대한 판별 예측력이

높으며 이를 활용해 가족 폭력의 위험 정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방현주 외, 2006).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가족 레질리언스

가 위탁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위탁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심리·정서 및 행동 문제가 낮아지며, 사회적 능력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하였다(김은정, 2007).

가족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며, 가

족 기능, 자아탄력성, 가족 건강성, 사회적 지지와 가족의 지지가 위기의 상황을 극

복하는 데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가족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

족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가족 기능, 자아탄력성, 가족 건강성, 사회

적 지지와 가족의 지지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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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합의적 질적 연구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방법은 연구참여자들의 의견

을 수렴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 경험과 의견을 중심으로 실제 상황과 더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풍부하고 포괄

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자들 간 합의를 통해 데이터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며, 다수의 연구자의 데이터 검토를 통해 편견을 최소화하고, 예기치

않은 발견이나 새로운 통찰을 연구에 통합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1) 합의적 질적 연구의 특징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는 질적 연구방법에서의 한계

점을 개선하고자 등장하였으며 기존의 질적 연구방법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

다. 질적 연구방법은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 종류도 다양

한데, 질적 연구방법을 분류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근거이론, 내러티브 연구, 문

화기술지, 사례연구, 현상학적 연구, 합의적 질적 연구 등이 있다. Hill & Thomson

& Williams(1997)은 질적 연구의 본질을 그대로 지켜내면서 질적 연구의 단점을 보

완하며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각각의 장점을 채택한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하 CQR)을 개발하였다(주은선, 2016; 정미라,

2018). CQR은 질적 연구에서 연구참여자 기술의 모호한 점과 객관성의 결여, 이해

의 어려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Strauss & Corbin(1990)의 근거이론과

Giorgi(1985)의 현상학적 이론 그리고 Elliot(1999)의 포괄적 과정 분석을 결합하여

개발된 방법이다(Hill et al., 1997).

Hill 등(2005)에 따르면 CQR은 다음의 특징들을 갖는다. 첫 번째, 적은 수의 표본

을 사용한다. 적은 수의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는 소수의 연구만

진행되어 개인의 내적 경험에 대한 특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질문 내용이 모호

할 때 사용하는 탐색적 연구 방법이다(Hill et al,, 1997; Hill, 2011). 두 번째, 심층

면담을 위한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보다 깊이있게

분석한다. 세 번째,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여러 명의 분석가를 활용한다. 자료의 객관

성을 높이며 자료 분석 방식은 귀납적이다. 네 번째, 모든 판단은 3~5명의 연구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연구자들은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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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모든 구성원이 자료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라고 동의할 때까지 토의한다(Hill

et al., 1997). 다섯 번째, 윤리와 신뢰성, 그리고 문화에 주목하는데, 합의적 질적 연

구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연구 시 윤리 지침에 따라 신뢰성

있게 행동하고 문화의 차이를 존중한다(주은선, 2016). 연구할 때 이해가 가지 않거

나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초기의 원자료로 돌아가 자료를 재검토

해야 한다(주은선, 2016).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 경험사례를 연구하기에 적합하고,

현장에 대한 탐색경험을 바탕으로 이해와 경험을 끌어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론이라

판단되어 CQR 연구방법으로 적용하였다.

2) 합의적 질적 연구의 절차

본 연구는 주은선(2016)의 절차를 적용하여 네 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합의적 질

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내용을 단계별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단계는 초기 단계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합의팀을 구성하며 연구에 필

요한 질문지를 작성한 후 참가자를 모집한다. 그들이 자기의 경험을 말할 수 있도

록 개방형 질문지를 구성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자료는 이메일, 설문지, 면담을 통

해서 수집할 수 있으며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분석을 위해 녹취를 통해 축어

록을 작성하는데, 축어록 작성 시 참가자들의 몸짓, 어조, 표정을 메모하여 참고하

여 작성한다.

두 번째 단계는 사례분석이다. 먼저 참가자가 말한 내용을 영역별로 요약하여 그

들의 관점에서 핵심을 명료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영역별 내용 요약에는 참가자

가 말한 내용을 영역별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참가자가 말한 내용을 다시 요약

하여 참가자가 말한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리고 합의팀 논의가 진행

되는데, 요약 반응을 구성한 후에는 합의팀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가자의 말

을 문맥에 맞게 해석하고, 참가자의 말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가자의 말

을 발췌한다. 합의팀이 사례별로 영역과 핵심 개념에 대해 연구자들의 합의가 되었

다면 감수자가 그 내용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사항을 제안한다. 합의팀은 다시

감수 내용에 따라 영역과 핵심 개념을 수정하는데, 문맥에 맞게 수정하여 참가자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결과를 신뢰성 있게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단계는 교차분석으로 참가자들의 공통적인 내용과 경험들을 사례별로 탐

색한다. 탐색한 것을 바탕으로 영역 내 범주를 개발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다.

네 번째는 원고를 작성하는 단계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개념과 범주를 바탕으로

원고를 작성한다. 이때, 원자료를 끊임없이 읽고 범주와 개념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내포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수정과 반복의 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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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합의적 질적 연구의 단계(주은선, 2016)

2.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는 00광역시 내 운영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돌봄교

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이용 아동의 선별 과정에 있어서 저학년은 질문지

의 용어 의미와 해석의 능력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상자로 제외하였다. 이에 센터

를 2년 이상을 다닌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내용은 돌봄교사의 면접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대상자의 모집은 센

터의 센터장님과 교사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추천받았으며, 대상자의 부모님께는

사전에 센터를 통해 연구목적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진행되었다. 심층 면담 시작

전, 연구에 대한 설명서와 동의서를 제공하였으며, 설명서에는 심층 면담 자료의 활

용 방법, 녹음 그리고 면담 도중 참여를 중단할 권리와 개인 정보 보관 기간 및 폐

기 시점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자는 참여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

고, 부모님의 동의를 구한 후 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이들의 개인 정보 보

호를 위해 사례번호를 부여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이에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충족하는 아동 20명과 돌봄교사 2명을 선정하였다.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다함께돌봄센터 대상 이용 아동은 20명(A센터 8명, B센터 12

명)이며, 각 센터당 돌봄교사 1인을 대상으로 한 참여자 일반적 특성은 표8 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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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아가 12명이며 남아가 8명으로 총 20명이다.

4학년은 9명, 5학년은 6명, 6학년은 5명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기독교 3명, 무교가

16명, 불교 1명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모두 맞벌이가정으로 그중에서도 한부모

가정이 2가정, 다문화가정이 1가정, 다자녀가정이 2가정, 주말부부 2가정으로 나타

났다. 한부모가족 중에 각각 부자가족이 1가족, 모자가족 1가족으로 나타났다. 동거

가족의 현황은 부모와 동거하는 아동은 모두 해당되며, 부모와 조모가 함께 동거하

는 가족은 1가족으로 나타났다.

〈표 8〉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아동의 일반적 특성

사례 아동 성별 나이 가족형 구성원 종교 근무형태

1 A 여 13 맞벌이 부모, 언니(15) 기독교 주 5일

2 B 여 13 취업 한부모 아빠, 남동생(12) 무교 교대근무

3 C 여 12 맞벌이 부모, 여동생(11) 무교 주 7일

4 D 여 12 취업 한부모 엄마 무교 주 5일

5 E 남 12 취업 한부모 아빠, 누나(13) 무교 교대근무

6 F 남 12 맞벌이/ 다자녀 부모, 형(21), 누나(18) 무교 주 6일

7 G 남 12 맞벌이/ 다문화 부모, 조모 무교
모:주 6일
부:주 7일

8 H 여 11 맞벌이 부모, 남동생(8) 무교 주 5일

9 I 여 13 맞벌이/ 다자녀 부모, 여동생2(3,7) 무교 부:주 6일

10 J 여 13 맞벌이/주말부부 부모 무교 주 6일

11 K 남 11 맞벌이 부모 무교
모:주 6일
부:교대근무

12 L 남 11 맞벌이/ 주말부부 부모, 누나(19) 무교 주 5일

13 M 여 11 맞벌이 부모, 언니(15) 무교
모:주 5일
부:주 7일

14 N 여 12 맞벌이 부모, 남동생(5) 불교
모:주 5일
부:교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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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대상자와의 심층 면접 과정을 통해 대화의 내용을 자료로 활용하였으

며 자료수집 도구로는 녹음기, 면접 기록지 그리고 아동의 일과표 등으로 반구조화

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 개발은 2023년 1~2월에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섭외

는 5월 그리고 면접을 통한 자료수집은 6월에 이루어졌다. 면담 진행 시, 충실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두 녹음기로 녹취하였으며, 면접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취지

를 설명한 후 개인마다 1~2회 심층 면접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 장소

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내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4. 자료 분석 절차 및 방법

1) 분석 절차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연구를 위한

면담 질문지는 학생과 돌봄교사로 구분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15 O 남 11 맞벌이 부모, 형(14) 무교
모: 주 5일
부:교대근무

16 P 남 11 맞벌이 부모, 동생() 무교
모:프리랜서
부:교대근무

17 Q 여 11 맞벌이 부모, 동생(7) 무교
모: 주 5일
부: 주 6일

18 R 여 11 맞벌이 부모, 오빠(13) 기독교
모: 주 5일
부: 주 6일

19 S 여 13 맞벌이 부모, 남동생(11) 기독교 주 5일

20 T 남 11 맞벌이 부모 무교
모: 주 5일
부:주 6일

돌봄교사의 일반적 특성

센터 직급 연령 성별
돌봄교사 근무경력

면담일자
총경력 현기관경력

A 교사 55 여 6년 5개월 2년 1개월 2023.06.

B 교사 40 여 5년 2개월 2년 4개월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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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면접 참여자의 기본적인 사항과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고학년 아동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일상생활 분석을 위해

가정생활, 학교생활,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의 내용으

로 총 27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의 주중·주말 일과표를 구성

하였다. 아동의 주중·주말 일과표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대별로 아동이 누

구와 무엇을 하며, 어디에 있으며, 부모와는 함께 있는지, 그리고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의 존재 여부를 표로 작성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사용한 시간의 평균을 계산하여 하루 중 돌봄

공백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동의 가족 레질리언스 분석을 위해 Walsh(1998)가 제시한 레질리언스 관점을

기반으로 가족신념체계, 조직과정, 의사소통과정의 3개의 요소와 각각의 하위영역에

따른 요소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선행 논문(여수룬, 2013)을 참고하여 인터뷰 질문

을 작성하였으며, 지도교수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가족신념체계로

는 9문항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내

용이며, 조직유형에는 15문항으로, 가족의 구조와 역할 및 상호작용 등을 측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의사소통과정에는 6문항으로 가족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방식, 내용, 빈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돌봄교사의 경우에는 돌봄교실 아동의 선정부터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전반적인 사항

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접 자료는 검토하여 사례별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하

였다. 분석 자료는 Walsh(1998)의 가족 레질리언스의 이론을 참고하여, 공통점이나

유의미한 내용을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자료 분석 및 해석

심층면접 종료 후 녹취록과 기록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반복적인 녹취와 기록

확인을 통해 주제를 구분하였고 주제별 세부 항목을 구성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하

여 나온 자료는 면접을 마침과 동시에 녹음된 면접내용을 전사하여 합의적 질적 연

구(CQR)의 분석 방법에 따라 사례분석, 교차분석, 쓰기의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성하였다. 1단계로 녹음된 면접내용을 글

로 옮기는 작업으로 녹음된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여

작성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단계로 주제가 연구의 목적과 관련이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자 전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며 주제를 구

분하였다. 3단계로 구분한 세부 항목을 주제별로 구성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

고자 하였다. 4단계로는 합의적 질적 연구(CQR)의 분석 방법에 따라 사례분석, 교

차분석, 쓰기의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문제의 답

이 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 기술하는 단계를 통해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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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절차에 대한 평가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링컨과 거바(Lincoln & Guba,

1985)가 제시한 네 가지 기준, 즉 진실성(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

(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첫째, 진실성(truth value)는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검토하는 요소로, 연구참여자

의 인터뷰 자료의 진실성을 훼손하지 않고 높이기 위해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최소화하고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그들이 전하는 그대로 수집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과정에서 최대한 연구참여자와 라포를 형성하여 사실적인 자료

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다. 추가로 인터뷰 내용을 기록한 후에 연구참여자에게 다

시 확인하는 과정 또한 거침으로 연구의 진실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둘째, 연구의 적용성(applicability)은 연구 결과가 연구 이외의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연구 결과를 읽는 독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해하고 적

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과 방법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연구 결과 또한 다양한 맥락에서 적용될 가능성을 고

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

도록 자료가 충분히 수집될 때까지 노력하였다.

셋째, 연구의 일관성(consistency)은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와 분석 결과가

일관성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방법, 분석 과정, 자료 수

집 과정을 꼼꼼히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

한 연구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질적 연구로 가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2인에

게 자문을 통해 지도·감독을 받았으며 인터뷰 내용을 피드백 받아 수정함으로써 일

관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넷째, 연구의 중립성(neutrality)은 연구 과정에서 결과와 편견이 배제되지 않고,

연구자의 의도대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에 본 연구자는 어떠한 의도와 결과에 대한 예측 없이 임하였으며, 자료에 나타난

실재에 따라 수행하고자 하였다.



- 47 -

Ⅳ. 연구 결과

1.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일상생활 분석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족 자녀 아동의 24시간 일상생활을 알아보

기 위해 면접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아동의 평일·주말 일과표를 활용하였다.

아동의 평일·주말 일과표는 시간대별 아동의 생활을 나타낸 것으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 시간에 부모와 함께인지 그리고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가

존재하는지 등을 나타내어 아동의 전반적인 생활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24시간 분석을 토대로 돌봄의 공백을 확인하고자 하며, 일상생활이 항상 규칙

적으로 일어날 수 없으므로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사용한 시간의 평균을 계산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아동의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4가지 범주인 가정, 학교, 다함께돌

봄센터 및 학원,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에 관한 내용은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평일·주말 일과표를 구성하였다. 아동의 보호체계는

돌봄공백이 발생할 때,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자 또는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 기관

이 대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평일·주말 일과표는 모두 다함께돌봄

센터 이용 아동의 면접내용을 바탕으로 사례별 아동 단위로 작성하였으며, 평일·주

말 일과표에 설명된 내용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할 때, 부

가적 설명하거나 활용하였다.

1) 사례 1 : 아동 A의 일상생활

아동 A의 평일은 부모님의 늦은 퇴근으로 인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고, 언

니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부모님을 기다린다. 주말에

아버지는 주로 취미생활로 나가시고 어머니와 언니와 함께 교회에서 시간을 보낸

다. 주말 저녁식사를 위해 함께 모이며 그 시간에 대화를 나눈다. 학교가 끝나면 센

터로 이동하여 간식을 먹고 친구들과 만나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센터에

서 뮤지컬 준비로 노래와 춤을 배우는 시간을 보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아동

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센터, 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중에는 센터가 주말에

는 가정과 교회가 보호체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1) 가정생활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15)와 함께 살고 있으며, 부모님 모두 직장생활을 한다. 아

버지는 보통 9시가 넘어서 퇴근하시며, 어머니는 이르면 7시, 보통의 퇴근 시간은

10시이다. 평일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은 퇴근 이후의 시간으로 아동과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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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매우 적다. 언니는 중학생으로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오는데, 부모님이 없는

시간을 언니와 함께 집에서 보낸다. 상황에 따라 각자 방에서 온라인강의를 듣고

저녁을 먹기도 하고 강의 전에 먹기도 한다. 햄스터를 키우고 있으며 가족처럼 생

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없는 시간에 햄스터를 돌보는 등 시간을 보낸다. 주중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으므로 짧게 아동이 하루에 있었던 일들로 대화를

나눈다. 부모님이 아동이 시간대별로 무엇을 하는지는 알고 있었다. 주말에는 어머

니, 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아버지는 낚시를 가신다고 한다. 가족과 함

께하는 시간은 주말 저녁 식사 시간이 유일하며 그 시간에 대화를 나눈다. 아버지

와의 대화가 이전에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동이 사춘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면서 많

이 줄었다고 한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4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점심, 친구들과의 시간을 가진다.

정규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생활

14시부터 18시까지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에서 지내며 간식과 친구들과 자

유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받기도 한

다. 또한 센터 친구들과 뮤지컬 준비로 노래와 춤을 배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과 학교, 센터, 교회이며 주중에는 가정 다음으로 센터가,

주말에는 가정과 교회가 보호체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9-1〉아동 A의 주중 일과표

시간 0-7 7-8 8-14 14-18 18-22 22-24

누구와 부모, 언니 부모, 언니 교사, 친구 교수, 친구 언니 부모, 언니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 간식,
공부, PG

식사, 숙제,
온라인강의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집 집

부모 ○ ○ X X X ○

보호체계 ○ ○ ○ ○ X ○

24시간분석 7시간 1시간 6시간 4시간 4시간 2시간

〈표 9-2〉아동 A의 주말 일과표

시간 0-9 9-14 14-18 18-19 19-22 22-24

누구와 부모, 언니 모, 언니 모, 언니 부모, 언니 부모, 언니 부모, 언니

무엇을 취침
종교활동,
식사

TV시청,
놀이

식사
TV시청,
숙제

취침

어디서 집 교회 집 집 집 집

부모 ○ ○ ○ ○ ○ ○

보호체계 ○ ○ ○ ○ ○ ○

24시간분석 9시간 5시간 4시간 1시간 3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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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2 : 아동 B의 일상생활

아동 B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사고로 1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현재 한부모가정

으로 아버지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아버지의 역할

이 강조되고 있으며, 돌봄의 공백은 조모가 가까이 거주하여 평일 저녁 식사를 챙

겨주고 있다. 학교, 방과 후 돌봄이 끝나면 센터로 이동한다. 센터에서 간식을 먹고

끝나는 시간까지 머물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

교 센터 그리고 조모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모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서 식사만 챙

길 수 있는 정도며 아버지의 근무형태에 따른 공백 또한 여전히 발생되고 있어 보

호체계가 미흡한 수준이다.

(1) 가정생활

아버지와 남동생(12)과 함께 살고 있으며, 어머니는 1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부재를 조모가 채우고 있다. 아버지는 교대근무로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의 시간은 동생과 함께 보낸다. 조모의 집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으며, 평일 저녁

식사를 챙겨주신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최대한 식사 시간을 지켜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편안한 대화는 유

지되고 있으며, 대화의 내용은 아동의 하루 일상을 나눈다.

(2) 학교생활

등교시간부터 14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방과 후 돌봄

에 참여한다. 요일에 따라 학교 복지실에서 이루어지는 댄스 및 배구를 배운다.

(3) 다함께돌봄센터 생활

15시부터 18시까지 센터에 있으며, 요일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

다. 본인이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센터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즐거우며,

영어 뮤지컬을 준비 중으로 노래 연습을 한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과 학교, 센터이며 가정은 사실상 보호체계로써의 역할이

미흡하다. 조모가 식사 등 긴급할 시, 돌봄의 공백을 채우고 있으며, 평소의 일상에

서는 함께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출근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보호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표 10-1〉아동 B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8-14 14-15 15-18 18-19 19-21 21-24

누구와 부, 동생 동생 교사,친구 교사,친구 교사, 친구 조모,동생 동생 부, 동생

무엇을 취침
기상,식사.
등교

공부,
식사

방과후
돌봄

놀이,간식,
공부, PG

식사
숙제,
TV시청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학교 센터 조모집 집 집

부모 ○ ○ X X X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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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3: 아동 C의 일상생활

아동 C는 평일과 주말 모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데, 이는 부모 모두 주

7일 근무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없는 시간에는 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토요일은 어머니가 5시에 마치기 때문에 공원에서 만나서 걷기 운동을 한다. 그 시

간에 주로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 센터가 끝난 이후의 시간은 학원을 간다. 아동의

보호체계로는 학교, 센터, 학원 그리고 가정이 있으며, 주말 오전에는 보호체계가

부재한 상황으로 동생과 시간을 보낸다. 특히 주말의 아침과 점심은 간단히 해결하

고 저녁에 부모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먹는다고 한다.

(1) 가정생활

부모, 여동생(11)과 함께 살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부모님의 퇴근 시

간 이후부터 다음날 등교 전까지이며, 부모 모두 주 7일 근무로 주말 또한 함께하

는 시간이 적다. 주말에는 어머니가 오후 5시에 마치며, 공원에서 만나 함께 걷기운

동을 한다. 걸으면서 대화를 나눈다.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은 주말 저녁이 유

일하지만, 대화는 잘 통한다고 한다.

(2) 학교생활

정규수업 한 시간 전에 등교하여 아침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정규수업을 듣는

다. 이후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여 실험과학, 방송 댄스를 배운다.

(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5시에서 18시까지 센터에 있으며, 간식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센터가

끝나면 학원으로 이동하며, 18시에 20시까지 학원에서 영어 및 토론수업에 참여한

다. 마치면 학원 차로 귀가한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로는 학교, 센터, 학원 그리고 가정이며 주말 오전에서 어머

니가 퇴근하기 이전까지는 보호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시간에 동생과 함께 시

간을 보낸다.

보호체계 ○ ○ ○ ○ ○ ○ X ○

시간분석 7시간 1시간 6시간 1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표 10-2〉아동 B의 주말 일과표

시간 9 9-10 10-17 17-18 18-21 21-24

누구와 부, 동생 동생 친구 동생 동생 부, 동생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식사. 놀이 식사 TV시청 취침

어디서 집 집 야외 등 집 집 집

부모 ○ X X X X ○

보호체계 ○ X X X X ○

시간분석 9시간 1시간 7시간 1시간 3시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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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4 : 아동 D의 일상생활

아동 D는 취업 한부모가정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센터 운영시간과 보

호자의 근무시간이 동일하여 함께 귀가하여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학교 이후에는 센

터에서 시간을 보낸다.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부모가정

이지만 근무시간의 변동이 없는 직장으로 보호체계는 항상 존재한다.

(1) 가정생활

취업 한부모가정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어머니의 퇴근 시간은 센터가 마

치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마친다. 마치고 항상 데리러 오며 함께 집으로 귀가한다.

어머니와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대화의 시간은 식사 시간에 많이 나누는 편

이다. 평소 대화의 내용은 주로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나누는 편이며, 평일, 주말

혼자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 친구와 고민을 먼저 나누긴 하지만 심각한 고민은 어

머니와 상의하고 해결한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4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점심, 친구들과의 놀이의 시간을 가

진다.

〈표 11-1〉아동 C의 주중 일과표

시간 6 6-7 7-14 14-15 15-18 18-20 20-22 22-24

누구와
부모,
동생

부모, 동생 교사, 친구 교사, 친구 교사, 친구
교사,
친구

부모,
동생

부모,
동생

무엇을 취침
기상,식사,
등교

공부, 식사
방과후
돌봄

놀이,간식,
공부

영어,
토론

식사,
숙제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학교 센터 학원 집 집

부모 ○ ○ X X X X ○ ○

보호체계 ○ ○ ○ ○ ○ ○ ○ ○

시간분석 6시간 1시간 7시간 1시간 3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표 11-2〉아동 C의 주말 일과표

시간 9 9-12 12-17 17-18 18-19 19-21 21-24

누구와 동생 동생 동생 모, 동생 모, 동생 부모, 동생
부모,
동생

무엇을 취침 기상, 간식 TV시청, 폰 운동 식사 숙제 취침

어디서 집 집 야외 등 공원 집 집 집

부모 X X X ○ ○ ○ ○

보호체계 X X X ○ ○ ○ ○

시간분석 9시간 3시간 5시간 1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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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함께돌봄센터 생활

정규수업이 끝나면 센터를 같이 다니는 언니와 버스를 타고 함께 센터로 간다.

센터에서는 14시에서 18시까지 있으며, 간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상담은

필요한 경우에 받으며, 뮤지컬 준비로 춤과 노래 연습도 함께 한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항상 있으며 가정과 학교, 센터이다. 한부모가정이지만 모의

근무시간의 변동이 거의 없어 보호체계가 항상 존재한다.

5) 사례 5 : 아동 E의 일상생활

아동 E는 취업 한부모가정으로 아버지 그리고 누나와 함께 살고 있다. 센터가 끝

나면 할머니댁으로 이동하여 누나와 함께 식사 시간을 가진다. 교대근무로 아버지

보다는 누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며, 고민은 누나와 먼저 나눈다. 학교가 끝나

면 센터로 이동하며, 친구들과 자유시간 및 학습활동 시간을 갖는다. 주말은 누나의

개인 활동으로 인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그 시간을 숙제 또

는 티비를 보면서 보낸다. 평일에는 조모가 대신하여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나 함께

거주하지 않아 주말에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표 12-1〉아동 D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8-14 14-18 18-22 22-24

누구와 모 모 교사, 친구 교사. 친구 모 모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간식,
공부, PG

식사, TV시청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집 집

부모 ○ ○ X X ○ ○

보호체계 ○ ○ ○ ○ ○ ○

시간분석 7시간 1시간 6시간 4시간 4시간 2시간

〈표 12-2〉아동 D의 주말 일과표

시간 9 9-10 10-17 17-18 18-21 21-24

누구와 모 모 친구 모 모 모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간식, 놀이 식사
숙제,
TV시청

취침

어디서 집 집 야외 집 집 집

부모 ○ ○ X ○ ○ ○

보호체계 ○ ○ X ○ ○ ○

시간분석 9시간 1시간 7시간 1시간 3시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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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생활

취업 한부모가정으로 아버지, 누나(13)와 함께 살고 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

고로 어머니는 부재하며 이를 대신해 조모가 식사를 챙긴다. 주중에는 누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며, 주중 저녁 식사는 할머니 집으로 방문하여 먹는다. 어버지가

집에 계실 때는 직접 저녁을 챙겨주신다. 교대근무로 아버지 보다는 누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누나가 제일 편하며 고민이 생기면 먼저 누나와 상의한다. 아버

지와 대화의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니나 필요하다면 편하게 말한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4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놀면서 학교에서 시

간을 보내며, 정규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생활

14시에서 18시까지 센터에 있으며 누나도 함께 다니고 있다. 간식과 다양한 프로

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습지도를 받는다. 학습지도는 도움이 되며 야외에서 진

행되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로는 학교, 센터, 조모, 그리고 가정이다. 보호체계로의 가정

은 주중, 주말 모두 아버지의 근무상황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모가 역할을 대신

하고 있다.

〈표 13-1〉아동 E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8-14 14-18 18-19 19-21 21-24

누구와 부, 누나 누나 교사, 친구 교사. 친구
조모,
누나

누나 부, 누나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등교

공부, 식사
놀이,간식,
공부, PG

식사
숙제,
공부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조모 집 집 집

부모 ○ ○ X X X X ○

보호체계 ○ ○ ○ ○ ○ X ○

시간분석 7시간 1시간 6시간 4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표 13-2〉아동 E의 주말 일과표

시간 9 9-10 10-17 17-18 18-21 21-24

누구와 부, 누나 누나 - 누나 누나 부, 누나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TV, 유튜브 식사
숙제,
TV시청

취침

어디서 집 집 집 집 집 집

부모 ○ X X X X ○

보호체계 ○ X X X X ○

시간분석 9시간 1시간 7시간 1시간 3시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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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례 6 : 아동 F의 일상생활

아동 F는 아버지, 어머니, 형(21). 누나(18)와 함께 살고 있으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적다. 부모님은 평일, 주말 출근하며 형은 군인으로 군대에 있다. 평일에는

누나가 저녁을 챙겨주며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부모님을 기다린다. 필요한 부분은

통화로 해결한다. 학교가 끝나면 센터로 이동하여 간식을 먹고 교과목 학습 및 프

로그램에 참여한다. 센터에서 배운 내용을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한다.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로는 가정, 학교, 센터가 있으나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존재하

지 않는다. 누나와 집에는 함께 있지만, 각자의 시간을 갖는다.

(1) 가정생활

맞벌이가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형(21), 누나(18)와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주중, 주말 늦게까지 일하고 계시며 형은 군대에 있어 누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으며, 필요한 부분은 부모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해결한다. 저녁 식사는 누나가 차려주고 함께 먹는다. 그리고 각자 방

에서 시간을 보낸다. 주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면서 부모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기

다린다. 본인이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부모님은 모르시며, 부모님이 오시면 기다

렸다가 그때 잠을 잔다. 대화는 주로 아동이 필요한 것을 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4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놀면서 학교에서 시

간을 보내며, 정규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생활

14시에서 18시까지 센터에서 시간을 보낸다. 영어 뮤지컬을 해 본 경험이 있고

또 다른 무대 준비를 위해 연습에 있다. 숙제 및 학습지도를 받고 있으며, 센터에서

배운 내용을 학교에서 적용한다. 또한 센터 내에서 요리 프로그램이 좋으며,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로는 가정, 학교, 센터이며 주중에는 저녁 시간과 주말에는

오전부터 저녁 시간까지 보호체계가 없다. 보호체계가 없는 시간에는 주로 누나와

함께 집에 있으며 혼자서 시간을 보낸다.

〈표 14-1〉아동 F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8-14 14-18 18-19 19-23 23-24

누구와
부모,
누나

부모, 누나 교사, 친구 교사 ,친구 누나 누나 부모, 누나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간식,
공부, PG

식사 게임, 놀이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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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례 7 : 아동 G의 일상생활

아동 G는 어머니가 결혼이주민 여성으로 다문화가정이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부모 모두 늦게 퇴근하며, 주말에도 출근한다. 이를 조모

가 대신하여 공백을 채우고 있으나 소통의 교류는 거의 없다. 학교가 끝나면 센터

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내고 태권도 학원이 끝나면 학원 차량으로 이동하여 집으로

간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부모가 아동의 생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평일, 주말

모두 보호체계는 존재하나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으며 조모와의 시간이

심심하여 친구 집에서 1박으로 자고 오는 경우가 빈번하다.

1) 가정생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어머니는 결혼이주민 여성으

로 다문화가정이다. 맞벌이가정이며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은 퇴근 이후로 함께하

는 시간은 거의 없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며,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에는 아버지는 방에서 TV를 보시거나 거실에서 할머니와 TV를 보며 어머니는 요

리 등 집안일을 한다. 그리고 아동은 자신의 방에서 게임을 한다. 부모와의 대화는

거의 없으며 부모가 아동의 생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4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놀면서 학교에서 시

간을 보내며, 정규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4시에서 18시까지 센터에 있으며, 간식을 먹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리고 18

시에 태권도 학원으로 이동하며 19시 30분까지 수업에 참여한 후 학원 차량으로 집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집 집 집

부모 ○ ○ X X X X ○

보호체계 ○ ○ ○ ○ X X ○

시간분석 7시간 1시간 6시간 4시간 1시간 4시간 1시간

〈표 14-2〉아동 F의 주말 일과표

시간 9 9-21 21-23 23-24

누구와 부모, 누나 - 누나 부모, 누나

무엇을 취침 식사, 게임 전화, 게임 취침

어디서 집 집 집 집

부모 ○ X X ○

보호체계 ○ X X ○

시간분석 9시간 12시간 2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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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는 가정과 학교, 센터, 학원으로 볼 수 있다. 주중과 주말

모두 부모의 늦은 퇴근 시간으로 조모가 보호체계의 역할을 한다. 주중, 주말 모두

조모와 함께는 있지만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

다. 부모님 허락하에 친구 집에서 1박으로 자고 오는 경우도 빈번하다.

8) 사례 8 : 아동 H의 일상생활

아동 H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8)과 살고 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주중 밤부터 부모님이 출근하기 전까지로 적다. 남동생과 함께 준비하며, 가족 간

대화는 많지도 적지도 않고 각자 방에서 시간을 주로 보낸다. 주말에도 가족과 함

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으며 현재 부모님의 다툼으로 더욱 각자의 시간을 보낸다.

할아버지와의 정서적 교류가 많았으나 현재는 안 계셔서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한다.

센터가 끝나면 태권도 학원으로, 그리고 집으로 간다. 평일 등교 전 부모님의 이른

출근으로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에는 긴 시간 존재하지 않는다.

〈표 15-1〉아동 G의 주중 일과표

시간 6 6-8 8-14 14-18 18-19 19-22 22-24

누구와 모, 조모 조모 교사, 친구
교사,
친구

교사,
친구

부모, 조모 부모, 조모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등교

공부, 식사
놀이,간식,
공부, PG

태권도 식사, 게임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학원 집 집

부모 ○ X X X X ○ ○

보호체계 ○ ○ ○ ○ ○ ○ ○

시간분석 6시간 2시간 6시간 4시간 1시간 3시간 2시간

〈표 15-2〉아동 G의 주말 일과표

시간 6 6-12 12-13 13-22 22-24

누구와 모, 조모 조모 조모 조모 부모, 조모

무엇을 취침 게임 식사 게임 취침

어디서 집 집 집 집 집

부모 ○ X X X ○

보호체계 ○ ○ ○ ○ ○

시간분석 6시간 6시간 1시간 9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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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생활

맞벌이가정으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8)과 살고 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은 주로 주중에는 밤부터 부모님이 출근 전까지로, 남동생과 함께 학교 갈 준

비를 한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많이 하지도 적게 하지도 않고 각자 방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 주말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으며 현재 부모님의 다툼

으로 더욱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낸다. 할아버지가 함께 계셨는데 몇 주 전에 돌

아가셨으며, 할아버지와 가까웠고 애착이 깊어 현재 아동은 매일 기분이 좋지 않다

고 한다.

(2) 학교생활

8시부터 14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점심을 먹고 공부하는 등 친구들과 시간을 함께

보낸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여 줄넘기, 컴퓨터를 한

다.

(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5시에서 18시까지 센터에서 지낸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숙제를

한다. 18시에 태권도학원으로 이동하며 20시에 끝나면 집으로 간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과 학교, 센터 그리고 학원이다. 주중에 부모님의 이른 출

근으로 인해 등교하기 전에 보호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표 16-1〉아동 H의 주중 일과표

시간 6 6-8 8-14 14-15 15-18 18-20 20-22 22-24

누구와
부모,
남동생

남동생
교사,
친구

교사,
친구

교사,
친구

교사,
친구

모,
남동생

부모,
남동생

무엇을 취침
기상,식사
,등교

공부,
식사

방과후
돌봄

놀이,간식,
공부, PG

태권도
식사,
숙제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학교 센터 학원 집 집

부모 ○ X X X X X ○ ○

보호체계 ○ X ○ ○ ○ ○ ○ ○

시간분석 6시간 2시간 6시간 1시간 3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표 16-2〉아동 H의 주말 일과표

시간 12 12-20 20-22 22-24

누구와 부모, 남동생 친구 부모, 남동생 부모, 남동생

무엇을 취침 식사, 놀이, 게임 식사, 숙제, TV시청 게임

어디서 집 야외 집 집

부모 ○ X ○ ○

보호체계 ○ X ○ ○

시간분석 12시간 8시간 2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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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례 9 : 아동 I의 일상생활

아동 I는 아버지, 어머니, 두 여동생(2,6)과 함께 살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하는 시

간은 일요일 오후부터 저녁이다. 어머니는 동생이 어려서 근무시간이 짧은 직장으

로 이직하여 평일, 주말 보호체계는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은

늘었으나 부모와 함께 나누는 시간은 줄었다. 학교수업이 끝나면 센터로 이동하여

끝나는 시간까지 센터에서 보낸다. 센터가 끝나면 집으로 가는데, 저녁을 먹고 동생

을 돌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1) 가정생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여동생(2, 6)과 함께 살고 있으며, 맞벌이가정이다. 아

버지는 주중, 주말 모두 일로 바쁘시며, 어머니는 막내 여동생이 어려서 근무시간을

짧은 직장으로 옮겼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일요일 오후부터 저녁까지이다. 어

머니는 집안일과 동생들을 보살피느라 바쁘시고 아동은 그런 동생들과 놀아주고 숙

제를 봐주는 등의 시간을 보낸다. 함께하는 시간은 많으나 정서적인 교류는 적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3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놀면서 시간을 보내

고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는 센터로 친구와 함께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생활

13시부터 18시까지 센터에서 지내며, 간식 또는 자유시간을 가진다. 다양한 프로그

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합창 단원으로 노래 부르는 연습을 한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센터이며 주중, 주말 모두 보호체계가 항상 존재한

다.

〈표 17-1〉아동 I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8-13 13-18 18-22 22-24

누구와 부모,동생2 부모,동생2 교사, 친구 돌봄교사,
친구 부모,동생2 부모,동생2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학습,
간식

식사, 숙제,
동생돌봄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집 집

부모 ○ ○ X X ○ ○

보호체계 ○ ○ ○ ○ ○ ○

시간분석 7시간 2시간 4시간 5시간 4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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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례 10 : 아동 J의 일상생활

아동 J는 주말부부의 가족이면서 외동으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다. 아버지는

빠르면 목요일, 금요일마다 오며 도착하는 시간이 이르면 센터로 방문하여 함께 집

으로 간다. 어머니는 일이 늦게 마치며 센터가 끝나는 시간 이후의 공백은 아이돌

보미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주중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어머니 퇴근 이후의

시간이며, 아동의 하루 중 일상생활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 아버지는 토요일 오전에

아동과 함께 꼭 산책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교를 마치면 센터로 이동하여 숙제 및

간식을 먹고 태권도 학원으로 이동한다.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센터 그리

고 아이돌보미이며, 주말에는 공백이 발생한다.

(1) 가정생활

맞벌이가정이면서 주말부부로 평일엔 어머니와 함께 지낸다. 어머니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아이돌보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시간을 보낸다. 주중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어머니 퇴근 이후의 시간이며 아동의 하루 중 일상생활에 관한 얘기를 나눈

다. 아버지는 빠르면 목요일, 금요일마다 수원에서 울산으로 와 센터에 아동을 데리

러 오며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는 아동과 함께 꼭 산책하는 시

간을 갖는데, 이때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토요일 오전에는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

고 어머니가 간식을 준비해주신다. 오후에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 일하러 가며 늦어

도 7시 이전에는 집으로 와서 함께 저녁을 먹는다. 혼자서 있는 시간이 익숙하며,

독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3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및 식사,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정규수업이 끝나면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3시부터 17시까지 센터에 있으며, 숙제 및 간식을 먹는다. 17시가 되면 근처에

있는 태권도 학원으로 이동하며 친구와 함께 도보로 귀가한다.

〈표 17-2〉아동 I의 주말 일과표

시간 9 9-13 13-22 22-24

누구와 부모, 동생2 모, 동생2 부모, 동생2 부모, 동생2

무엇을 취침 식사, 대청소 식사, 놀이, 숙제, 취침

어디서 집 집 집 집

부모 ○ ○ ○ ○

보호체계 ○ ○ ○ ○

시간분석 9시간 4시간 9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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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센터 그리고 아이돌보미이다. 토요일 오후부터 저

녁 시간까지를 제외하면 항상 보호체계가 있으며, 주중에는 어머니와 아이돌보미가

보호체계의 역할을 한다. 보호체계가 없는 시간에는 주로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낸

다.

11) 사례 11 : 아동 K의 일상생활

아동 K는 평일 일찍 출근하는 부모를 대신해 조모가 함께 식사와 학교 갈 준비

를 돕는다. 아버지의 퇴근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외동으로 부모님 모두 토요일 오전에 일하고 있어 혼자서 시간을 보내며 어

머니를 기다린다.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학교가 끝나면 센터로 이동

하며 친구들이 있어 재밌다고 한다. 끝나면 학원으로 이동하여 집으로 간다. 아동의

보호체계로 평일에는 가정, 학교, 학원, 센터이며 부모 대신 조모가 아동을 보호하

며 주말 오전에는 보호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강아지(땡구)랑 함께 보낸다.

〈표 18-1〉아동 J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9-13 13-17 17-18 18-20 20-21 21-24

누구와 모 모 교사,
친구

돌봄
교사, 친구 강사 아이

돌보미 모 모

무엇을 취침 기상,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학습,간
식 태권도 식사,

독서 대화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학원 집 집 집

부모 ○ ○ X X X X ○ ○

보호체계 ○ ○ ○ ○ ○ ○ ○ ○

시간분석 7시간 2시간 4시간 4시간 2시간 2시간 1시간 3시간

〈표 18-2〉아동 J의 주말 일과표

시간 7 7-8 8-12 12-14 14-18 18-20 20-24

누구와 부모 부 부모 부 - 모 모

무엇을 취침 산책 식사, 대화 대화 독서 식사, 대화 취침

어디서 집 동네 집 집 집 집 집

부모 ○ ○ ○ ○ X ○ ○

보호체계 ○ ○ ○ ○ X ○ ○

시간분석 7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4시간 2시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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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생활

맞벌이가정으로 평일 일찍 출근하는 부모를 대신해 조모가 함께 식사와 학교 갈

준비를 한다. 평일엔 아버지의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땡구(강아지)가 있어 시간을 함께 보낸다. 토요일 오전은 부모님 모두

일을 하여 집에 없다. 어머니는 오후 1시쯤 퇴근하며 아버지는 일정하지 않다. 일요

일은 모두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야외로 활동을 가거나 집에 있는 경우에는 함께 보

드게임을 한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3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정규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3시부터 17시까지 센터에서 지내며 간식 또는 친구들과 놀면서 자유시간을 가진

다. 17시부터 18시까지는 스포츠센터로 이동하며 차량으로 귀가한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학원, 센터이며 주중에는 부모 대신 조모가 아동

을 보호하고 있다. 토요일 오전에는 보호체계가 없으며, 없는 시간에는 땡구(강아

지)와 시간을 보낸다.

〈표 19-1〉아동 K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8-13 13-17 17-18 18-22 22-24

누구와 부모 조모 교사, 친구 돌봄교사,
친구 강사 부모 부모

무엇을 취침 기상,식사,등교 공부,
식사

놀이,학습,
간식 스포츠 식사,숙제,

미디어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학원 집 집

부모 ○ X X X X ○ ○

보호체계 ○ ○ ○ ○ ○ ○ ○

시간분석 7시간 2시간 4시간 4시간 1시간 4시간 2시간

〈표 19-2〉아동 K의 주말 일과표

시간 8 8-13 13-17 17-20 20-24

누구와 부모 - 모 부모 부모

무엇을 기상, 식사 TV시청, 게임
식사, 숙제,

기타활동

식사, 대화,

보드게임
취침

어디서 집 집 집 집 집

부모 ○ X ○ ○ ○

보호체계 ○ X ○ ○ ○

시간분석 8시간 5시간 4시간 3시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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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례 12 : 아동 L의 일상생활

아동 L은 주말부부로 평일에는 어머니 그리고 누나와 함께 지내고 있으며 아버지

는 금요일 오후 또는 토요일 오전에 집에 오신다. 주말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

며, 아버지와 게임하는 시간이 재밌어 주말이 기다려진다. 학교를 마치면 센터로 이

동하여 센터로 이동하며 간식 먹고 휴식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바로 학원으로 이

동한다.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학원, 센터이며 보호체계는 항상 존재한다.

(1) 가정생활

주말부부로 평일엔 어머니, 누나와 함께 지내고 있으며 아버지는 금요일 오후 또

는 토요일 오전에 집으로 오신다. 어머니가 퇴근하고 오시면 식사를 챙겨주시고 숙

제를 봐주신다. 주말은 아버지가 오시며 주말만큼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주

로 토요일엔 야외로 아동이 좋아하는 인라인을 함께 하며 시간을 보내며 일요일엔

집에서 게임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일요일 오후가 되면 아버지는 직장 수원으로

떠난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3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정규

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이전에는 방과 후 돌봄을 이용했었는

데, 학교 내부공사로 인해 현재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다닌다.

(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3시부터 16시까지 센터에서 지내며 간식 또는 친구들과 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에 참여한다. 16시부터 19시까지는 영어, 태권도, 피아노학원 순으로 이동한다. 이동

은 도보로 하며 피아노학원을 마치면 차량으로 이동해 집으로 간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학원, 센터이며 주중에 어머니가 늦게 퇴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체계가 존재하며, 없는 시간에는 혼자서 시간을 보낸다.

〈표 20-1〉아동 L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8-13 13-16 16-18 19-22 23-24

누구와 모,
누나 모 교사, 친구 돌봄교사

친구 강사 모, 누나 모, 누나

무엇을 취침 기상,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학습,
간식

영어, 피아노,

태권도
식사, 숙제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학원 집 집

부모 ○ ○ X X X ○ ○

보호체계 ○ ○ ○ ○ ○ ○ ○

시간분석 7시간 1시간 5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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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례 13 : 아동 M의 일상생활

아동 M은 아버지, 어머니, 언니(15)와 살고 있다. 평일에는 아버지의 근무로 인해

어머니와 언니랑 시간을 주로 보낸다. 저녁 식사 시간에 주로 대화를 많이 하는 편

이며, 그 이후의 시간은 TV를 보거나 언니와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정규수업이 끝

나면 센터로 이동하여 간식을 먹고 쉰다. 그리고 학원으로 이동한다. 주중, 주말 모

두 보호체계는 존재한다.

(1) 가정생활

평일에는 아버지가 늦게 퇴근하시며 어머니와 언니(15)랑 주로 보낸다. 저녁을 먹

으면서 어머니, 언니와 대화를 주로 하는 편이다, 식사 후엔 혼자서 TV 시청 또는

언니와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주말에도 아버지는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으로 집에

없는 경우가 많으며 어머니와 언니와도 야외활동 보다는 집에서 언니랑 그림 그리

기 등 미술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가끔 아버지가 주말에 쉬는 경우, 함께 야외로

나가서 시간을 보낸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3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정규

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3시부터 16시까지 센터에서 지내며 간식 또는 친구들과 놀면서 휴식시간을 가진

다. 16시부터 18시까지는 영어 및 태권도 학원으로 이동하며 도보로 귀가한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학원, 센터이며, 주중과 주말 모두 보호체계가 존

재한다.

〈표 20-2〉아동 L의 주말 일과표

시간 9 9-12 12-18 18-22 22-24

누구와 부모, 누나 부모 부모 부모, 누나 부모, 누나

무엇을 기상, 식사 게임, 식사 인라인, 외부활동 식사, TV시청,
대화 취침

어디서 집 집 집 또는 외부 집 집

부모 ○ ○ ○ ○ ○

보호체계 ○ ○ ○ ○ ○

시간분석 9시간 3시간 6시간 4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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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례 14 : 아동 N의 일상생활

아동 N의 평일은 부모 모두 정시퇴근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식사

를 마치면 주로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시고 아동은 동생이 어려서 동생을 돌본다.

주말에는 부모 모두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부모를 만나러 가서 자고 온다. 학

교를 마치면 센터로 이동하여 많은 시간을 보낸다.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센터, 조부모이며 주말에는 조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가정생활

평일엔 부모 모두 정시퇴근으로 오후 6시 이후로는 함께 지낸다. 평일에 식사를

마치면 어머니는 주로 집안일을 하시고 아동은 동생(5)이 어려서 그 시간동안에 동

생을 돌본다. 주말에 부모 모두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부모를 만나러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생과 분리되어 주말을 보낸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3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정규

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표 21-1〉아동 M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8-13 13-16 16-18 18-21 21-24

누구와
부모,
언니

모 교사, 친구
돌봄교사,
친구

강사 부모, 언니 부모, 언니

무엇을 취침
기상,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학습,
간식

영어,
태권도

식사,
TV시청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학원 집 집

부모 ○ ○ X X X ○ ○

보호체계 ○ ○ ○ ○ ○ ○ ○

24시간분석 7시간 1시간 5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표 21-2〉아동 M의 주말 일과표

시간 8 8-13 13-18 18-22 22-24

누구와 부모, 언니 모 모 부모, 언니 부모, 언니

무엇을 기상, 식사
TV시청,

핸드폰게임

식사, 미술 및

기타활동

식사, 대화,

TV시청
취침

어디서 집 집 집 집 집

부모 ○ ○ ○ ○ ○

보호체계 ○ ○ ○ ○ ○

24시간분석 8시간 5시간 5시간 4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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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함께돌봄센터 생활

13시부터 18시까지 센터에서 지내며 간식 또는 친구들과 놀면서 휴식시간을 가진

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센터, 조부모이다. 주말에는 주로 조부모와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등 조부모가 보호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5) 사례 15 : 아동 O의 일상생활

아동 O의 평일은 부모의 이른 출근으로 형(14)과 함께 등교를 준비한다. 형과 보

내는 시간이 많으며, 주로 형과 대화를 많이 한다. 부모님과의 시간은 적으며, 형과

게임 하는 시간이 많다. 일요일은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야외로 많이 나가

는 편이다. 학교가 끝나면 센터로 이동하며 간식 먹고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 바로

학원으로 이동한다. 평일 등교 전 1시간을 제외하면 항상 보호체계는 존재한다.

〈표 22-1〉아동 N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8-13 13-18 18-22 22-24

누구와 부모, 동생 모 교사, 친구 돌봄교사
친구 부모, 동생 부모, 동생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학습,
간식

식사, 숙제
TV시청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집 집

부모 ○ ○ X X ○ ○

보호체계 ○ ○ ○ ○ ○ ○

24시간분석 7시간 2시간 4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표 22-2〉아동 N의 주말 일과표

시간 7 7-18 18-22 22-24

누구와 부모 조부모 부모, 동생 부모, 동생

무엇을 취침
식사, 폰게임,

TV시청

식사, 대화,

동생 놀아주기
취침

어디서 집 집 집, 야외 집

부모 ○ X ○ ○

보호체계 ○ ○ ○ ○

24시간분석 7시간 11시간 4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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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생활

평일에 부모님의 이른 출근으로 형(14)과 함께 학교 갈 준비를 한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은 저녁부터 다음날 등교 전까지이다. 형과 주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

며, 부모와 대화의 시간은 적은 편이다. 가족이 함께 있을 시간에는 형과 함께 게임

을 하며 지내는 편이다. 토요일에는 아버지가 출근하시고 아동은 어머니와 형과 집

에서 시간을 보낸다. 아버지가 계신 일요일은 야외로 나가며, 자전거 또는 농구를

함께하며 시간을 보낸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3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정규

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3시부터 16시까지 센터에서 지내며 간식 또는 친구들과 놀면서 휴식시간을 가진

다. 16시부터 17시까지 피아노학원으로 이동하며 학원 차량으로 귀가한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센터, 학원이다. 주중에 오전 1시간을 제외하면 항

상 보호체계가 있으며 보호체계가 없는 시간에는 형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표 23-1〉아동 O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8-13 13-16 16-17 17-21 22-24

누구와 부모, 형 형 교사,
친구

돌봄교사
친구 강사 부모, 형 부모, 형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학습,
간식 피아노

식사,

게임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학원 집 집

부모 ○ X X X X ○ ○

보호체계 ○ X ○ ○ ○ ○ ○

시간분석 7시간 1시간 5시간 3시간 1시간 4시간 2시간

〈표 23-2〉아동 O의 주말 일과표

시간 7 7-13 13-21 21-24

누구와 부모, 형 부모 부모, 형 부모, 형

무엇을 기상 식사, 자전거, 농구 식사, TV시청,
폰게임, 대화 취침

어디서 집 집, 놀이터 집 집

부모 ○ ○ ○ ○

보호체계 ○ ○ ○ ○

시간분석 8시간 5시간 5시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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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례 16 : 아동 P의 일상생활

아동 P의 평일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부모의 이른 출

근으로 할머니가 등교 및 식사를 준비한다. 아버지는 교대근무이며 어머니는 프리

랜서로 일의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그 시간은 조모가 아동과 시간을 함께 보낸다.

대화의 시간은 적으며 혼자 숙제하고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학교 센터 그리

고 학원으로 이동한다.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학원, 센터이다. 평일과 주말

은 조모가 부모를 대신하며 공백을 채우고 있다. 그 외 시간은 보호체계가 존재한

다.

(1) 가정생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며, 평일, 주말 모두 부모의 이른

출근으로 할머니가 등교 및 식사를 준비한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저녁부터 다

음날 등교 전까지이다. 아버지는 교대근무이고, 어머니는 프리랜서로 일의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그 시간에는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어머니가 평일 저녁에

강의 준비로 바쁜 날이 많아 함께 대화하는 시간보다는 혼자서 숙제와 게임을 하면

서 시간을 보낸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3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정규

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3시부터 17시까지 센터에서 지내며 간식 또는 친구들과 놀면서 휴식시간을 가진

다. 17시부터 18시까지 피아노학원으로 이동하며 학원 차량으로 귀가한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학원, 센터이다. 주중과 주말에는 가정, 조모가 보

호체계를 이루며 주말 오후부터 저녁까지를 제외하면 항상 보호체계가 존재한다.

보호체계가 없는 시간에는 조모와 함께 있거나 친구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표 24-1〉아동 P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8-13 13-17 17-18 18-22 22-24

누구와 부모,
동생 조모 교사,

친구
돌봄교사,
친구 강사 부모, 동생 부모, 동생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등교

공부,
식사

놀이,
학습, 간식 피아노 식사,

숙제, 게임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학원 집 집

부모 ○ X X X X ○ ○

보호체계 ○ ○ ○ ○ ○ ○ ○

시간분석 7시간 1시간 5시간 4시간 1시간 4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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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례 17 : 아동 Q의 일상생활

아동 Q의 평일은 어머니와 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는 퇴근이 늦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 교류가 거의 없다. 주말은 어머니, 조부모, 고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는 출근 또는 야구 동호회에 참석한다. 학교가 끝나면 센터로 이동한

다. 센터에서는 간식을 먹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 학원으로 이동한다. 아동의 보

호체계는 주중, 주말 모두 존재하며, 친인척에 의한 돌봄 제공은 주말에 존재한다.

(1) 가정생활

평일에는 어머니와 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는 퇴근이 늦어서 함께 보내

는 시간이 적어 교류가 거의 없다. 주말은 어머니, 조부모, 고모와 함께 만나 시간

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아버지는 토요일에 출근하며 일요일은 야구 동호회 참석으

로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 가끔 평일에 어머니 또한 부재일 경우, 조부모와 함

께 시간을 보낸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3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정규

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3시부터 15시까지 센터에서 지내며, 간식 또는 친구들과 놀면서 휴식 시간을 가

진다. 15시부터 18시까지 영어, 학습지, 피아노학원 순으로 이동하며 도보로 귀가한

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학원, 센터이며 주중·주말 모두 보호체계가 존재한

다. 주중에는 주로 어머니와 조모가 함께하며, 주말은 어머니, 조모, 고모와 함께한

다.

〈표 24-2〉아동 P의 주말 일과표

시간 8 8-13 13-16 16-18 18-21 21-24

누구와 부모,동생 조모, 모 친구 부모, 동생 부모, 동생 부모, 동생

무엇을 취침
식사,

TV시청

자전거,폰게

임
식사, 대화 숙제, 독서 취침

어디서 집 집 집, 놀이터 집 집 집

부모 ○ ○ X ○ ○ ○

보호체계 ○ ○ X ○ ○ ○

시간분석 8시간 5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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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례 18 : 아동 R의 일상생활

아동 R의 평일은 어머니와 오빠(13)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와의 함께하는

시간은 적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은 많으나 함께 무언가를 하는 시간은 적다.

학교가 끝나면 센터로 이동한다. 학원에 갔다가 다시 센터로 복귀한다. 아동의 보호

체계는 평일, 주말 다 존재하며 주말에는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가정생활

평일에는 주로 어머니와 오빠(13)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는 퇴근이 늦어

함께하는 시간이 적다. 어머니는 식사 후엔 집안일로 바빠서 오빠랑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주말에도 아버지가 출근이라 교류가 거의 없다. 어머니와 오빠 그리

고 조카랑 시간을 보낸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3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놀며 시간을 보내고

정규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표 25-1〉아동 Q의 평일 일과표

시간 7 7-8 8-13 13-15 15-18 18-21 21-24

누구와
부모,

동생
모, 동생 교사,

친구
돌봄교사,
친구 강사 모, 동생

부모,

동생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등교

공부,
식사

놀이,학습,
간식

영어 ,피아노,

학습지
식사,
숙제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학원 집 집

부모 ○ ○ X X X ○ ○

보호체계 ○ ○ ○ ○ ○ ○ ○

시간분석 7시간 1시간 5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표 25-2〉아동 Q의 주말 일과표

시간 8 8-13 13-18 18-21 21-24

누구와 부모 모 모, 조부모, 고모 모 부모, 동생

무엇을 취침 식사, 독서 TV시청, 장난감 식사, 대화 취침

어디서 집 집 집 집 집

부모 ○ ○ ○ ○ ○

보호체계 ○ ○ ○ ○ ○

시간분석 8시간 5시간 5시간 3시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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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5시부터 18시까지 센터에서 지내며 간식 또는 친구들과 놀면서 자율시간을 가진

다. 13시부터 15시까지 태권도, 피아노학원 순으로 이동하며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

한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학원, 센터, 교회이다. 주말 오전 시간을 제외하면

항상 보호체계가 있으며, 교회는 주말의 보호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 사례 19 : 아동 S의 일상생활

아동 S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11)과 함께 지낸다. 주중에는 아버지가

늦게 퇴근하시며 주말에는 출근하지 않는다. 주중 함께하는 시간은 적으나 주말에

는 가족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를 많이 한다. 주말에는 교회에서 일정한 시간을

매주 보낸다. 학교를 마치면 센터로 이동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리

고 학원으로 이동하며 끝나면 집으로 간다. 아동의 보호체계는 주중, 주말 모두 존

재하며 특히 주말에는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26-1〉아동 R의 주중 일과표

시간 0-7 8 9-13 13-15 15-18 18-21 21-24

누구와
부모,

오빠

부모,

오빠
교사, 친구 강사 돌봄교사,친

구 모, 오빠
부모,

오빠

무엇을 취침 기상,식
사,등교

공부,
식사

태권도,
피아노

놀이,학습,간
식 식사, 놀이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학원 센터 집 집

부모 ○ ○ X X X ○ ○

보호체계 ○ ○ ○ ○ ○ ○ ○

시간분석 7시간 1시간 5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표 26-2〉아동 R의 주말 일과표

시간 7 7-11 11-13 13-17 17-20 20-24

누구와 부모 오빠 오빠 모, 조카 부모, 오빠 부모, 오빠

무엇을 취침 식사, 독서
공부방, 예배,

식사

놀이,

TV시청
식사, 대화 취침

어디서 집 집 교회 집 집 집

부모 ○ X X ○ ○ ○

보호체계 ○ X X ○ ○ ○

시간분석 7시간 4시간 2시간 4시간 3시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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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생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11)과 함께 지낸다. 맞벌이가정이며 어머니는 비

교적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서 아동이 모든 일과가 끝난 시간과 같다. 아버지는 평

일은 10시에 마치며 주말은 근무하지 않는다. 교회는 가족 모두 함께 참여하며, 토

요일에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공부방에 참여한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함께 간다. 아버지의 컨디션에 따라 야외로 놀러 가기도 하는데 평소에 가고 싶은

곳을 말하면 함께 가기도 한다. 평일엔 부모님이 바빠서 못하는 고민과 이야기 등

은 매주 토요일 가족회의 시간을 통해 전달한다. 가족회의 내용은 숙제 강도와 동

생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어머니는 집안일로 바쁘셔서 아버지가 숙제를 봐

주시기도 한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3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놀며 시간을 보내고

정규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3시에서 17시까지 센터에 있으며, 간식과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숙제 지도가 필

요할 땐 요청하여 해결한다. 이후 17시에 피아노학원으로 이동하여 18시에 마치면

걸어서 집으로 간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로는 가정, 학교, 센터, 학원이며 주중, 주말 모두 보호체계

가 존재한다. 특히 교회는 주말의 중요한 보호체계이다.

〈표 27-1〉아동 S의 평일 일과표

시간 7 7-8 8-13 13-17 17-18 18-22 22-24

누구와 부모,동생 부모,동생 교사, 친구 돌봄교사,
친구 강사 모, 동생 부모,동생

무엇을 취침 기상,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학습,
간식 피아노 식사, 숙제,

놀이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학원 집 집

부모 ○ ○ X X X ○ ○

보호체계 ○ ○ ○ ○ ○ ○ ○

시간분석 7시간 1시간 5시간 4시간 1시간 4시간 2시간

〈표 27-2〉아동 S의 주말 일과표

시간 9 9-11 11-14 14-20 20-21 21-24

누구와 부모, 동생 부모, 동생 부모, 동생 부모, 동생 부모, 동생 부모, 동생

무엇을 취침 식사, 미술활동
공부방,

예배, 식사
놀이, 식사 가족회의 취침, 숙제

어디서 집 집 교회 집 집 집

부모 ○ ○ ○ ○ ○ ○

보호체계 ○ ○ ○ ○ ○ ○

시간분석 9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1시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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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례 20 : 아동 T의 일상생활

아동 T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외동으로 일과가 끝난 이후에는

가족과 식사한 후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주말에는 야외로 주로 나간다. 학교가 끝

나고 센터로 이동하며 끝나면 학원으로 간다. 아동의 보호체계는 항상 존재한다.

(1) 가정생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은 저녁부터 다음날

등교 전까지이다. 식사 시간 이후 숙제 및 받아쓰기 연습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며

끝난 이후에는 아버지와 일상생활 등 많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주

말에 아버지가 함께 있는 날은 야외로 나가서 시간을 가족과 보낸다.

(2) 학교생활

등교 시간부터 13시까지 학교에 있으며 수업, 식사, 친구들과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정규수업이 끝난 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동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원생활

13시부터 17시까지 센터에서 지내며 간식 또는 친구들과 놀면서 자유시간을 가진

다. 17시부터 18시까지 태권도학원으로 이동하며 친구와 함께 도보로 귀가한다.

(4)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 학교, 센터이며 주중과 주말 모두 보호체계가 항상 존재

한다.

〈표 28-1〉아동 T의 주중 일과표

시간 7 7-8 8-13 13-17 17-18 18-22 22-24

누구와 부모 부모 교사, 친구 돌봄교사,
친구 강사 부모 부모

무엇을 취침 기상,식사,
등교

공부,
식사

놀이,학습,
간식 태권도 식사,

숙제,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센터 학원 집 집

부모 ○ ○ X X X ○ ○

보호체계 ○ ○ ○ ○ ○ ○ ○

시간분석 7시간 1시간 5시간 5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표 28-2〉 아동 T의 주말 일과표

시간 0-9 9-18 18-21 21-24

누구와 부모 모 부모 부모

무엇을 취침 식사, 놀이, 학습 식사, 놀이, 친구 취침

어디서 집 집 집, 야외 집

부모 ○ ○ ○ ○

보호체계 ○ ○ ○ ○

시간 분석 9시간 9시간 3시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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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일상생활을 가정, 학교, 센터

및 학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들의 보호 체계와 돌봄 공백을 확인하였다. 연구대

상자들은 맞벌이가정의 자녀들로, 이들의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주로 형제자매, 조

부모,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 있었다. 더불어, 학교에

서는 방과 후 돌봄교실과 연계하여 돌봄을 제공하며,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아동들

에게 숙제 및 교과목지도,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성장을 지원

하고 있었다. 평일에는 학교, 센터, 가정이 아동을 보호하는 주된 보호 체계이며, 주

말에는 가족이나 친인척, 종교활동 등 비공식적인 돌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맞벌이가정의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센터 운영시간의 불일치, 가족 형태와 구성원에 따른 돌봄 공백 등

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돌봄센터의 운영시간 확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운영 제공, 통합돌봄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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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가족 레질리언스 분석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이 역경을 긍정적으로 대응하며,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는 과정적 능력을 말한

다. 이는 가족이 경험하는 변화를 하나의 과정으로 인정하며, 가족의 형태나 구조보

다는 대처 및 해결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가족이 경험하는 변화를 하나의 과정으

로 인정하며, 가족의 형태나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대처 및 해결 능력에 초점을 두

며, 원가족에서 경험했던 위기와 극복의 과정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나타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가족 레질리언스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용

아동의 위기 경험은 다음과 같다.

1) 위기 경험

(1) 부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

나홀로 아동의 증가로 인한 현대사회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홀로 아동에게 부모의 부재는 한 가족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힘든 요

인임을 알 수 있다.

〈표 29〉위기 경험 – 부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

발췌문

센터 끝나면 집으로 바로 가요. 집에 가면 언니가 와요. 언니가 중학생이라서 5

시 넘으면 집에 오거든요. 오면 언니가 저녁 챙겨줘요. 그리고 각자 방에 들어가

서 온라인수업 들어요. 언니도 온라인 들어서요. 언니가 늦을 때도 있는데 그때

는 그냥 먼저 온라인수업 듣다가 나중에 같이 저녁 먹어요. 엄마가 한 번씩 7시

넘어서 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좋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기다렸다가 엄마, 아

빠 오시면 그때 자요. 일찍 마치면 좋아요.... [사례 1]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집에 안 계실 때에는 할머니 집으로

가서 동생이랑 같이 저녁 먹어요. 평일에는 웬만하면 가요. 아빠 일하는 시간이

매번 달라서요.. 동생이랑 집에서 같이 있어요. 각자 방에서요. 아빠가 오는 날에

는 같이 저녁 먹고.. 아빠가 요리도 해주세요. 같이 밥 먹으면 같이 얘기도 하고..

잘 들어주시고..그래요. [사례 2]

저희 집은 넓어요. 집은 넓은데.. 같이 하는 건 없어요. 심심해요.

주말에는 엄마가 5시쯤 마치거든요. 오기 전까지는 배고픈 생각이 없어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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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하나 먹고 자요. 그러면 엄마가 오시거든요. 동생도 같이 바나나 먹어요.

(배는 안 고파?) 네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저녁 되면 엄청 배고파요. 그래서 그때

는 많이 먹어요. 엄마 오시니깐...[사례 3]

아빠가 교대근무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찍 나가시거나 늦게 오시거나 늦게

나가시거나 일찍 들어오세요. 아빠 출근하시면 주말에 누나는 맨날 놀러 나가요.

그래서 저 혼자 집에 있어요. 그냥 혼자 아빠가 김치찌개 같은 거 해놓고 가시

면.. 그거 먹고 있어요. [사례 5]

형은 군대 갔어요. 엄마랑 아빠랑 늦게 마치고 오시니깐. 저녁은 누나가 차려줘

요. 누나가 늦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배달시켜 먹어요. 시켜 먹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싫을 때가 많아요. 혼자서 먹으면... 그냥 그래요. [사례 6]

부모님이 바쁘세요. 저희는 식사할 때만 만나요. 다들 바빠요. 주말에는 할머니랑

있는데, 할머니는 방에만 계시니깐.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올 때도 있어

요. [사례 7]

언제는 제가 아픈데 혼자 집에 있었던 적도 있어요. 학교도 못 갔어요. 별로 안

아파서 괜찮아요. 엄마는 출근하고 저는 혼자 있었어요. 익숙해서 괜찮아요. [사

례 12]

좋긴 좋은데 엄마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깐 시간을 못 지키는 약속이 있어서 그

게 힘들어요. 여름에는 엄마가 회사 갔는데 나오라 할 때 바로 못 나와서 덥고

힘들었어요. [사례 13]

엄마랑 아빠랑 바쁘세요. 일 때문에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동생이랑 저랑 갈라질

때가 많아요. 외할머니는 방어진에 있고 친할머니는 양산에 있거든요. 저는 양산

에 가고 동생은 방어진에 가요. 이제는 적응돼서 괜찮아요. 친할머니는 원래 부

산에 사셨다가 양산으로 오셨거든요. 금요일에 엄마, 아빠랑 같이 양산에 같이

갔다가 다시 일하러 가세요. 예전부터 할머니집에 많이 있어 서서...엄마, 아빠랑

같이 뭘 해본 게 없어요. 사실 그게 좀 불만이에요. 근데 적응됐어요. [사례 14]

형이랑 엄마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요. [사례 15]

5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매일 매일 귀신 꿈을 꿨어요. 저는 약간 잠을

낮에 안 자는 야행성 같은 거라. 이틀씩 밤샐 거라고. 최고 기록은 새벽 4시 아

니면 5시예요. 왜냐하면 엄마랑 너무 같이 자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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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가지는 어려움 가운데 부모의 부재로 인해 오는 어려움을

주로 호소하였으며, 아동의 일과가 끝난 후 아동이 홀로 보내는 시간에서의 외로움

과 의식주 문제 등을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모두 맞벌이가정으로 자녀들과

주중에 함께하는 시간이 적으며 각자 해야 할 일을 하는 등 서로 간의 교류가 적음

을 알 수 있으며, 주말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아동들은 외로움 등

의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2) 부모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

부모의 관계 악화와 단절로 인한 어려움은 가족구조 및 극단적인 감정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및 갈등을 불러오기도 한다. 부모의 관계로부터 온 환경에 대한 부

적응은 가족 내 긴장과 갈등을 높이고 외로움과 상실감으로 인해 아동은 상처와 아

픔을 경험하게 된다.

간이 새벽 4시였어요. 그래서 제 최고 기록은 새벽 4시 아니면 5시에요. 근데 요

즘엔 절대 안 그래요. 그냥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례 16]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오빠 있으면 오빠랑 같이 놀거나 책 보거

나 그래요. 아니면.. 저 혼자 피아노치고 놀아요. [사례 18]

〈표 30〉위기 경험 – 부모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

발췌문

제가 자고 있을 때, 엄마랑 아빠랑 엄청 싸웠어요. 살짝 울고 있었는데.. 너무 놀

래서요. 갑자기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가 너무 화나서 옷 장문 열다가 힘

조절을 못해서... 모르고 유리창을 깬 거예요....다음날 뭐지? 했는데 유리창이 깨

져있는 거예요. 그때 엄청 무서웠어요. 엄마랑 아빠랑 싸울 때마다 속상해서 방

에서 울었어요. 이혼할까 봐요... [사례 1]

엄마가 화나면 아빠한테 엄마가 소리 질러요. 화풀이 하던데요? 그래서 그냥 듣

고 있어요. [사례 3]

엄마랑 아빠랑 자주 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따로 지내고 있어요. 저는 엄마

랑 같이 지내고 있고 아빠랑은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사례 4]

아빠가 예전에 제가 놀던 장난감이 있거든요. 그거 아빠가 찾아서 꺼내줬는데 아

빠가 꺼내주고 술을 드셨어요. 한... 몇 시간 뒤에.. 저 자려고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가 다시 거실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실에 있는 장난감 보고 아빠한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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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대상자들의 어려움으로 부모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에는 부모의 갈등과 잦

은 싸움으로 아동이 겪게 되는 심리적 외로움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

녀는 부모님의 싸움으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으며, 부모님의 잦은 싸움으로 인

해 따로 지내게 되면서 상처는 있으나 현재는 괜찮다고 한 사례, 아빠가 술을 마시

고 아동의 장난감을 꺼내준 것 때문에 엄마와 다투고 되었고 아동 자신 때문에 싸

움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여 속상함을 느끼는 등을 확인하였다.

(3) 가족 내 다양한 갈등

가족 내 갈등의 내용에는 가족 간 불화, 조부모님의 남아선호사상, 부모님의 일방

적 의사소통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가족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뭐냐고 하니깐 아빠가 자기가 꺼내 준거라고 해서... 엄마가 화나서 아빠랑 싸웠

어요. 저 때문에 싸운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그 이후로 아무 대답 안 하시다가

아빠가 엄마한테 돈 주니깐 그때 화가 풀렸어요. 슬펐어요. 화는 풀리셨는데 속

상했어요. [사례 7]

〈표 31〉위기 경험 – 가족 내 다양한 갈등

발췌문

동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짜증 나요. 하지 말라하고 그냥 놔둬요. [사례 2]

아빠는 누나가 저 때릴 때는 뭐라고 안 하시는데 제가 누나를 때리면 혼나요. 장

난으로 해도 그래요. [사례 5]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제일 목소리가 커요. 엄마는 화나면 때리고 해요. 저 때릴

때도 있고 아빠한테도 그럴 때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소리 지를 때 있어요.

화나면 때려요.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례 7]

외할머니가 저의 집에 오셨는데요. 동생이 저를 먼저 때리는 거예요. 제가 동생

을 툭 터치했는데 외할머니가 동생한테 가까이 오니깐 넘어지는 척하고. 절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머니는 저한테 혼내고 저는 아빠한테 가서 울었는데

할머니는 동생만 믿어요. 남동생이 가족 중에 제 동생밖에 없어서 할머니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할머니가 큰 외삼촌이 있는데요. 그 딸내 보다 제 동생을 더 좋아

해요. 남자라서 좋아하고 한 명밖에 없어서 좋아해요.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서운

해요. 동생한테 사과받고 싶은데 동생이 사과를 안 해요. [사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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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대상자들의 어려움으로 가족 내 다양한 갈등에는 동생이 말을 듣지 않고

짜증을 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엄마와 할머니가 화를 내면 때리고 소리를 지

르는 것이 불만인 경우, 외할머니가 동생만 편애하는 것이 속상한 사례 등이 있다.

(4)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예상치 못한 가족 구성원의 사건, 사고 등은 가족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사망과 부모의 사건·사고, 부모님의 질병으로 인한 건강 악

화 등에 따른 자녀의 돌봄, 가사 활동 등 가족 구성원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며 이는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아(동생)가 저의 집에서 1등이에요. 맨날 저 때려요. 저는 5살 때부터 철이 들

었는데. 밖에서는 소심한데 안에서는 저희를 만만하게 봐요. 원래는 착했었는데

점점 약간 변해서 너무 힘들어요. 말을 해도 해도 안 들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생한테 받는 게 절반이에요. [사례 16]

엄마 아빠한테 혼나서 쫓겨났어요. 오빠랑 장난 치다가 크게 싸워서요. 속상했어

요. 그때 엄마한테 매달려서... 한 번만 기회 준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노력하고

있는데 또 쫓겨날 것 같아요. 오빠랑 계속 싸워요. [사례 18]

〈표 32〉위기 경험 –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발췌문

엄마가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너무 슬펐어요. 지금은 생각 안 해요. 생각

하면 모두가 힘드니까요. 여기 센터에서 상담도 해주셨는데 지금은 안 해요. 하

고 싶지 않아서요. [사례 2]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누나랑 같이 잘 지내고 있어

요.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세요. [사례 5]

엄마가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했어요. 슬펐어요. 아주 많이요. 엄마가 못 움직이

니깐 제가 아빠가 만든 밥을 쟁반에 들고 엄마한테 가져다줬어요. 일도 못 가셨

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슬퍼요.[사례 6]

아빠가 일하시다가 벽에 등이 부딪혔대요. 집 와서 밥도 안 먹고 이틀 동안 피곤

하다고 주무셨어요. 밥도 안 먹고 병원만 가고... 속상했어요... 빨리 나았으면 좋

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례 7]

맨날 기분이 안 좋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저~저~저번 주예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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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대상자들의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에는 가족 구성원의 사망, 부상, 이별

등으로 인한 상실과 슬픔, 스트레스 등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족들

은 서로 지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위기 경험

∙부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 [사례 1, 2, 3, 5, 6, 7, 12, 14, 16]

∙부모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 [사례 1, 3, 4, 7]

∙가족 내 다양한 갈등 [사례 2, 5, 7, 14, 16]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사례 2, 5, 6, 7, 8, 9, 10, 12, 16]

할아버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존경하는 사람이 저희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저한테 매일 매일 예쁘다고 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같이 놀아줬어요.

엄마, 아빠보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평소에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누워있

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호흡이...안되서...돌아가셨어요. 아니 이건 꿈인 것 같았는

데 꿈이 아니어서 속상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사례 8]

제가 왕따를 당했거든요. 저는 예전에 어둠에 뒤덮인 적이 있지만, 사이에 작은

빛으로 극복하고 살아 나가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하지 않은 인생

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평범하지 않은 인생은... 제가 왕따를 당한 거 말

이에요. 친구들이 저희 집 보고 쓰레기라고 놀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과 후 돌

봄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수업하기 전이고 얘들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제 얘기

를 못 들은 건지 저한테 무관심한 건지는 모르겠어요...[사례 9]

처음에 00에 올 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랑 단둘이 살아야 하고 아빠

랑 고모랑 다 떨어져야 돼서요. 00 온 지 1년 하고 한 2개월 됐어요. 주말마다

아빠가 내려오신다고 해서 그 말 듣고... 서울 올라갈 때도 고모 있으니깐 그렇게

해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사례 10]

갑자기 아빠가 수원에 일하러 갔어요. 아빠랑 꽤 많은 대화를 하거든요. 좀 많이

서운했어요. [사례 12]

아빠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상처나고 그래서.. 속상했어요. 그냥 치료 받

았어요. 계속... [사례 13]

할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아프셨거든요. 심장병인가? 못

고쳤거든요.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잘 해주셨는데...[사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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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험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대상자들은 부모의 부재, 부모의 관계, 가족 내

갈등,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부모의 부재로 인

해 아동은 외로움과 의식주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부모의 관계 악화 및 단절

로 가족 내 긴장과 갈등이 높아지면서 아동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

한, 가족 내 갈등은 가족 간 불신 및 불화, 조부모님의 남아선호사상, 부모님의 일

방적인 의사소통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관계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는 가족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가

족 구성원의 사망, 부모의 사고, 부모님의 질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이 있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맞벌이가정의 아동으로 부모와의 시간이 부족하며, 자녀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들은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끼며,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임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례에서 아동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적

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자서 밥을 차려 먹거나, 할머니 댁에 가는 것에 익숙

하다고 말하며, 부모님이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누나, 언니가 아동

의 저녁을 챙겨주며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여 수행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 상호

작용을 통하여 아동이 느끼는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가족 레질리언스 관점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이해,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맞벌이가

정의 아동은 부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만, 가족 레질리언스 관점에서 이러

한 위기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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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레질리언스 하위요인

위와 같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원가족에서 다양한 위기의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가족 위기 경험에 대해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여 극복하

는 과정을 Walsh의 가족 레질리언스 영역인 가족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

의 하위영역별로 범주화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가족신념체계

가족신념체계는 모든 가족 기능의 핵심이며, 레질리언스의 강력한 힘으로 가족은

위기를 경험할 때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해지기도 한다. 가

족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가족에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상호·협력하고,

그 위기를 함께 해결하면서 위기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정서를 공유하기도 한다.

본 연구 사례의 가족들은 가족의 위기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대상자 가족들은 위기를 통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가족 구성원

의 소중함을 알고, 현재 놓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며 도움을 주려는 과정에서 느

껴 온 정서가 공유되어 가족 간 높은 신뢰가 형성된다. 또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

는 등 지지자로서 구성원을 인식해 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족신념체계의

하위영역은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이며 먼저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에 대해 범주화하고 요약한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는 가족들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에 대한 것이다. 역경의 의미는 가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여과되며, 가족 레질리언

스에서 가족의 위기상황에 대한 이해와 의미부여는 중요하다. 따라서 가족이 과거

에 역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가족이 유

사한 위기 혹은 변화를 극복하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 그러한 기억은 현재 상

황에서 더 큰 자신감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표 34〉가족신념체계 –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발췌문

엄마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1년 전에요. 슬펐어요. 집에서 서로 엄마에

대해서는.. 말은 안 해요. 아빠가 힘들어하실까 봐...돌봄센터에서 상담도 받고 그

랬는데 이제는 안 해요 생각나니깐. 근데 아빠가 많이 달라졌어요. 요리도 해주

시고... 만두도 만들어서 센터에 가져다주셨어요. 엄마는 타이트하게 하라고 막



- 82 -

본 연구대상자는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가족들이 슬픔을 겪지만, 아

빠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가족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있으며, 부모와의 갈등으

로 분리되어 지내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현재 상황에 적응하며 지내고 있다. 또한

왕따를 경험한 적이 있지만, 부모님의 지지와 종교적 믿음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들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지내며,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는 포기하

고 수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사용한다. 가족 구성원들은 역경에 대한 의미를 부여

하여 서로를 지지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그랬었는데 아빠는 안 그래서 좋아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건 좋은 부분인 것 같

아요. [사례 2]

엄마랑 아빠랑 자주 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따로 지내고 있어요. 저는 엄마

랑 같이 지내고 있고 아빠랑은 연락 안 해요. 그때는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

히려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거 같기도 해요 [사례 4] .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아빠랑 누나가 있어서 괜찮아요. 아빠가 잘 챙겨주

시고 할머니 집도 가깝고 그래서 필요하면 가도 돼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괜찮아요. 아빠랑 누나가 있어서요. [사례 5] .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왕따를 당한 거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힘이 되어주셨어

요. 엄마랑 아빠가 해 준 말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그 상황을 이겨낸

저 덕분인지 아니면 하느님이 도와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괜찮아졌어

요. [사례 9]

처음에 울산에 올 때 제일 힘들었어요. 주말마다 아빠가 내려오신다고 해서 그

말 듣고 서울 올라갈 때도 고모 있으니깐 그렇게 해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지

금은?) 지금은 엄마랑 단둘이 사는 게 익숙해졌고, 그리고 이제는 아빠도 일주

일에 한 번만 내려오셨는데 이제는 일이 있으셔서 목요일에도 내려와요. [사례

10]

학교에 남자들 이간질 때문에 친구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너무 고약하고

유치하고 한심해서... 맨날 유치한 말만 하고 그래서 말을 안 섞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도했어요.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괜찮다고 친구들끼리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잘 들어줬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사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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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긍정적 시각

탄력적인 사람들은 위기 또는 실패를 도전이나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용기, 인내, 희망과 같은 강점으로 접근하며 가족 레질리언스에서 긍

정적 시각과 인내는 매우 중요하며 핵심 요소이다. 희망은 역경이 클수록 역경은

해결해 나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며,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희망을 통해 서로

에게 힘이 되고 서로 의지할 수 있게 된다.

〈표 35〉가족신념체계 – 긍정적 시각

발췌문

집에서는 저 애교 많아요. 애교 부려요. 언니가 사춘기거든요. 딱 정색하고 표정

도 아기 같지 않고 욕심도 많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래서 저는 더 애교 많이 부려요. 엄마, 아빠 기분 좋아지라고. [사례 1]

사실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멘탈이 최고예요. 어려운 게 있어도 흔들리

지 않으니깐요. 흔들리지 않는 힘은 가족이니까요. [사례 2]

일해서 오히려 좋아요. 유튜브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깐요. 그리고 엄마가 일 끝나

면 같이 호수공원도 도니깐 운동도 되고 좋아요. 귀찮을 때도 있지만요..[사례 3]

저는 집에서 즐거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집에서 자주 웃어가지고... [사례 5]

엄마랑 아빠는 일하시니깐... 누나는 방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심심하기도 하고

근데 아빠, 엄마 둘 다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려고... 생각해서.. 오

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요. [사례 6]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숙제는 혼자서 해요. 부모님이 바쁘셔서요. 이제는 혼자서

도 잘해요. 방학 때에 밀린 숙제 혼자서 새벽 4시까지 했어요. 혼자서 할 수 있

는 게 많아졌어요. 다 끝내서 뿌듯했어요. [사례 7]

저희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거든요. 아빠는 바빠서 못 갔는데요.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어서 베트남에 다녀온 적 있어요. 그때 좋았어요. 형들이랑 같이 뒷마당에

서 닭도 잡고 놀았어요. 그리고 집도 넓고 수영장도 있고 좋았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했더니 이제는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기분 좋았어요. [사례 7]

지금이 더 나은 거 같아요. 노는 것도 좋지만 계속 놀기만 하면 그러면... 건강이

랑 머리가 나빠지고.. 여기(센터)에 다니면 재미있고 공부도 알려주시고.. 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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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대상자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각자의 역할을

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동생은 부모님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애교를 부리며, 언니의 사춘기로 인한 부모님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가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부모님이

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함께 운동하며 시간을 보내는 등 가족 간의 소

통과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족들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

정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지내며,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앞으로의 더 나은 상황을 위해 희망을 품고, 극복해 나가고 있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포기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③ 초월과 영성

초월과 영성은 회복, 치유, 레질리언스를 위한 강력한 치료적 자원이며, 여러 가

지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 특성을 가진다. 기능이 잘 되는 가족의 경우, 문제의 원

인을 순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미래의 일들

을 계획하거나 사회적 행동을 실행한다. 본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들이 보고한 초월

과 영성은 다음과 같이 영성 관련, 역할모델과 삶의 영웅으로 나타났다.

㉮ 영성관련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는 의식 또는 종교활동은 위기를 경험할 때 좌절하거

나 포기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며 마음의 평안을 준다.

가족은 포기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며 보다 큰 가치

와 삶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좋아요. [사례 8]

제가 오형이라 금방 친해져요. 그래서 센터 친구들이랑도 친해요. [사례 9]

일요일에도 일하러 가세요. 엄마 직업이 일이 안 끝나는 직업이세요. 저는 딱히

섭섭하지 않아요. 식사할 때나 산책할 때 대화를 해서 대화가 적은 편은 아니라

고 생각하거든요. [사례 10]

아빠가 주말에 오시면 오히려 좋아요. 아빠가 오면은 별로 안와서 맛있는거 많이

사줘요. 원래는 치킨이랑 콜라는 잘 안 사주는데... 그리고 주말에는 무조건 야외

로 나가요. [사례 12]

엄마 좋아요. 아빠 좋아요. 그냥 좋아요. [사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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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대상자들은 가족이 함께 교회를 다니며, 기도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었다. 특히, 기도를 통해 부모님의 싸움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면서 기도의 힘을

믿고 있었다. 현재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룰 가지고 있지만, 기도를 통해 마음의

〈표 36〉가족신념체계 – 영성관련

발췌문

일요일 날에 교회 가요. 엄마랑 언니랑 같이 가요.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세요.

예배를 드리고 와요.... 집에서 혼자 슬픈 일 있을 때마다 제발 그러지 않게 해주

세요~ 라고 기도해요.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나아져요. 근데 실제로 기도한 순

간 엄마 아빠가 안 싸워요. 마음이 많이 안정돼요. 필요한 순간에 기도를 하거든

요. [사례 1]

종교는 지금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예 안가서요...일어서 있을 때 다리가 너무 아팠구요. 갈수록...

귀찮아서 안 갔어요. 그래도 한 번씩 생각은 해요. [사례 5]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하느님한테 기도는 해요. [사례 9]

종교 없어요.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안 다녀요. 예전에는 다 같이 다녔는

데 이제는 안 다녀요. 절대요. 이야기만 하고 너무 지루해요. [사례 12]

아빠랑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불교예요. 자주는 못 갔어요. 절가면 맛있는 거 먹

고 재밌어요. [사례 14]

예전에 엄마랑 이모랑 같이 교회에 다녔어요. 동구에서... 지금은 안 가요... 멀어

서.. [사례 16]

일요일에는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공부하고 밥 먹고 바로 와요.

교회에 안 갈 때에는 집에서 기도해요. 기도하면 마음이 괜찮아지고 기도하면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또 안 좋아져요. 그 일만 해결돼요. [사례 18]

교회를 가면 좋아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끝날 때 거기에도 친구들이랑 선

생님들이 좋고... 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서 재밌어요. 말씀으로 퀴즈 내고 맞추면

상품도 줘요. 재밋고 좋아요.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서 아빠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놀이공원 가게 해주세요.. [사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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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을 찾거나, 감사함을 표현하거나, 소원을 비는 등의 행동이 나타났다. 이처럼

가족 구성원들은 종교활동이나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

으며, 서로를 지지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 역할 모델과 삶의 영웅

가족에 속한 구성원들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훌륭한 삶의 모델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경험하고 발전할 수 있다. 주변 사람

의 성공과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정신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표 37〉가족신념체계 – 역할 모델과 삶의 영웅

발췌문

유관순. 어린대도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외치고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용

기 있게 싸우는 게. 저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을 위해 돕고 싶어요.

[사례 1]

저희 반 선생님이요. 선생님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싶어요. 긍정적이 셔가지고...

그냥... 음...약간 일상생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넘 좋아요. 눈물이

왈칵 나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례 2]

누나. 누나는 말을 잘해요. 어떤 면에서는 누나는 저한테 큰 사람이에요. 배울 점

이 많아요. [사례 5]

저희 아빠요! 리더십이 강하고 그래서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사례 6]

저는 커서 아빠처럼 용기 있고 상대방 배려해 주는 모습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요. [사례 7]

존경하는 외할아버지요. 맨날 예쁘다 해주시고 잘 놀아주셨어요. 엄마, 아빠보다

더...[사례 8]

서후언니(다함께돌봄센터 언니)요. 언니는 그림도 잘 그리고 똑똑해요. 무엇보다

저는 하고 싶으면 생각 없이 하는데. 언니는 미리 생각하고 정해놓고 하더라고

요. 그리고 저는 이 공간이 재밌으면 가는데 언니는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안 가

거든요. [사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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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대상자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역할모델로 삼아, 그들의 행동과 태

도를 본받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유관순을 역할모델로 삼아 용기와

희생정신을 배우고자 하며, 선생님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본받고자 하였다. 누나의

말솜씨와 판단력을 존경하며, 아빠의 리더십과 용기 그리고 배려심을 닮고자 하였

다. 외할아버지의 자상함과 애정을 소중히 여기며, 돌봄센터 언니의 신중함과 조심

성을, 태권도 관장님의 용기와 타인에 대한 배려, 엄마의 성실함과 열정을 존경하며

부모의 가치관을 따르고자 하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들의 상

호작용은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가족으로부터 배운 가치

와 신념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 삶

의 역할모델이나 영웅을 가족 내에서 찾거나 외부에서부터 힘을 얻어 그 역할모델

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진심으로 배우고 따르고자 하였다.

가족신념체계를 요약하면, 역경에 대한 의미 부여로 가족들은 역경을 도전이나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긍정적 시각

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희망을 갖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으며, 초월과 영

성으로 구성원들은 종교활동이나 역할모델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삶의 목적

을 추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족신념체계는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믿음은 가족의 응집

력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

태권도 관장님이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고 제

몸을 지킬 수도 있어서요. [사례 12]

의사. 아픈 아이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오빠가 많이 다쳐서 병원 갔는데

오빠도 치료해주시고... 거기 아픈 얘들이 많아서요. [사례 18]

저는 엄마요. 엄마는 엄청 열심히 일해서 적은 돈을 받는 사람 보다 엄청 적에

일해서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교회에서도 엄마가

선생님이어서 토요일 저녁에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그래요. 멋있어요. [사례 19]

〈표 38〉가족신념체계 : 초월과 영성 – 역할 모델과 삶의 영웅

∙가족 [사례 5, 6, 7, 8, 18]

∙위인 [사례 1]

∙교사 [사례 2, 12]

∙기타 [사례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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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유형
가족의 조직유형은 가족 단위의 통합을 지지하는 것으로 관계를 정의하고 행동을

규제하며 내·외적인 규범을 유지하는 등 문화 및 가족의 신념체계에 의해 강화된다.

이는 가족의 역할 안정성과 융통성, 연결성,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원을 통해 형성

된다. 하위 개념의 이해를 통해 조직유형 과정이 어떻게 가족 체계에 영향을 미치

는지 알 수 있다.

① 융통성

융통성이란 안정성과 변화의 균형을 의미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도전에 적합하

도록 복귀하고 재조직하고 적응하는 것이다. 가족 체계 안에서의 융통성은 회복력

을 수반하지는 않으나 개인 또는 가족이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 재조

직하도록 돕는다. 가족 구성원은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변화의

균형을 유지하며 적합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 규칙․약속 및 역할 안정성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된 규칙을 준수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도록 약속한다. 또한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수행한다.

〈표 39〉조직유형 – 융통성 – 규칙·약속 및 역할 안정성

발췌문

사생활 지켜주기. 방에 노크하고 들어가야돼요. 언니가 마음대로 방에 들어오거

든요. 그리고 폰 시간제한 있어요. 1시간이요. 필요하면 말하는데 엄마가 들어보

고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1시간 추가로 더 풀어주세요. [사례 1]

네. 핸드폰 같은 거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아빠한테 말하면 한 시간 정도는

들어주세요. [사례 2]

저희는 있어요. 인스타나 틱톡 같은 건 안돼요. 그리고 말 안하고 밖으로 나가면

혼나요. 그리고 엄마가 유튜브만 보래요. 제가 예전에 틱톡 계정으로 사고친 적

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된대요. 틱톡 계정으로 현질했어요. 그래서 지키고 있어

요. [사례 3]

딱히 없는데. 위험한 것만 안 하면 돼요. 불장난 같은 거요. 그리고 따로 제안준

건 없어요. [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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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를 분석해보면,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주기 위해 방에 들

어갈 때 노크를 하고, 핸드폰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칙을 정하고 있다. 위험

한 행동을 하지 않고, 서로에게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족회의를 통해 규칙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기도 한다. 일상생활 규칙과 도덕적인 약속, 그리고 자신의 역할수행에 대해

네. 우선 늦게 자면 안 돼요. 스스로 공부를 챙겨서 해야 돼요. 그리고 밥 먹을

때에는 식탁에서... [사례 5]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10층이다 보니깐 소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뛰

지 않고 얌전히 다니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을 에너지를 아끼고 세 번째로는

나쁜 말 쓰지 않기. [사례 8]

정했는데... 동생들이 어려서 서로 까먹고 안 지켜요. [사례 9]

가족회의는 안 해요. 정한 적은 없지만 저희 집은 그냥 엄마 아빠가 대체적으로

욕을 안 하셔가지고 일단 욕을 안 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 하나 더 있긴 한

데, 학교 숙제로 나왔는데 서로한테 이거 하지마라 저거 하지마라 명령어는 금

지하기로 정한 적은 있어요. [사례 10]

쓰레기 버리기. 일찍 자기. [사례 12]

네 있어요. 짜증 내지 않기. 소리 지르지 않기. [사례 18]

욕하지 않는다. 욕을 계속하면 반성문 쓰기예요. 너무 심한 욕이 아니라면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3줄이면 되는데 심한 욕이면 5줄은 적어야 돼요. 폰 하면

서 짜증 내지 않기. 밥 먹을 때 티비 보지 않기. 회의할 때 규칙을 바꾼 적은 없

는데 추가한 적은 많아요. [사례 19]

〈표 40〉조직유형 – 융통성 – 규칙·약속 및 역할 안정성

∙사생활 지켜주기. [사례 1]

∙휴대폰 사용시간 지키기. [사례 2]

∙틱톡 하지 않기. [사례 3]

∙위험한 장난 하지 않기. [사례 4]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사례 5]

∙욕설 및 소리 지르지 않기. [사례 10, 18, 19]

∙기타(쓰레기 버리기, 에너지 아끼기) [사례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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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은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 변화와 적응

가족에게 위험이나 생활상의 변화가 생기면 가족 구성원들은 변화된 상황에 적응

을 위해 필요에 따라 가족생활을 재조직하거나 구성원의 역할 변화를 도모하게 된

다. 위기 상황에서 대부분 가족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표 41〉조직유형 – 융통성 – 변화와 적응

발췌문

엄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선생님 덕분

에 그래도 잘 적응하고 있어요. 아빠도 안 하던 요리도 해주시고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할머니도 고모도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 가도 돼요. [사례 2]

엄마는 안 계시지만 누나랑 아빠랑 같이 잘 지내고 있어요. [사례 5]

엄마가 일하다가 다쳐서 다리에 깁스했었는데 너무 슬펐어요. 엄마가 못 움직이

니깐 아빠가 만든 밥을 쟁반에 들고 엄마한테 가져다줬어요. 그리고 형이랑 누나

도 물도 가져다주고 집안일도 했어요. 다 같이 나눠서 했어요. 엄마가 다 나았을

때 너무 신나고 기뻤어요. [사례 6]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어서 베트남에 다녀온 적 있어요. 속상한 것도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다쳤거든요. 너무 아팠어요. 베트남 모기가 한국 모기보다 더 독하잖

아요. 손에 물려서 엄청 고생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베트남 약

국 가서 약 사서 모기 물린 곳 다 발라줬어요. 그때 일이 벌어졌을 때는 막 속상

했는데, 엄마가 약도 발라주고 옆에서 계속 챙겨주시는 거 보니깐 좋았어요. 엄

마랑 같이 있어서 그냥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사례 7]

동생들이 어리고 엄마가 돈도 많이 들어서 저는 학원을 끊었어요. 둘째는 태권도

다니고 저는 미술학원을 끊었어요. 속상하긴 해요. 근데 센터에서 미술 프로그램

도 있고 또 자유시간에 그림 그릴 수 있도록 해줘서 센터에서 그리고 싶은 그림

다 그려요. 그리고 같이 다니는 언니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같이 그려요.

재밌어요. [사례 9]

울산 왔을 때에는 일단 아빠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빠가 급하게 찾아본

게 돌봄센터였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랑 사는 지역이 못 다니는 거였는데...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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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를 분석해보면,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가족과 선생님의 지지로 학교생

활에 적응한 경우, 부재한 엄마의 역할을 누나와 아빠가 대신하며 잘 지내는 경우,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사랑을 느끼며 베트남에서의 추억을 쌓은 경우,

동생과 떨어져 지내는 일상에 적응하여 안정감을 찾은 경우, 맞벌이 부모님을 대신

하여 센터가 안전한 보호자 역할을 해주어 만족하는 사례 등이 있다. 이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과 상황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적응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연결성

조직유형의 두 번째 요소는 연결성이다. 연결성은 가족 구성원 간의 차이를 적절

히 구분하는 분리와 어려운 시기에 연합될 수 있는 균형을 강조한다. 기능을 잘하

는 가족은 가족 구성원 간의 분리와 연합과의 균형을 잘 수행할 수 있으며 체계와

〈표 42〉조직유형 – 융통성 – 변화와 적응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사례 2, 5, 6, 7 ]

∙현실적인 조건으로 인한 상황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함. [사례 9]

∙원하지 않았던 기억(이사)을 좋은 경험으로 적응하고자 함. [사례 10]

∙예측되지 못한 상황으로부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함. [사례 11, 14, 18]

째로 들어왔어요. 센터를 다니지 않았다면 혼자 있었을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이 상대적으로 없어진 것 같고.. 제가 원래 혼자 있는 시간에 책 읽는걸 좋아하

는데... 여기에서는 수업도 하니깐 확실히 시간 개념도 생기고 좋은 것 같아요.

[사례 10]

학교 방과 후 돌봄이 신청이 어려워서 여기 센터에 신청해줬어요. 엄마가요. 친

구들이 있어서 방과 후에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형들이랑 너무 친해져

서 계속 다니고 싶어요. 헤어지기 싫어요. [사례 11]

저랑 동생이랑 갈라질 때가 많아요. 동생은 방어진 가고 저는 양산에 가요. 동생

이랑 있는 시간은 학교 마치고 할머니집에 있는 시간 뺴고는 같이 있어요. 이제

적응이 돼서 괜찮아요. 부산에 사셨다가 양산으로 오셨거든요. 적응돼서 괜찮아

요. [사례 14]

엄마가 가보자고 해서 센터에 왔어요. 좋아요. 엄마, 아빠가 맞벌인데 엄마 아빠

가 없을 때 저를 맡아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아요. [사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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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 명료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가족에서 나타나는 연결성 측면을 범주화하여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합과 분리의 균형

가족 내 연합과 분리의 균형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강력한 정서적 연대감을 유지하면서도 개별적인 독립과 정서적 분리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43〉조직유형 : 융통성 – 연합과 분리의 균형

발췌문

부모님이 두 분 다 바쁘세요. 일하시느라. 저희는 가족여행 가거나 해외여행 갈

때 같이 모여서 계획 짜요. 그리고 같이 모일 때는 같이 공부해요. 숙제를 봐주

시거나... 바빠도 이럴 땐 모여요. [사례 3]

형이 군대에 있거든요. 휴가 나올 때나 설날이거나 할 때 같이 모여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할머니댁도 가고 그래요. 할머니댁 가면 좋아요. 형이 휴가 나

오면 더 좋구요. 같이 모여서 놀러도 가거든요. [사례 6]

돌봄센터는 고모가 알려줬어요. 한 3학년 때부터 공부가 뒤쳐진다고 그래서.. 근

처에 있는 센터에 다니라고 해서 여기에 오게 됐어요. 다녀보니깐 도움은 좀 되

는 것 같아요. [사례 7]

놀러갈 때, 캠핑 한 번씩 갔었어요. 카라반도요. 그때 같이 얘기해요. 제일 신나

요. [사례 8]

센터에서 합창대회 나갔었는데. 저희 둘째 동생이랑 아버지가 빛나는 너를 응원

해가 적혀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왕관을 가져왔어요. 그날은 엄마랑 셋째 동생도

왔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사례 9]

엄마가 찾아서 센터에 왔어요. [사례 14]

엄마가 가 보자고 해서 센터에 오게 됐어요. [사례 18]

〈표 44〉조직유형 : 융통성 – 연합과 분리의 균형

∙가족의 휴가 또는 명절에 가족들이 주로 화합이 잘 됨. [6]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님이 검색하고 알아보고 해결함. [14, 18]

∙가족과 함께 여행계획 짤 때 화합이 잘 됨. [3, 8]

∙좋은 일이 있을 때 화합이 잘 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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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를 분석하면, 가족에게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평소보

다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겼

을 때 불평하지 않고 가족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

을 맡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 내 리더십 공유

조직유형 중 유통성은 가족 내 리더십 공유를 말하며, 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상

황에 따라 리더십을 발휘하고,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표 45〉조직유형 : 융통성 – 가족 내 리더십 공유

발췌문

아빠요. 집에서 가장이기도 하고 나이가 제일 많고 밥 먹을 때마다 수저를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들어요. 그리고 아빠가 남자이기도 하고 가장이기도 해서요.

[사례 1]

아빠는 저희를 돌봐주시기도 하고. 중요한 결정은 아빠랑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

거든요. [사례 2]

엄마예요. 엄마는 제일 목소리가 커요. 집에서. 엄마가 말하면 웬만하면 다 따라

가요. [사례 3]

엄마. 엄마가 대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엄마가 날 낳기도 했고...저랑 엄마 둘이

서 있으니깐요. 모든 면에서 이끌어 주니깐... [사례 4]

아빠요. 왜냐하면 아빠랑 엄마랑 둘 다 돈 많이 벌어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데요. 나이가 아빠가 엄마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빠요. [사례 6]

엄마요. 엄마는 목소리가 커요. 엄마는 화나면 때리고 하니깐. 엄마가 주로 결정

해요. [사례 7]

지금은 엄마요. 엄마랑 같이 있기도 하고 엄마랑 대화도 많이 해요. 그리고 엄마

가 결정하면 따라요. [사례 10]

엄마. 아빠가 가장이긴 한데요. 아빠가 밥 해주는 사람이 짱이라고 그랬어요. 엄

마한테 말하면 빠르게 해결돼요. [사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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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를 분석하면, 가정유형은 모두 맞벌이가정으로 연구대상자와 함께 거주하

는 양육자가 가정의 리더자로 나타나고, 취업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현재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 나타났다. 또는 가족 내에서 아빠와 엄마가 상황에 따라 리

더십을 발휘하고,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레질

리언스 조직유형 중 융통성에 해당하며 가족 구성원들이 상황에 따라 역할을 바꾸

고, 서로를 지지하며 협력한다.

③ 사회 및 경제적 자원

조직유형의 세 번째 요소는 사회, 경제적 자원으로 가족이 위기 상황에서 내·외적

환경자원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으며, 가족의 힘만으로는 한계

가 있거나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용

하고 사회, 경제적 자원을 동원하는 가족은 기능적인 가족이라 할 수 있다.

〈표 46〉조직유형 : 융통성 – 가족 내 리더십 공유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끄는 힘은 아버지임. [사례 1, 6]

∙가정을 이끄는 힘은 어머니임. [사례 3, 4, 7, 10, 18]

∙한부모가족으로 인해 한쪽 부모가 가정을 이끄심. [사례 2, 4]

〈표 47〉사회 및 경제적 자원

발췌문

방과 후 끝나고 센터에 있다가 집에 가요. 집에 가면 언니랑 같이 저녁 먹고 온

라인수업을 각각 들어요. 부모님은 일하고 계세요. 평일에는 10시쯤 퇴근해서 오

시면 얼굴 보고 자요. [사례 1]

방과 후 수업 듣고 나면 센터에 가요 센터에 오후 6시까지 있다가 동생이랑 같

이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는 할머니집에 가서 저녁을 먹어요. 아니면 아빠가 차려

주시고 같이 먹어요. [사례 2]

학교를 등교하면 수업하기 전에 방과 후 수업으로 아침 체육에 가요. 정규수업

이후 오후 방과 후 수업(방송댄스, 실험과학) 갔다가 센터에 가요. 센터가 끝나

서 집에 가면 동생이랑 엄마 기다려요. 센터는 부모님의 권유로 왔고... [사례 3]

정규수업이 끝나면 센터에 같이 다니는 언니랑 버스 타고 센터로 와요. 6시에 엄

마가 데리러 오세요. [사례 4]

학교 끝나면 센터에 와요. 6시까지 센터에 있어요. 누나도 같이 다녀요. 끝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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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랑 같이 집으로 가요. 저녁은 아빠가 차려주거나 아빠가 회사 가면 할머니니

가 차려줘요. [사례 5]

학교 끝나면 버스 타고 센터로 이동해요. 보통 6시까지 센터에 있어요. 끝나면

엄마나 친구 부모님 아니면 택시 타고 집에 가요.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녁은 누나가 차려줘요. 엄마 아빠는 10

시 좀 넘어서 오세요. 저는 게임 하면서 기다려요... 제가 혼자 있는게 무섭다고

하니깐 엄마가 찾아서 여기 센터에 다니게 됐어요. 좋아요... [사례 6]

학교수업이 끝나면 요일에 따라 방과 후를 갔다가 센터를 가기도 하고..아니기도

해요. 센터에서 있다가 6시에 끝나면 태권도 가요. 태권도 차량 타고 집에 가요.

[사례 7]

방과 후로 컴퓨터, 줄넘기 배워요. 끝나고 태권도 학원 가요. 그리고 센터로 가

는데 6시까지 센터에 있다가 월, 화, 목, 금은 태권도 가가지고... 집에 가면 8시

30분쯤 돼요. [사례 8]

학교 끝나면 센터에 6시까지 있다가 집에 가요. [사례 9]

태권도 끝나면 센터로 와요, 6시까지 있다가 집에 가면 엄마는 일하시고 아빠는

수원에서 직장에 다니고 계셔서... 센터장님 추천 받아서 한 분이 계세요 아이돌

보미 선생님이랑 같이 엄마 올 때까지 있어요. 엄마는 7시 30분 늦으면 8시에 오

세요. [사례 10]

학교 마치고 센터에 있다가 스포츠 학원에 갔다가 집에 가요.[사례 11]

학교 마치면 바로 센터에 가서 좀 있다가 학원에 가요. 영어, 피아노, 태권도 갔

다가 집에 가요. [사례 12]

학교 마치면 센터로 와서 간식 먹어요. 그리고 조금 쉬다가 학원에 가요. [사례

13]

학교 끝나면 센터에 와요. 6시까지 있다가 집에 가요.

주말에도 가끔 엄마랑 아빠랑 출근해서 같이 출근할 때도 있어요. 방어진에 외할

머니 있고 친할머니는 양산에 있어요..저랑 동생이랑 갈라질 때가 많아요. 동생은

방어진에 가고 저는 양산에 가요. [사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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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를 분석해보면, 가족이 이용한 사회·경제적 자원으로는 개인적 자원으로

친구, 친지 등이 있었고, 사회적 자원으로 학교, 다함께돌봄센터, 학원, 아이돌보미

등이 있었다. 연구대상자 대부분이 나홀로 아동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자

원들은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로서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평소 좋은 관

계를 유지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가족의 어

려움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분 완화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직유형을 요약하면, 가족 내 규칙과 약속, 그리고 역할 안정성은 가족 구성원들

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가족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변화와

적응은 가족의 유연성을 증진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

소이며, 연결성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지지와 협력을 촉진하여 가족의 결속력을 강

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적 자원은 가족의 자원을 풍부하게

하고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에 공사해서 방과 후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면 바로 센터로 와요. 끝

나면 피아노학원 가야죠. [사례 15]

학교 마치면 센터 갔다가 피아노학원 가요. 그리고 집에 가요. [사례 16]

방과 후 수업은 학교에 석면 공사 때문에 못 가서 여기 센터로 왔어요. 센터에

있다가 영어, 피아노, 학습지 하러 가요. [사례 17]

학원 끝나면 센터로 가요. 6시까지 있어요. [사례 18]

학교 끝나고 센터에 가요. 그리고 피아노도 가고... [사례 19]

센터에 학교 끝나고 와요. 시간 되면 태권도 가야 돼서..

집에 갔을 때 엄마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러면 친구가 우리집에 와서 같

이 있거나 친구가 같은 아파트고 친구의 엄마가 저희 엄마랑도 잘 아는 사이라

서요. 친구 집에서 기다리기도 해요. [사례 20]

〈표 48〉사회 및 경제적 자원

∙다함께돌봄센터, 돌봄교실 이용.

[사례 1, 3, 6, 7, 8, 9, 11, 12, 13, 15, 16, 17, 18, 19]

∙가족의 도움을 받음. [사례 2, 5, 4]

∙가족이나 친구, 주민의 도움을 받음. [사례 20]

∙기타(아이돌보미) [사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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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소통과정

가족 레질리언스의 세 번째 하위 요소는 가족의 의사소통과정이다. 가족이 어려

운 상황에 놓였을 때,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명료성, 개방적 정서 표현,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이다. 이 요소들은 가

족의 기능을 활성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① 명료성

가족 내에서 명확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가족이 잘 기능하는 데 필수적으로

특히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첫 번째 요소인 명료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스트레

스 상황에 대한 공유된 이해와 인정은 가족의 적응과 대처에 매우 중요하다.

〈표 49〉의사소통과정 : 명료성

발췌문

엄마랑 아빠랑 제가 잘 때 싸운 적이 있는데 다음 날 일어나서 무서웠지만 솔직

하게 물어봤어요. 싸웠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엄마가 말해줬어요. 지금은 괜찮다

고. [사례 1]

그냥 저는 아빠랑 동생이랑 대화할 때,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냥 솔직하게 기분

이 나쁘면 나빴던 일 말하고 좋았으면 좋았던 일 말하고... [사례 2]

평소에는 두 분 다 바쁘셔서요. 제가 스스로 해결하거나 금방 해결되는 고민들

은..제가.. 알아서 친구들이랑 해결해요. 해결 안 되면 그때는 말해요. 딱 잘라서

필요한 것만 딱 잘라서... [사례 3]

친구한테 먼저 말하고 심각하면 엄마한테 말해요. 엄마랑 대화는 잘 통해서 보통

은 해결이 잘 됐어요. [사례 4]

누나한테 먼저 얘기해요.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건 아니라서. 빠르고 간결하게 얘

기해야 돼요. 근데 누나도 저한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엔 필요하면 아빠한테 말해요. 아빠도 잘 들어주세요. [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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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사례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갈등을 인지하고, 부모에게 직접 물어보며 상

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가족과 소통

한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혼자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문제는 가족과 나

누는 방식, 왕따를 당한 사실을 부모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여 부모의 지지를 받은

것,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여 속상함을 표현하고, 엄마가 다음 기회를 약속

한 것이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엄마가 동

생을 돌보느라 바쁘지만, 대화를 시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가족 간의 소

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는 가족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성원

들이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황을 파악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 특히 사례 1, 9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례 7에서는 아빠가 자녀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자녀의 성장에

도움임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민이 생기면 저는 아빠한테 말해요. 아빠가 제일 잘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공

감도 잘해줘요. 그래서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아예 다 얘기해요. 그럼 마음이 편

해요. [사례 7]

원래는 할아버지한테 말 다 했었는데. 돌아가셔서. 지금은 혼자서 해결하고 있어

요. 필요하면 엄마한테 얘기는 하죠 [사례 8]

말했어요. 솔직하게. 속상하실까 봐 고민하다가. 왕따를 당한거... 엄마랑 아빠가

잘 들어주셨고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친구들이 잘못한거라고... [사례 9]

센터 프로그램에 엄마가 참여하지 말라고 해서 못 갔는데. 두 명 빼고 다 가니깐

속상해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다음에도 하게 되면 신청해주신대요. [사례

10]

대화를 많이 했는데. 엄마가 동생을 돌보니깐... 잘 못해요. 동생이 어려서. 그래

서 빨리... [사례 14]

〈표 50〉의사소통과정 : 명료성

∙문제가 생겼을 때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함. [사례 3, 4, 5, 8, 10, 14]

∙가족 간 솔직하게 이야기함. [사례 1, 2, 7]

∙힘든 일이 생기면 다 같이 이야기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부모님만 이야기함.

[사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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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방적 정서표현

개방적인 정서표현은 즐겁고 행복한 감정에서 화나고 고통스러운 감정까지 허용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감정공유를 뜻한다. 긍정적인 감정의 개방적 표현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상호 간에 긍정

적 감정이 개방적으로 활발히 표현되는 것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며 유머는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표 51〉의사소통과정 : 개방적 정서표현

발췌문

평소에 아빠랑 저랑 취향도 비슷하고 해서 아빠랑 이런 저런 얘기하면 잘 풀려

요. [사례 1]

밥 먹을 때 아빠랑 얘기를 주로 하는 편인데, 저희가 필요한 게 뭔지를 많이 물

어보시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주로 그런 거 물어보세요. 한번씩 할머니랑 얘

기해요. 고마운거나. 먹는거나... [사례 2]

그냥 불편함 없이 얘기해요. 뭐든. [사례 4]

누나한테 다 말해요. 너무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귀찮아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얘

기는 집중해서 들어줘요. [사례 5]

누나랑 형이랑은 고민은 얘기 안 하고.. 게임 같은거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얘기

를... 재밌고 좋아요. [사례 6]

동생이 제가 폰을 보고 있으면 딱 옆에 붙어요. 그리고 괴롭혀요. 계속 괴롭혀요.

이제 몸무게 차이도 별로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동생들 때문

에 힘들 때 참다가 엄마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엄마가 혼내주거든요 .[사례 9]

〈표 52〉의사소통과정 : 개방적 정서표현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함. [사례 5, 6, 7, 8, 18]

∙고마움을 표현함. [사례 1]

∙속상하고 힘들 때 이야기함. [사례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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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사례에서는 가족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나 속상하고 힘

든 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등 개방적인 정서

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함께 있을 때는 주로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이는 평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자녀가 느꼈던 외로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 간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

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여 도움을 받아 해결한다.

③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가족 간의 상호 협력적인 문제해결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의

사 결정 과정을 통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탄력적인 가족은 문

제가 없는 가족이 아니라, 문제나 갈등을 잘 다루는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표 53〉의사소통과정 :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발췌문

아빠가 일하시다가 벽에 부딪혀서 다치신 적이 있는데... 아빠가 밥도 안 먹고 피

곤하다고 잠만 주무셔서.. 옆에서 말도 같이 하고. 아프지 말라고도 얘기했어요.

[사례 7]

각자 방에서 폰 봤어요. 엄마랑 아빠랑 싸워서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어떻게

했어?) 대화로 해요. 대화로요. [사례 8]

힘들었어요. 그때 서로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노력하면서... 해결하기는 했어요.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사례 9]

아직은 크게 힘든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속상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서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먼저 물어도 봐주고 아니면 제가 말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도 얘기해주시고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주시고 제가 스스로

해야되는 부분은 제가 찾아서 스스로 해결하기도 해요. [사례 10]

속상하거나 힘든데 일하시느라 없으면 영상통화로 해결해요. [사례 18]

〈표 54〉의사소통과정 :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사건이 발생하면 가족 모두 함께 이야기함. [사례 7, 8]

∙문제에 대해 서로 노력하고 해결함. [사례 9,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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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사례에서는 아빠가 다쳤을 때 자녀가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위로해

준 것, 부모님이 싸웠을 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 가족 구성원

들이 서로 격려하고, 속상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이야기

를 나누고, 속상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영상통화를 통화하는 등 사건이 발생했

을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

는 가족 구성원 간의 협력적인 해결 과정의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부모의 갈등으

로 인한 싸움이나 개인적인 걱정, 그리고 가족에게 닥친 힘든 일을 주로 대화를 통

해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의사소통과정을 요약하면, 가족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성원들이 서로 솔직하

게 이야기하고, 상황을 파악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공통적으

로 나타났다. 문제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자녀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족은 일상 대화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구성원 간 협력적 해결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부모의 부재, 관계 악화, 가족 내 갈등,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가족 구성원들의 소통과 이해, 지지를 통해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였다. 가족들은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

성을 통해 가족신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규칙과 약속, 역할 안정성, 변화와 적응,

연결성, 사회·경제적 자원을 활용하여 조직유형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성, 유연성, 결

속력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요소들은 아동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가정 아동이 부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족 자녀의 일상생활과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하였으며,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일상생활 분석결과, 평일에는 학교, 센터, 가정이 주된 보호 체계로 작용하며, 주

말에는 가족이나 친인척, 종교활동 등 비공식적인 돌봄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센터 운영시간의 불일치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보호와 교육을 제

공하지만, 돌봄 공백과 불일치 문제가 여전히 존재했다.

가족 레질리언스 분석결과, 가족들은 소통과 이해, 지지로 레질리언스를 강화하였으며,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을 통해 가족신념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규칙과 약속, 역할 안정성, 변화와 적응, 연결성, 사회·경제적 자원을 활용하여 가

족의 조직유형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맞벌이가정의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인해 부모-자

녀 간 질적인 대화가 어려워 아동의 내면적인 대화가 부족하였고, 가족 레질리언스 요

소 중 의사과정이 취약하였다.

이러한 일상생활 분석결과와 가족 레질리언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함께돌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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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 체계는 아동의 안정성과 성장을 지원하지만, 돌봄 공백 문제는 가족 레질리언

스에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센터 운영시간의 불일치는 가족 내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가족 레질리언스를 약화시킬 수 있다. 맞벌이가정의 아동들은 부

모와의 질적인 대화 시간이 부족하여 가족 레질리언스 요소 중 의사과정이 취약하므로,

부모-자녀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교육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정책적 지원, 돌봄센터의 운영시간

확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방과 후 돌봄교실, 아이돌보미 등

사회적 자원의 활용은 맞벌이가정 아동의 생활 안정성에 기여하며, 이러한 자원들의 효

과적인 활용이 아동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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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프로그램 분석

본 연구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 프로그램이 맞벌이 가족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이들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맞벌이 가족 자녀의 일상생활과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하여 돌봄서비스

의 효과를 규명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며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지원하고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 내 대표적인 방과 후 돌봄서비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

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있다. 이들 중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운영하는 다함께돌봄

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돌봄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5>와 같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프

로그램을 제공하지만, 프로그램의 초점과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주로 일반아동의 돌봄 공백을 지원하며, 맞벌이가정을 우선순

위로 돌본다. 이 센터는 수익자 부담 구조를 채택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개방성을

유지하며, 일시돌봄 기능도 제공한다. 학습지원과 창의적 놀이활동을 중점으로 하여

학습지원, 독서 활동, 창의적 놀이 및 체험 활동, 방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지만,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에 한계가 있다. 특히

방학 동안 운영시간에 제약이 있으며, 서비스 연계 측면에서 이동의 문제도 있다.

또한, 지역마다 운영 주체와 예산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과 양에 편차가 있으

며,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공백을 지원한다.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방과 후 학습지원, 생활지도, 심리 상담, 문화 및 예

체능 활동, 급식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이 경직되어

있고, 재정적 지원이 불안정하여 지속·가능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용자의

낙인 효과가 우려되며, 서비스 연계 측면에서 이동의 문제가 있다. 많은 센터가 좁

은 공간에서 낙후된 시설로 운영되며, 재정적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불안정

한 상황이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모두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이동 문제 등 운영에 공통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함께돌봄

센터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자체 직영 운영으로 예산이 비교적 안정적이

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재정 구조가 열악해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청소년 방과

후아카데미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중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높은 만족도

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은정, 2019). 다함께돌봄센터는 학습지원과 창의적

놀이활동에 중점을 두며, 지역아동센터는 학습지원, 생활지도, 심리 상담, 문화 및

예체능 활동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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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의 특성 비교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본 연구에서는 각 센터당 돌봄교사 1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두 센터의 지역

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A센터의 지역 인구 및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센터는 산업단지 유입로에 위

치 해 있어 맞벌이 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수는 적은 편이다. 관내

초등학교의 전교생은 150명 정도로 소규모이며, 주변에 학원이 없어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되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돌봄 인프라로

센터는 학교와의 연계성이 높아 학교 방과 후 돌봄의 참여도 또한 높으나 주변에

학원이 없어 센터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센터 내 프로그램 제공에 제약이 있으며, 건물 옥상에 펜스를 높게 설치하여 야외

스포츠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는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A센터는 기초

학습활동인 교과연계 학습지도를 중점으로 학원을 대신하여 기초 또는 선행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둘째, B센터의 지역 인구 및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센터는 대도시 중심가에 위치

하며, 주변에는 학원이 많은 편이고 초등학교가 과밀학급에 해당, 이에 학부모의 학

구분 프로그램 한계

다함께

돌봄센터

° 학습지원

- 학교 숙제 도와주기, 기초 학습 강화 프로그램.

° 독서 활동

- 독서 시간 운영, 책 읽어주기 활동.

° 놀이 및 체험 활동

- 다양한 창의적 놀이, 미술, 음악, 체육 활동.

° 방학 프로그램

- 방학 중 특별활동 프로그램, 현장 학습 등.

자원 부족

지역 편차

전문인력 부족

지역

아동센터

° 학습지도

- 방과 후 학습지원, 보충 수업.

° 생활 지도

- 기본 생활 습관 교육, 예절 교육.

° 심리 상담

- 정서적 지원,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

° 문화 및 예체능 활동

-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취미 활동.

° 급식 제공

- 저녁 식사 및 간식 제공

취약계층 집중

공간 및 시설 부족

지속적인 지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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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열이 매우 높은 편이다. 둘째, 돌봄 인프라로 센터는 학원이 많아 이동이 잦은 편

으로 틈새돌봄의 기능이 강하다. 지역사회 연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

적, 물적 자원 연계를 통해 특별활동으로 예체능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된다. 셋

째, 물리적 환경이 센터에서 제공되는 지침의 기준에 적합하여 공간을 다양하게 활

용하여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B센터는 사교육이 높은 편으로 최대

한 센터에서는 쉼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체능을 다

양하게 접하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었다.

맞벌이 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과 프로그

램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돌봄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는데 A 센터는 학원 부

족으로 기초 학습활동에 집중하지만 물리적 환경 제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어렵고 B 센터는 학부모의 학구열과 과밀학급 문제로 아동들이 충분히 쉴 시간이

부족하고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개선 및 향상을 위해 맞춤형 교육 및

소통 프로그램, 정서적 지원 및 쉼의 공간 제공,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 부모와 자녀 간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함

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가족 내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유대감을 강화한다.

A 센터는 물리적 환경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실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B 센터는 과도한 학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쉼의 공간을

제공하며 예체능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한다. 각 센터는 지역적

조건과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

킨다. A 센터는 기초 학습활동 외에도 놀이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추가

하고 B 센터는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정서적 안정을 위한 쉼의 공간과

활동을 늘린다.

이처럼 센터에서 부모-자녀 간의 소통 증진, 부모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

램, 아동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동들의 일상생활과 가족 레질리언스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맞벌이 가족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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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상생활과 가

족 레질리언스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수행된 질적 연구이다. 이는 센터를 이용

하는 아동이 놓인 환경과 상황을 질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 과정

을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결론 및 논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일상생활은 어떠한가의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가정생활은 학원 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종료된 시간부터 다음날 등

교 전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본 연구대상자 20가족 모두 맞벌이 가족으로 각 보호

자의 퇴근 시간이 아동의 돌봄 공백의 시간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과 보호자와의 시간 또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호자 모두 늦은

시간에 근무가 마치는 가정의 경우에는 형제, 자매 또는 부모의 허락하에 친구와

있거나 가족과 같은 비공식 돌봄 제공자들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다. 첫 번째로,

형제 또는 자매와 보호자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로 사례〔A, B, C, E, F, H, O,

R〕가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는 가족과 같은 비공식 돌봄 제공자들로 사례〔K,

G, N〕으로 많았다. G사례는 동거하는 조모가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K,

N 사례는 동거하지 않는 조모가 돌봄을 제공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는 부모의 허락

하에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사례〔D, P〕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부

모와 아는 사이로 편하게 왕래를 하는 사이인 경우로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사례

〔J〕는 아이돌보미를 활용하여 간헐적으로 돌봄의 공백을 채우고 있었다. 그 밖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사례로〔I, L, M, S, T〕는 5명의 아동이 해당되며, I의 경우

에는 동생이 태어나면서 어머니의 직장을 이직(파트타임)함으로써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동생을 돌보는 시간을 중점적으로 할애함으로써,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적은 편이다. 사례 L, M, S, T는 부모 둘 중 아동이 센터 또는 학원이

마치는 시간에 맞춰 퇴근하여 공백이 발생 되지 않았다.

활동의 내용으로는 주로 TV를 보거나 숙제하기, 동생과 놀기, 게임, 독서 등의 활

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밀린 집안일로 시간을 보내는 등 정서적인 교류의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맞벌

이가정이면서 주말부부 그리고 자녀가 혼자인 상황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사전 연락

을 통해 혼자 간식을 먹고 부모를 기다리거나 독서, 숙제 등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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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긴급한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했다.

둘째, 아동의 학교생활은 기존 방과 후 돌봄교실을 다니고 있었으나 B학교의 내

부공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어 학교로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안내받아 이용하고

있으며 센터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A학교를 제외한 방과 후 돌봄을 이용하

는 아동은 총 3명으로 평균 1시간을 이용하고 있었다. 정규수업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면 보호자가 없는 시간이 존재함으로써 학교와 방과 후 돌봄교실은 나홀로

아동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다함께돌봄센터 생활은 학교의 정규수업과 방과 후 돌봄교실을 마침과 동시

에 학원 또는 센터로 이동한다. 총 20명의 아동이 센터에 있는 시간을 평균 3.6시간

으로 나타났으며 학기 중으로 센터의 표준 운영시간을 감안하면 많은 시간을 센터

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센터에서는 학기 중으로 간식만 제공되고 있었으

며 교과목지도, 숙제지도,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어 센터에 머무는 시간

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맞벌이가정에서 엄마가 집에 있었다면

해주었을 일상에서 필요한 돌봄을 센터에서 대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아동이 학원을 이동하기 전후의 짧은 시간 동안에도 본 센터의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이 제공되고 있었다.

넷째, 아동의 학원생활은 아동 스스로 도보가 가능한 10분 이내의 위치에 있는 학

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원을 다니고 있는 아동은 총 13명이며, 이 중에 학원에

머무르는 시간은 평균 1.6시간으로 나타났다. 13명 중 3명을 제외한 10명의 아동은

센터 친구들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3명은 학원 차량을 이용해 귀가하

고 있다. 맞벌이가정으로 보호자가 근무지에 있을 시간이므로 아동의 거리를 최소

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부모님께 받은 일정표

에 따라 시간을 기록하여 센터에서 학원까지 안전한 이동 및 귀가를 보장하는 역할

을 지원하고 있었다.

다섯째,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로 평일에는 학교와 센터 그리고 가정으로 나타났으

며, 이 중 다함께돌봄센터가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말인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 등에 의한 비공식 돌봄과 종교가 주를 이루었다.

아동의 보호체계가 없는 시간은 부모의 이른 출근으로의 공백 또는 학원 그리고

센터가 종료되는 시간 이후부터이며, 이는 맞벌이가정 특성상 부모의 출·퇴근 시간

이 아동이 방치되는 시간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이 방치되는 시간

을 분석한 결과, 평일의 경우 부모가 부재하며 다른 보호체계로 대체하는 시간은

평균 11.3이며, 주말의 경우에는 평균 5.4시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일과 주말에

보호체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돌봄 공백에 노출된 아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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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명 중 평일 6명, 평균 2.6시간, 주말은 10명, 평균 8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보호체계가 없는 시간으로, 부모의 이른 출근으로 인한 공백 또는 학원, 그리고

센터가 종료되는 시간 이후부터이며, 이는 맞벌이 가정의 특성상 부모의 출·퇴근 시

간이 아동이 방치되는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의

형태 및 구성원에 따른 방치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맞벌이가정

중 한부모가족이 2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으로 모자가족의 경우에는 근무일의 변

동이 없어 돌봄의 공백은 없으나 부자가족의 경우에는 근무형태가 교대근무로 공백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경우 조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조모가

계심으로 부모 모두 평일, 주말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으로 아동과 함께 있는 시간

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가족은 평균 평일 2시간, 주말 12시간으로 보호체계

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경우 평일과 주말

에 부모가 부재한 시간은 평균 평일 13시간, 주말 16시간이지만 조모와 함께 거주

하고 있어 보호계는 존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말부부의 가족은 2가족으로 두

가족 모두 아버지가 타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는 2가족 모두 보

호체계는 존재하고 있으나 부모가 부재한 시간은 평균 11.3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주

말에는 부모가 부재하면서 보호체계 존재하지 않는 시간으로 평균 4시간이 나타났

다.

평일 다함께돌봄센터가 끝나는 시간 이후에도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다

함께돌봄센터가 맞벌이가정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 보호체계가 존재함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돌봄센터가 끝나는 시

간 이후에도 가족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다함께돌봄센

터의 운영시간을 보호자의 근무시간을 포괄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여 표준화된

운영시간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운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즉 맞벌이

가정의 보호자를 위한 실질적 운영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긴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간대나 아동이 서비스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 중에도 발생·가능한 돌봄 공백

을 중단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 돌봄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맞벌이가정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모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정책

적 지원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이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가족 레질리언스는 어떠한가의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인 아동들 모두 맞벌이가정으로 이들의 위기 경험은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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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로 인한 어려움,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부모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 가족 내

다양한 갈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재로 인한 어려움〔사례 1, 2, 3, 5, 6, 7,

12, 14, 16〕과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사례 2, 5, 6, 7, 8, 9, 10, 12, 16〕를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먼저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에는 형제 또는 자매

와 보호자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와 친척 또는 비공식 돌봄 제공자들에 의한 돌

봄 등이 해당된다. 또한 취업 한부모가족 또는 주말부부 가족의 아동이 집에 홀로

남겨지는 상황에서의 이들이 겪게 되는 의식주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

다. 이는 나홀로 아동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아동의 증가는 현대사회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홀로 아동에게 부모의 부재는 한 가족의 자

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로 부

모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부재 또한 큰 어려움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

간 역할의 변화에서 오는 어려움을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에 직면하면서도, 낙담하기보다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가족의 소중함

을 깨닫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가족 레질리언스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가족신념체계는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사례 2, 4, 5, 9, 10, 19〕로 나타났

다. 가족에게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고 적응하는 과정은 힘들었으나 부

모님과 친인척 등과 같은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가족 관계

개선으로 이어졌다. 역경의 극복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사례 1, 2, 3, 5, 6, 7, 8, 9,

10, 12, 16〕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고, 현재의

힘든 상황을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더 나은 상황을 위해 극복해 나가고 있었

다.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대화를 통해서 가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

고자 시도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였다. 초월과 영성〔1, 5,

9, 12, 14, 16, 18, 19〕에서의 신앙활동은 안정적인 가족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가진 연구대상자들은 종교 생활을 하거나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신념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신념은 연구대상자들에게 심리적,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제공하였으며, 초등

학생 고학년인 대상자들은 아직 신의 존재를 인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나

타나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신념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노력하는 모

습이 나타났다.

셋째, 조직유형에서의 융통성은 연구대상자 대부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사례 1, 2, 3, 4, 5, 8, 9, 10, 12, 18, 19이 많이 나타났으며 이를 지

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또한 나타났다. 한편 가족 중에서도 부모와의 교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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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족은 정해진 규칙이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약

속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변화와 적응〔사례 2, 5, 6, 7, 9, 10, 11, 14, 18 〕

으로는 가족에게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화

를 시도하거나 현실적인 조건으로 인한 상황에서도 최대한으로 수용해서 변화에 적

응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되었을 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해 나

가는 모습을 보였다.

넷째, 본 대상자 가족의 의사소통과정에서는 개방적 정서표현〔사례 1, 2, 5, 6, 7,

8, 12, 18〕이 많이 나타났다.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으며, 문

제가 발생했을 때는 솔직하고 간단명료〔사례 1, 2, 3, 4, 5, 7, 8, 9, 10, 14〕하게 대

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대상자 가족들이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주말부

부 가족,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을 때 아동들은 주로 부모에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외로움의 발로로 볼 수 있었다.

다섯째,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들이 위기를 경험할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현재의 힘든 상황을 해결하

기 위해 노력하며, 더 나은 상황을 위해 희망을 품고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대부분은 사회 및 경제적 자원의 지원(개인적 자원으

로 친구와 친지, 사회적 자원으로 학교와 방과 후 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기타

아이돌보미 등)을 받고 있어 학교, 센터 그리고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생활이 가

능한 것으로 보여 진다. 연구대상자 모두 맞벌이가정으로 아동과 부모와의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아동이 생활에 필요한 질문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간 소통에 있어서 질적으로 높은 대화가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동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 등 내면적인 대화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가족 레질리언스 요소 중 의사과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자녀

와 부모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가족에게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제공되는 돌봄 프로그램의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맞벌이 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과 프로그램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A센터와 B센터는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한계로 인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및 소

통 프로그램, 정서적 지원 및 쉼의 공간 제공,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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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센터는 산업단지 유입로에 위치해 맞벌이 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아이들

의 수가 적고 주변에 학원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기초 학습활동에 집중하고 있으

나, 물리적 환경의 제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창의

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와 창작 활동을 추가하고,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반면, B센터는 대도시 중심가에 위치하여 학원이 많고

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인 상황이다. 학부모의 학구열이 높아 아동들이 충분히 쉴 시

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B센터는 쉼의 공간을 제공하며 예체능 프로그램을 통해 아

동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학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휴식

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맞춤형 교육 및 소통 프로그램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간 소통을 증진하고 가족 내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부모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가정 내에서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둘째,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쉼의 공간을 마련하고, 예체능 및 창의적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센터는 기초 학습활동 외에

도 놀이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하고, B센터는 정서적 안정을 위한

쉼의 공간과 활동을 늘려야 한다. 셋째, 각 센터는 지역적 조건과 환경을 반영한 맞

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A센터는 학습

지도 외에도 다양한 놀이와 창의적 활동을 제공하고, B센터는 틈새 돌봄 기능을 강

화하면서도 정서적 안정을 위한 쉼의 공간과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가 가지는 기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즉,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의 개선과 함께 맞벌이가정 아동의 일상생활이 더욱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가족레질리언스가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다함께돌봄센터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부모-자녀 간 소통증진, 부모와의 협력

강화, 아동의 정서적 지원 향상,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내용 증가 등과 같은 개

선이 이루어질 때 맞벌이 가족의 돌봄공백 최소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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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첫째, 본 연구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보호체계

의 일부만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보호체계 서비스의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보호체계에 따른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아동의 환경과 생활에 적합한 보호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호체계 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호체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와 교사 등을 대

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하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체계 서비스를 개선하고,

아동의 보호와 성장에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가족 고유의 레질리언스를 깊이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가족 레질리언스는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뿐

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가족의 문화와 가치관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동과 그 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아동과 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가족의 문화와 가치관, 가족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의

개인만이 아닌 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가족 레질리언스 분석은 더 의미

있는 연구로 결과가 도출되어 질 것이다.

차후 연구에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맞벌이 가

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보다 포괄적인 건

강가족 관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도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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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족 자녀의 일상생활과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질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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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질문지 (기관 담당자용)

Ⅰ. 서비스체계

‣ 이용 아동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용 아동과의 친밀을 위해 어떠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용 아동의 가장 큰 장·단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이용 아동의 성적과 성격은 어떠한가요?

‣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돌의 성적 향상에 긍정적인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아동이 하교 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나요?

‣ 아동의 부모님과의 교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이용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돌봐주었으면 하나요?

‣ 이용 아동이 취약가정으로 판단될 때,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 센터 이용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네트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용 아동과 학교를 연결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나요?

‣ 센터에서 일어난 일들을 학교에서 관여하고 있나요? (한다면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나요?

Ⅱ. 기관특성

‣ 본 기관에 다니는 아동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본 기관에 다니는 아동들의 이용 빈도는 어떻게 되나요?

‣ 본 기관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운영 시간 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있나요? (부모의 부재, 어떻게 아동을 관리하나요?)

‣ 본 기관에서는 보호자와의 교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본 기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나요?

‣ 본 기관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본 기관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본 기관이 가지는 한계점은 무엇이 있나요?

‣ 본 기관이 목표로 하는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나요?

‣ 본 기관의 강점과 취약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한다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나요?

‣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특수한 가정환경의 아동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혹시 본 기관에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 앞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125 -

Ⅰ. 사회・인구학적 특성

Ⅱ. 일상 생활

‣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 일주일 중 어떤 날에 혼자 남겨지나요? (가족들은 주로 어떠한 상황으로.?)

‣ 가정에 혼자 남겨진 경우 부모님께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계시나요?

‣ 가정에 혼자 남겨진 경우 부모님께서는 주로 어떻게 하셨나요?

‣ 센터 제공 외 식사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 학교교육 이외에 어떤 교육활동을 하고 있나요?

‣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주로 어떻게 지내나요?

‣ 부모님과의 대화는 어떠한가요?

‣ 부모님에게 고민을 이야기 한 적이 있나요? ( 어떤 고민..?)

‣ 부모님이 퇴근하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 부모님이 공부지도는 어떻게 봐주고 계시나요?

‣ 부모님이 친구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 주말, 공휴일에 부모님과 어떻게 지내시나요?

‣ 기관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떤 이유로 다니게 되었나요?

‣ 학교를 가지 않는 날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온다면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 다함께돌봄센터를 다니면서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언제인가요? (느낀점)

‣ 다함께돌봄센터를 꾸준히 다니고 싶나요? (그렇다면, 이유)

‣ 다함께돌봄센터에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한 경험(공연이나 발표회 등)은 어떤 것들이 있

나요? 그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 다함께돌봄센터에 함께 다니는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 다함께돌봄센터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 다함께돌봄센터에서의 공부가 자신의 학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 다함께돌봄센터를 다니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은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다함께돌봄센터 선생님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 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 다함께돌봄센터를 다니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 것 같나요?

‣ 다함께돌봄센터를 다니기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나요?

❒ 성별 : ❒ 연령 :
❒ 가족형태 : ❒ 학년 :
❒ 가정경제형편 :

관계 연령 직업 동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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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질문지 (센터 이용 아동용)

Ⅰ.가족 레질리언스

[조직유형]

‣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의 하루는 어떠한가요?

‣ 자신이 잘하는 것(장점)은 무엇인가요?

‣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성격은 어떠한가요?)

‣ 형제자매 중 몇째인가요? 가족 중 서열로 매기자면 몇 순위인가요?

‣ 가족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이나 가족이 해야 할 역할에 따른 약속들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필요할 때는 규칙을 바꾼 적이 있었나요?

‣ 가족이 함께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 가족이 함께 무언가를 할 때 자신의 기분은 어떠한가요?

‣ 가족은 어떨 때 더욱 잘 모이고 힘을 합치는 것 같나요?

‣ 가족 중 어떤 한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족 모두는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 가족 중 한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이나 좋고 싫은 것에 대해 가족 모두가 인정해주는 편

인가요?

‣ 당신의 부모님 관계는 어떠한가요?

‣ 함께 사는 가족 외에 친척이나 친구 같은 지역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나요? 있다면 누구이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했나요?

‣ 혹시 가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가족에게 생기는 어려움(누군가의 질병 등)을 해결하

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을 바꿀 수 있나요?

[의사소통과정]

‣ 가족 내 의사소통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 가족 개개인마다 각자의 말하기 방법은 어떠했나요?

‣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가족의 대화방법은 똑같은 방법으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바뀌나요?

‣ 대화 방법에 대해 서로 불만이나 불편함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 속상하거나 힘들 때, 또는 기쁠 때 가족은 어떻게 대화하나요?

그 감정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나누나요?

‣ 가족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할 때 가족들은 어떤 방법으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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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신념체계]

‣ 가족이 함께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 그 어려움은 우리가족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나요?

‣ 가족들이 그 어려움에 대해서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표현하기 힘들다면 어려움에 대한 가족들의 점수를 매겨보세요.)

‣ 그때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 가족이 어려움을 이겨냈다면 그 후에 가족들에게 달라진 것이 있었나요?

‣ 또 다른 큰 어려움이 닥친다면 가족들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나의 가족이 다른 가족보다 강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 가족에게 함께 믿는 종교가 있나요?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것을 함께 믿는

등의 영성(영감)을 나누는 의식들이 있나요?

‣ 가족이나 조상 중에서 당신이 역할모델(내 삶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

자신이 닮고 싶어 하는 사람, 혹은 생활 속의 영웅)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

인가요? 그리고 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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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Daily Life and Family Resilience of Children of 
Working Families, Who Use Together Care Centers

Lim, Soo-young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Supervised by Prof. Jung, Min-ja 

  This study aims to minimize caregiving gaps, strengthen family resilience, and promote 
children’s growth and development by analyzing the daily lives, family resilience, and 
care programs of children from dual-income families who use Together Care Center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June 12 to 30, 2023, using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The study involved 20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and two caregivers 
who utilize two care centers in Ulsan Metropolitan City. This research followed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comprising an initial phase, case analysis, 
cross-analysis, and manuscript writing.
  The conclusions and discus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analysis of children’s daily routines revealed that school, the care center, 
and home are the primary caregiving systems on weekdays, while informal care 
predominates on weekends. Despite the positive role of the centers for children from 
dual-income families, gaps in care were identified due to inconsistencies in parental 
commute times, center hours, and family patterns. Therefore, supporting policies for 
parental work-life balance, expanding center hours, customizing operations, and integrating 
care for children from working families are necessary.
  Secondly, findings on family resilience among children using Together Care Centers 
indicated low-quality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inadequate internal dialogue among 
children in these families, necessitating alternative arrangements. Hence, there is a need 
to enhance tailored parental education on communication with children using the centers, 
as well as to identify and provide diverse topics and content for families.
  Thirdly, while the centers offer care programs encompassing basic activities, common 
activities, basic learning activities, and special activities based on children’s preferences, 
limitations were noted depending on local conditions and environments. Therefore, centers 
should develop programs that reflect local contexts and environments, support children's 
growth and development in working families through customized care aligned with 
children's preferences, enhanced parental collaboration, and emotional suppor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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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ture research should aim to enhance the well-being of working families by 
addressing the needs of all family members holistically,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children. This approach would offer a more comprehensive perspective on family health.

Keywords: Together Care Centers, Daily routines, Family resilience, Elementary 
after-school care policy, Child car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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