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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

신 기 숙†

남 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 은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을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 상자는 성폭력 피해를 경

험한 12～15세의 아동으로 이들은 모두 강간 는 유사성교의 피해를 입었으며 사건을 폭로한 후 2년 이

내의 기간인 경우이다. 피해아동들을 상으로 개별면 을 실시하고 면 자료를 합의 질 연구방법을

이용해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밝 진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 피해아동 부분이 다양

한 심리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당시 심리 반응으로 성행동이 더럽고, 그 상황에

서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 으며, 가해자에 한 분노 공포, 불안, 두려움, 슬픔, 비참함, 고통스

러운 감정을 경험하 고, 그 당시 상황에 압도되어 얼어붙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다. 사건 후 정서 역

에서, 슬픔, 무력감, 두려움, 불안을 느 으며, 행동 역에서 수면의 어려움, 악몽, 섭식문제, 행동통제의

어려움을 경험하 다. 사건에 한 침투 사고와 사건의 재경험은 일상 기능유지에 어려움을 래하

다. 학교생활에서는 소문에 한 두려움과 고통이 다양한 양상으로 개되면서 2차 피해와 래들과의

갈등, 학, 학업수행능력의 하로 진행되어 학교생활의 부 응으로 나타났다. 성에 한 은 부정

남성 과 성에 한 오감, 증가된 이성교제, 행 결혼 으로 나타나고 있어 왜곡된 양상을 보 다.

한 성폭력 피해아동의 자기개념, 처방식이 심리 증상에 향을 미치면서 세 요인이 상호작용하 으며,

사건폭로의 결과와 폭로 후 가족반응이 심리 증상과 자기개념, 처방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성폭력 피해아동들의 심리 증상과 심리 증상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그들의 경험

을 통해 분석됨으로서 심리 개입을 한 토 를 제공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아동 성폭력, 피해자, 피해경험, 합의 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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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한 아동 성폭력 사건이 지속 으

로 발생하면서 아동 성폭력에 한 사회

심이 차 커지고 있다. 2006년 용산 등학

생 성폭력 살해 유기사건, 2007년 안양

등학생 유괴 성폭력 살해 사건, 2009년 경

기도 ‘조두순’ 사건, 2010년 부산 ‘김길태’ 사

건 등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검찰

청(2009)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한 해 강간 발생 건수는 14,919건으로 그

15세 이하 강간 피해자는 1,958명(13%)이었으

며, 이 12세 이하 강간 피해자는 1,029명

(7%)이었고, 6세 이하의 강간 피해자도 153명

(7.8%)에 달했다. 최근 5년간 15세 이하 아동

성범죄 발생 건수 역시 2004년 1,816건에서

2006년 2,178건, 2008년 2,676건으로 꾸 히 증

가하고 있다(여성신문 2009년 2월 20일자 기

사). 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7.1%에 불과함을 고려

할 때(여성가족부, 2008) 보고되지 않는 아동

성폭력 피해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아동 성폭력의 증가에도 불구하

고 아동 성폭력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에 한 사회 편견

으로 인해 은폐되거나 개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오 숙, 2003; 윤덕경, 정명

희, 2004). 아동기는 인 인 발달을 이루어

가는 매우 요한 시기로, 성폭력 피해 경험

은 아동에게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뿐 아

니라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아직 발

달과정 에 있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더 심

각한 향을 받을 수 있다(유수진, 2003). 한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할 경우 발달단계

에 성취해야할 과업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고 성폭력 피해로 인한 기 장기

향에 동시에 노출될 수 있어(한인 , 김진숙,

박명숙, 유서구, 2008) 그 심각성이 클 수 있다.

아동 성폭력에서 아동의 연령을 어떻게 보

느냐는 아동 성폭력 개념 논의의 핵심 사항

하나이다(김정규, 김 술, 2000; 유수 ,

2003). 아동기에 한 정의는 신체 , 심리 ,

사회 발달단계에 한 학문 인 , 자율

동의와 자기보호능력 여부, 법 인 보호,

복지서비스의 측면 등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

하고 있다. 루소는 그의 서 ‘에 ’에서 아동

의 발달을 유아기(출생～2세), 아동기(2～12세),

아동후기(12～15세), 청소년기 네 단계로 별

하고, 각 단계마다 발달 과정의 독특한 심리

특성을 진술하 다. Blos(1979)는 청소년기

응이론을 통해 자아의 응체계 형성을 청

소년기 발달의 주요목표로 간주하고 자아발달

과정을 잠재기(latency), 청소년 기

(preadolescence), 청소년 기(early adolescence),

청소년 기(middle adolescence), 청소년 후기

(late adolescence) 등 여섯 개의 하 단 로 구

분하 다(송명자, 1998).

미국의 경우 아동보호법(Child Protect Law)에

서 학 와 방임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18

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방정부의 「아

동학 방 치료에 한 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에서는 연령한계

를 규정하지 않고 주 법에서 정한 연령제한을

용토록 하고 있어 연령기 은 각 주에 따라

14～18세로 상이하게 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아동보호법에서는 아동으로 보호해야

할 상의 기 을 만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반법령의 목 에 따라 아동의 연령

기 이 다양하다. 국내 연구에서는 아동기 성

폭력의 연령을 만13세 미만(윤덕경, 정명희,

2002), 만14세 미만(장 미, 1996), 만16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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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김 술, 2000), 만18세 미만(김민정,

1997; 박아경, 2008; 유수진, 2003)등으로 정의

하여 연구하 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단계의

특성과 자율 동의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법 인 보호를 고려하여 아동후기 혹은 청소

년 기의 특성을 보이는 만 16세 이 으로

아동성폭력의 연령을 규정하 다. 이에 이 시

기의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나타나고 있는 심

리 증상, 자기개념과 처방식, 사건에 한

폭로와 가족반응과 련하여 기존의 이론에

한 개 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심리 증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반응은 범

한 역에서 나타난다. 피해로 인해 일부

아동은 최소한의 향으로 고통 받는 반면 다

른 아동들은 성장과 발달에 치명 인 향을

받고 때로는 장기 인 심리 증상으로 고통

받기도 한다(Beitchman, Zucker, Hood, daCosta,

& Akman, 1992; Browne & Finkelhor, 1986;

Kendall-Tackett, Williams, & Finkelhor, 1993). 성

폭력 피해아동의 후유증은 심리 , 신체 , 사

회 차원에서 찰할 수 있는데, 특히 심리

후유증이 심각하다(김정규, 김 술, 2000).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 후유증으로는 악

몽, 불면증, 야뇨증, 분노, 공포, 불안감, 회피,

죄의식, 수치심, 우울증, 순결상실감, 이성 오,

과도한 성행동, 불신, 공격성, 강박행동, 자살

시도, 퇴행, 무기력, 자포자기, 외상 후 스트

스 장애, 알코올이나 약물남용 등으로 보고

되었다(Boney-McCoy & Finkelhor, 1996; Feiring,

Taska, & Lewis, 2002; Friedrich, Urquiza, & Beike,

1986).

성폭력 피해의 향은 피해자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체 발달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었다(도상 , 2006;

Beitcman 등, 1992; Kathleen 등, 1993; Kendall-

Tackett 등, 1993; Rowan, 2006).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공격성, 두려움, 불안감, 수

면장애, 행동문제, 외상 후 스트 스 장애, 퇴

행행동, 과도한 자 행 , 연령에 부 한 성

지식, 성애화 행동(sexualized behavior)등이

두드러진다(Beitchman 등, 1992; Gold, Hughes,

& Swingle, 1996; Tremblay, Hebert, & Piche,

1999). 청소년 피해자들은 우울증, 외상 후 스

트 스 장애, 수치심, 축된 행동, 낮은 자존

감, 개심, 자살, 자기 괴 행동, 신체화

증상, 불법 행동, 무단결석, 가출, 물질남용,

난잡한 성생활, 알코올 약물남용, 섭식문

제, 정체감 형성의 어려움 등이 특징 이다

(Kendall-Tackett 등, 1993; Tylor, 2002). 이와 같

이 아동 성폭력의 향은 다양한 역에서

찰되고 응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으며(권해수, 2002; Walker 등, 1988;

Beichman 등, 1992), 피해자의 발달단계에 따

라 주요하게 나타나는 심리 향과 부

응의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Browne & Finkelhor, 1986). 반면, 선행연구들의

경우 아동 혹은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한

심리 증상은 폭넓게 연구되어 있지만 12～

15세의 구체 연령시기에 한 연구는 제한

되어 있어 이 시기 피해아동의 심리 증상이

아동 혹은 청소년기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히는 것은 요한 의미가 있다.

자기개념과 처방식

아동기 성폭력에서 동일한 피해 경험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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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더라고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

하며 처하는지에 따라 증상의 정도에 차이

가 나타날 수 있다(Williams, 1994). 많은 연구

들에서는 귀인양식을 포함한 인지 평가와

처방식이 성폭력 피해의 증상을 측할 수

있는 가장 요한 변인으로 보았으며 특정한

귀인양식과 처방식은 특정한 증상을 증가시

킬 수 있는 험요인으로 보았다(Barker-Collo,

2000; Spaccarelli, 1994). 귀인양식은 성폭력 피

해 후 피해자가 성폭력 상황에 해 왜 그러

한 상황이 일어났는지의 원인에 하여 개인

인 지각과 평가를 통해 해석하는 것이다.

지 까지 연구되어진 귀인이론에서는 부정

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에 한 귀인은

우울증을 발생시키고 타인비난 등의 외 귀

인은 분노로 표 된다고 하 다(Bluman &

Wortman, 1977).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자기비

난(Ney, Moore, McPhee, & Trought, 1986)과 분

노(Cavaoila & Schiff, 1988; Sgroi, 1984)의 두 가

지 귀인양식을 모두 보이는데 이러한 분리된

반응은 사건의 책임감에 한 서로 다른 귀인

의 기능으로 해석된다.

Feiring 등(2002)은 147명의 8～15세 아동을

상으로 성폭력 사건 폭로 시 과 폭로 1년

후의 추 조사를 통해 귀인 양식이 폭로 후

응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그 결과

사건 폭로 후 비 인 귀인양식이 성폭력의

심각성과 이후 우울증상과 자존감 사이를 유

의하게 매개하는 변인으로 밝 졌다. 한 비

귀인이 우울, 외상 후 스트 스 증상, 낮

은 자존감과 강력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성폭력의 심각성 자체는 이후

응을 측하는데 유의하지 않았다. Burt와

Katz(1987)는 처방식을 인지 , 표 , 불안/

신경증 , 회피 , 자기 괴 처의 5가지

역으로 구분하 으며,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리 증상에 처방식이 련되어 있음을

제기하 다. 회피 처는 아동기 성폭력 피해

를 경험한 청소년과 성인의 심리 증상을 증

가시켰으며(Johnson & Kenkel, 1991; Leitenberg,

Greenwald, & Cado, 1992), 부인과 정서 억

제도 심리 증상과 유의한 상 을 보 다

(Leitenber 등, 1992).

이유미(2009)는 아동기 성폭력 피해의 장기

후유증과 련되어 남녀 학생 비교연구에서

아동기 성폭력 피해 집단의 장기 후유증에 귀

인양식이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처방식은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 처방식은 정 인

정신건강과 련된 반면 자기 괴 , 회피

처방식은 부정 인 정신건강과 련되었으

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회피 처방식

을 많이 사용하 다. 이와 같이 귀인양식,

처에 한 국내외 연구가 다양한 결과를 보이

고 있다. 그 많은 연구에서는 귀인양식에

서 부정 내 귀인이 피해아동의 응과 심

리 증상을 악화시키고(권해수, 2002; 김재엽,

최지 , 2009; Feiring 등, 2002), 처방식에

따라 다양한 심리 증상에 미치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

유미, 2009; Chaffin, Wherry & Dykman, 1997;

Leitenber 등, 1992).

사건에 한 폭로와 가족반응

많은 아동들이 성폭력 피해 당시에는 부

분 폭로하지 않으며(Kelley, Brant, & Waterman,

1993; London, Bruck, Ceci, & Shuman, 2005), 오

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지연된 폭로를 한다

(Goodman-Brown, Edelstein, Goodman, Jo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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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don, 2003). 폭로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는 인지 이고 발달 인 제한(Gries, Goh, &

Cavanau- gh, 1996), 죄책감과 수치심(Finkelhor,

Hotaling, Lewis & Smith, 1990), 외상 후 스트

스장애와 련된 요인(Koverola & Foy, 1993),

가해자와의 계(Arata, 1998), 피해의 특성

(Faller, 1989; Sauzier, 1989), 보호자의 태도

(Lawson & Chaffin, 1992), 아동에 한

(Sauzier, 1989)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한 아동의 사건에 한 폭로 후 부모

의 지지 혹은 비지지 반응이 아동의 응

과 증상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되었

다(Johnson & Kenkel, 1991; Runtz & Schallow,

1997; Wyatt & Mickey, 1988). 선행연구들에서

는 폭로 후 부모의 지지부족과 가족들의 부정

인 반응이 피해아동에게 심각한 스트 스로

작용하며, 이러한 스트 스는 심리 증상 특

히, 정서 문제를 측할 수 있는 설명력이

큰 변인임을 보고하 다(한인 등, 2008;

Johnson & Kenkel, 1991).

이와 같이 아동 성폭력 피해로 인한 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상으로 한

국내의 경험 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

까지 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아동에

을 맞추기 보다는 반 인 성폭력에 심을

두었으며, 아동 성폭력의 경우 성인을 상으

로 한 아동기 피해자의 장기 향에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성인을 상으로 아

동기 성폭력 피해 경험을 연구할 경우 회고

인 기억에 의거해야 하므로 어린 나이에 경험

한 성폭력 피해사실을 의식 , 무의식 으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억압, 부정, 부인할 경

우도 있어 인지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도

상 , 2006; 유수진, 2002). 한 이러한 근

방법으로는 성폭력 피해아동의 내면 경험에

해 깊게 탐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

니라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효과 으로 제

공하는데도 제한 일 수 있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아동의 경험을 심층 으로 분석하기 해

서는 아동의 피해경험 시기를 고려해서 이루

어져야 하며 이들의 구체 인 경험세계를 탐

색하기 해서는 질 연구가 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질 연구에서는 연구

자들이 혼자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부호화하

고 있어 평정(judges)결과의 편향과 결과의 반

복검증에 한 엄격성(rigor)이 결여될 수 있다.

반면(Hill, Thomson, & Williams, 1997), 합의

질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는 반

복연구가 가능하고 과학 연구의 엄격성 기

을 보완하고자 했으며 특히 연구자의 편향

을 최소화하기 해 다수의 연구자과 함께 합

의에 도달하는 과정, 사례 간 결과의 표성

을 검토하는 체계 인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한 합의 질 연구는 자료를 코딩하여 각

역에서 심개념을 추출하기 보다는, 자료

를 사례마다 체계 으로 비교하여 역 내에

나타난 각 범주에서 사례수를 도표화하고 일

반성과 형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례의

표성 즉, 상의 형 인 내용은 무엇인지

를 알 수 있다. 이에 성폭력 피해아동이 피해

로 인해 겪게 되는 제반 피해경험 특성을

심층 으로 분석하기 한 본 연구의 목 에

합하다고 단하여 합의 질 연구 방법

을 사용하 다.

아동기 성폭력 피해의 향은 발견 기의

처에 따라 발달과정에 다르게 향을 미치

고 장기 후유증에도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Alexander, 1992), 본 연구에서는 기 향의

심층 탐색을 해 마지막 피해가 종결된 지

2년 이내의 아동을 상으로 그들의 피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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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탐색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성폭력 피해아동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장기

인 후유증을 감소시켜 정상 인 발달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 이고 문

인 심리 개입방법을 제시하는데 기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1. 성폭력 피해아동들이 피해로 인해 경험

하는 심리 어려움은 무엇인가?

2.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 어려움에

처하는 방식은 무엇이고 사건 폭로 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는가?

방 법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국에 있는 3개소의

아동성폭력 담센터에서 11명, 1개소의 성폭

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4명으로 모두 15명의

성폭력 피해아동이었다. 피해아동의 연령은 1

2～15세로 모두 학생이었으며, 8명은 친족에

의한 피해자이고 7명은 비친족에 의한 피해자

이었다. 체 15명 11명은 강간피해자이고,

4명은 유사성교 피해자이었으며, 이 3명은

집단강간 피해자이다. 한 4명의 피해아동이

재피해를 입었으며, 1사례의 경우 3회의 재피

해가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은 <표 1>

에 제시하 다.

연구 참여자의 선발은 세평 사례선택

략(reputational cases selection strategy)을 사용하

다. 이 방법은 드문 모집단 연구 시 연구자

가 미리 연구의 특성과 충족시켜야 할 일련의

거를 설정하여 구체화된 특성에 부합되는

사례를 찾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성폭

력 담센터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근무

하는 문가들에게 연구의 목 과 내용을 자

세히 설명하고 연구에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들을 소개 받았다. 선정 연령이

미성년자인 계로 부모 아동 모두에게 연

구의 동의를 받았으며, 보호시설의 아동

부모와 연락이 두 된 경우 기 담당자의 연

구동의를 받은 뒤 면 을 진행하 다. 한

면담으로 인해 가 될 수 있는 피해아동의 심

리 고통을 고려하여 각 기 에서 심리치료

에 있거나 치료가 정된 아동만을 상으

로 하 다.

면 자

모든 사례에 한 면 은 본 연구자가 진행

하 다. 본 연구자는 성폭력 문상담원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10여년 이상 하고 있으

며, 정신보건임상심리사(1 ), 임상심리 문가

로 아동성폭력 담센터에서 5년 동안 심리평

가와 심리치료를 진행하 다. 성폭력 피해아

동의 개인치료와 집단치료의 문성을 해

상담심리 문가와 수련감독 문상담사(집단

상담)로부터 3년 동안 개인 수퍼비젼을 받았

다. 한 연구자로서 비를 해 학원 과

정에서 질 연구방법론을 수강하 으며 심리

학과 내의 질 연구모임에 참여하여 지속

으로 학습하 다. 성폭력 피해아동에 한 연

구자의 개인치료와 집단치료의 경험이 면 과

정에서 피해아동과 개방 이고 자연스러운 분

기에서 충분한 탐색이이루질 수 있도록

진 할 수 있었으며, 질 연구를 한 연구자

의 비는 피해아동의 경험을 탐색하고 분석

하는데 기여하 다.



신기숙 /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

- 1261 -

분석

평정자

본 연구에 참여한 평정자는 연구자를 제외

한 3명으로 구성되었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있고 상담심리 문가이

면서 상담심리학 박사학 소지자 1명, 상담

심리 문가로 질 연구에 심을 가지고 있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사례
연령

(최 피해)
학력 피해유형 가해자(가해자 수)

피해횟수

(지속기간)
비고

1 15(14) 3 유사성교＊ (수양)의붓 부 9개월

2 12(8) 1 강간 의붓 부 5년

3 14(13) 2자퇴
집단강간 학교선배(3명) 단회

강간 남자친구 3개월 재피해

4 12(10) 1 유사성교 친부 1년

5 13(8) 2자퇴 강간 (입양)의붓 부 6년

6 13(13) 1 유사성교 선배 단회

7 15(12) 2자퇴 유사성교 친부, 숙부 2년

8 13(13) 2 강간 인터넷 채 1개월

9 15(14) 3 강간 인터넷 채 2회

10 13(11) 1 집단강간

학교 선배(3명) 단회

학교 선배(4명) 단회

재피해학교 선배(5명) 단회

낮선 성인(2명) 단회

11 14(14) 2 강간 남자친구(선배) 단회

12 13(12) 1
강간 동네 할아버지 8개월

집단강간 낮선 청소년(2명) 단회 재피해

13 14(11) 2 유사성교 친부 3년

14 15(11) 3 강간 숙부 5년

15 14(13) 2
강간 친부 8개월

강간 인터넷채 단회 재피해

＊강간은 성기삽입을 제로 하며 성기 이외의 신체일부나 도구를 삽입할 경우 강체추행의 개념으로 정

의된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해자의 성기삽입과 다른 신체 일부 혹은 도구 삽입에 의한 고통과 수치심

이 차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사성교행 로 간주하고 ‘유사성교’라 칭한다.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1262 -

는 상담심리학 박사학 수료자 1명, 임상심

리 문가로 임상심리 박사학 를 수료한 1명

으로 평정 을 구성하 다.

감사

본 연구에 2명의 감사가 참여했다. 1인은

상담심리 문가이면서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질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성폭력 피해에

한 연구논문을 수행한 바 있으며, 다른 1인은

발달심리학 박사학 소지자로 질 연구에

한 심이 있고 ‘성’과 련한 다수의 논문

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자료수집 차

반구조화된 면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아동들의 피해경

험에 한 심층 탐색을 해 선행연구의 문

헌고찰과 본 연구자의 성폭력 피해아동에

한 임상 경험을 토 로 반구조화된 면 질

문지를 구성하 다. 이러한 반구조화된 면

질문지로 강간 피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아동

을 상으로 1차 비연구를 실시하 으며,

비연구의 분석 결과를 반 하여 다시 문항

수정을 통해 1차 수정안을 만들었다.

1차 수정안을 국의 아동성폭력 련 기

에서 심리평가 심리치료를 수행하고 있는

8명의 임상심리사(임상심리 문가이면서 정신

보건임상심리사 1 인 6명, 정신보건임상심리

사 1 2명)를 통해 보완 사항을 조언 받아 2

차 수정을 하 다. 2차 수정한 반구조화된 면

질문지로 2명의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비

연구를 실시하 다. 2차 비연구 결과를 통

해 다시 문항수정을 하고 임상 교수 2인의 피

드백을 통해 면 질문지를 완성하 다. 면

질문지의 내용은 성폭력 사건 드러내기, 성폭

력 사건 당시 반응, 성폭력 사건 후 피해아동

의 반응, 자기개념, 처방식, 다른 사람들과

의 계, 성폭력 사건 후 성에 한 으로

구성되었다. 구성된 면 질문지를 토 로 면

담과정에서는 피해아동의 이야기를 진시킬

수 있도록 아동이 말하는 흐름에 따라 개방

질문을 심으로 진행하 다.

연구참여자 면

모든 참여자 면 은 본 연구자가 하 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상 여러 차례의 면 은 심

리 고통을 가 시킬 가능성이 있어 면 을

최소화하기 해 노력하 다. 부분의 참여

자 면 이 1차에 그쳤으나 참여자 4명의 경우

추가 내용을 해 본인의 동의하에 2차 면

을 실시하 다. 면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

시간 30분 정도 으며 2차면담의 경우 20～30

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후 각 기 의 치료

자들에게 면담의 내용을 달해서 치료에 도

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련하여 아동

에게도 고지하 다. 면담을 마친 모든 사례에

는 번호가 부여되었고 이후 모든 과정에서 사

례번호로 처리되었다. 면 에 참가한 아동에

게는 문화상품권을 지 하 고 동반한 부모에

게는 교통비로 소정의 액을 지 하 다.

자료분석

자료 비

면 을 진행하고 총 15사례에 해 녹음된

내용을 축어록으로 작성하 다. 연구 외의

사람에게 의뢰하여 축어록으로 만들었고, 모

든 축어록에 해 이후 본 연구자가 재확인하

여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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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자 교육

연구에 참여한 평정자들에 해 본 연구자

가 2회에 걸쳐 8～9시간의 교육을 실시하 다.

교육 시 본 논문의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1

개의 사례에 해 반구조화된 면 질문지를

토 로 개별 으로 역을 부호화 하도록 하

고, 작업해온 사례에 한 평정작업을 실시하

다. 평정연습은 각자 개별 으로 작업해온

사례를 통해 역을 나 는 방법과 내용에

해 서로 비교하여 합의해 나갔으며, 3명 모두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논의했다. 3명의 평정

자 모두 박사과정 동기로 상호 ‘ 계’와 ‘힘

(power)’의 역동이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모두 임상 상담 장에서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훈련이 충분히 되어있어 서로 존

하고 자유로운 분 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토론할 수 있었다.

역 만들기

축어록으로 작성된 자료를 면 질문지에

근거해서 련된 주제별로 분류하고 정리하

다. 3명의 평정자들은 독립 으로 각 축어록

을 읽고 면 질문지를 토 로 모든 자료를 한

역으로 할당하 다. 먼 15개 사례에서 가

장 풍부하게 기술한 2개의 사례를 연구자가

선정하여 이 1사례를 평정자들이 개별 으

로 평정하도록 하 다. 축어록의 련된 부분

에 역제목을 쓰도록 했으며 같은 문장에

서도 내용에 따라 세부 으로 역을 구분하

게 하 다. 세부 인 역의 구분은 ‘의미단

’로 하 으며 질문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진술의 의미를 토 로 하나의 문장을 여러 개

의 조각으로 분류하 다.

개별 으로 작업한 1사례에 해 3명의 평

정자가 모여 합의에 이를 때 까지 논의해 나

갔다. 처음 1사례에서 합의된 역에 해

역목록을 정리한 후 다시 새로운 1사례에

해 개별 으로 작업하고 체가 모여서 합의

하는 방법으로 역을 나 었다. 2개의 사례

를 통해 역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한 후 나

머지 자료 9사례에 해서 3명의(A,B,C) 평

정자들이 사례를 AB, BC, CA의 형태로 각각 2

명씩 교차해서 분류되어 한 이 3사례씩 평

정하 으며, 모든 평정자들은 개별 으로 평

정작업을 한 후 각 과 모여 합의의 과정을

거쳤다. 평정자들이 총 11개의 사례를 평정한

후 본 연구자가 11사례의 역을 체 으로

종합한 역목록을 작성하 으며 작성된 내용

을 토 로 평정자들과 합의과정을 통해 재정

리하 다. 체 15사례 나머지 4사례는 작

성된 역목록을 통해 평정자들이 평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새로운 역이 추

가되지 않아 안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개념 구성

모든 사례를 역으로 분류한 후 원 자료를

간결한 용어로 요약하 다. 요약과정에서 자

료의 의미를 추론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그

경험에 한 참여자의 을 충실하게 남겨

두는 사실 의미에 을 맞추었다. 3명의

평정자들이 개별 으로 자료를 읽고 심개념

을 구성한 후 함께 모여 합의에 이를 때 까지

논의하 다.

역과 심개념 감사

모든 사례의 역과 심개념을 구성한 후

감사의 감수를 받았다. 2명의 감사는 개별

으로 자료를 읽고 각 각 감수를 했으며, 1명

의 감사가 8사례(홀수번호가 부여된 사례)를

다른 한명의 감사가 7사례(짝수 번호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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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례)를 검토하 다. 감사는 원 자료에 정

확한 역이 존재하는지, 원 자료의 모든 내

용이 역으로 구분되었는지, 심개념으로

요약된 내용이 원 자료를 반 하는지를 검

하 다.

교차분석

각 개별사례를 모두 역과 심개념으로

구성한 후 사례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지 결

정하기 해 교차분석을 하 다. 먼 본 연

구자가 15사례의 역과 심개념을 검토하여

범주를 도출한 후 평정 이 모여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하 다.

Hill 등(2005)은 각 범주가 얼마나 빈번히

체 표본에 용되고 있는지에 한 표본의

형성을 결정하기 해 모든 사례(모든 혹은

한 사례만 제외된)에 나타나는 것은 일반 인

(general) 범주, 사례의 반이상에서 나타나면

형 인(typical) 범주, 사례의 반미만에서

나타나면 변동 인(variant) 범주로 분류하 으

며, 15사례 이상의 표본에서는 2～3사례를 드

문(rare) 범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는 Hill 등(2005)의 제안에 따라 14～

15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은 일반 인, 8～13사

례에 나타나는 것은 형 인, 4～7사례에 나

타나는 것은 변동 인, 3사례 이하에서 나타

나는 것은 드문 범주로 분류하 다. 그리고

비가해 가족과의 계에서는 각 8사례로 분리

하여 분석하 기 때문에 7～8사례를 일반 인

범주로, 5～6사례를 형 인 범주로, 4사례

이하를 변동 인 범주로 분류하 다.

교차분석 감사

교차분석 후 감사는 개별사례의 심개념이

각 각의 범주 하에 합한지, 범주명이 모든

심개념의 본질을 포함하고 있는지, 범주로

묶인 내용이 무 달라서 더 세분화되어야 하

거나 내용이 서로 유사해서 몇 개의 범주가

통합되어야 하는지에 해 검했다.

결 과

합의 질 분석 방법을 통해 최종 으로

9개의 역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인과 원

인으로 분류한 결과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

증상과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 증상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별되었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 증상은 피해아동들이 피해

로 인해 향을 받은 반 인 증상 역들을

포 하여 5개의 역(사건당시 심리 반응,

사건 후 정서 , 행동 향, 사건에 한 기

억, 학교생활, 성에 한 )이 포함되었으

며,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 증상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4개의 역(자기개념, 처방

식, 사건에 한 폭로, 비가해 가족과의 계)

이 포함되었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 증상

성폭력 피해아동들이 사건으로 인해 겪고

있는 다양한 심리 증상에 해 <표 2>에

제시하 다.

역 1. 사건당시 심리 반응

성폭력 피해아동들은 사건당시에 가해자의

성행동이 더럽고 비정상 이라는 생각과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

을 하 다( 형 ). 한 아무 생각 없이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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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 증상

역 범 주 빈도(사례)

가. 사건당시 심리 반응

사건당시 생각

가해자의 성행동이 더럽고 비정상 이라고 생각 형 (9)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 형 (8)

아무 생각 없이 순간 멍해짐, 내가 아니라고 생각 변동 (5)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후회함, 죽고 싶다는 생각 변동 (4)

임신될까 두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변동 (4)

사건당시 감정

가해자에 한 분노감 형 (10)

불안, 공포, 두려움에 휩싸임 형 (8)

슬픔, 고통스러움, 비참함 형 (8)

아픔, 수치스러움, 더러운 느낌 변동 (7)

사건당시 행동
상황에 압도되어 얼어붙은 것처럼 가만히 있음 형 (13)

소리도 치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무시당함 변동 (7)

나. 사건 후 정서 , 행동 향

정서반응

슬픔, 의욕 하 형 (8)

두려움, 불안 형 (8)

짜증나고 화남 변동 (6)

사람에 한 배신감, 오감을 느낌 변동 (4)

자신이 원망스러움 변동 (4)

행동문제

수면의 어려움 형 (11)

악몽 형 (11)

섭식문제 형 (8)

행동통제의 어려움 형 (10)

다. 사건에 한 기억

사건이 떠오르는 상황

사건 련 자극을 할 때 형 (11)

가만히 있을 때 형 (8)

수업 일 때(집 을 요할 때) 변동 (7)

사건이 떠오르는 정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불쑥불쑥 떠오름 형 (9)

어쩌다 간간이 떠오름 변동 (3)

떠오르지도 않고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음 변동 (3)

사건의 재경험 사건이 재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함 형 (8)

라. 학교생활

소문 소문에 한 고통과 두려움 형 (11)

래 계

사실을 알면 친구들이 나를 욕할 것 같아 경계함, 거리 둠 형 (8)

친구들이 나를 멀리하고 비난하는 것 같음(피해의식) 형 (8)

학교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고 혼자 있음(철회) 변동 (5)

피해 련 소문으로 친구들과 갈등을 빚음 변동 (4)

학 학을 하게 됨 형 (10)

학업
성 이 하 수 으로 떨어짐 형 (13)

학업수행 능력이 하됨 형 (9)

마. 성에 한

남성에 한
여성을 성 상으로만 보는 것 같아 다가오면 무서움 형 (8)

남성의 모든 것이 싫음 변동 (4)

성행동과 태도 성행동은 더럽고 무서움 형 (8)

이성교제

피해 후 여러 명의 남자와 이성교제 함 형 (11)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실망하고, 쉬운 여자로 볼 것 같음 변동 (5)

교제하면 성폭행 당하고 버림받을 것 같아 무서움 변동 (4)

남자친구와 성 시 사건이 생각나 물이 남 변동 (4)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도 성 은 하고 싶지 않음 변동 (4)

결혼에 한 생각 결혼할 수 없고, 결혼해도 계유지가 힘들 것 같음 형 (11)

주. N=15. 일반 : 모든 혹은 한 사례 제외(14~15사례), 형 : 50% 이상(8~13사례), 변동 : 50% 미만(4~7사례), 드문: 3사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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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해지고 내가 아니라는 생각도 하 으며 내

가 왜 여기에 왔을까 후회되고 죽고 싶다는

생각과 임신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에 해서도 생각하 다(변동 ). 사건당시

감정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짜증과 화가 가

해자에 한 분노로 나타났으며, 불안과 공

포, 두려움과 슬픔, 고통스러움, 비참함을 경

험하 다( 형 ). 사건당시 1명을 제외한 모

든 피해아동들이 상황에 압도되어 얼어붙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

사건당시 생각

... 더럽고, 그거 하는 게 더러워서 토할

것 같았어요...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임신이 제일

걱정되고... (사례 9)

그냥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

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냥 무

조건 벗어나고 싶었어요... 지 이 자리에

있는게 내가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했어

요... 그리고 나서 실로 돌아오면 힘들죠.

그래도 그 생각을 하는 순간만은 괜찮으니

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순간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사례 1)

사건당시 감정

...좀 아팠어요... 답답하고, 짜증나고, 우

울하고 그런 거, 내 뜻 로 안되니까... 두

려웠죠, 그냥 갑자기 들어와서... 당황스럽

고... 때리고 싶고... (사례 9)

무 비참했어요... 더럽고 끔찍하다는

느낌이 들고... 무섭긴 무서운데 두려운 감

정이 들면서 꿈인 것 같았어요. (사례 1)

사건당시 행동

... 싫다고 할 용기는 없어서... 그냥 싫

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사

례 1)

내가 여기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싫은 반응을 해서 그 사

람이 날 때리거나 할지도 모르니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

서 아 난 못 하겠다... (사례 7)

역 2. 사건 후 정서 , 행동 향

정서 향

피해아동들의 사건 후 정서로 슬픔과 살고

싶은 의욕도 없어 무기력함, 두려움, 불안이

가장 형 인 범주로 나타났다. 한 사건을

잊고 싶은데 잊 지지 않아 짜증나며 일상

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해서 화가 난다고 하 다(변동 ). 특히 가

족과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자신에게 성폭행

을 했다는 것에 배신감과 오감을 느 으며

사건당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사건을 떨치지 못하는 자신에 한 원망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변동 ). 구체 인 사례는 다

음과 같다.

무 조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그

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막 죽고 싶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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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사람이 나쁜 짓인걸 알면서도

한테 그 게 한 게 한테 무 충격이고

타격이고... 그 때는 엄청 힘들었어요. 말로

표 할 수 없을 만큼... 그 당한 거, 그 힘

든 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도 말하고는 싶은데 말로 표 이 다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 생애 있어서

최고로 가슴 아 고 힘든, 내 자신도 버릴

만큼 힘든 거... 계속 울고 있고... 무 힘

들어서 죽어야겠다... (사례 3)

그냥 물 나면 울고, 울다보면 답답

하거든요 그러면 창문을 열어놓고 창밖 내

다보고.. 기분도 안좋고 마음도 우울하고...

계속 짜증이죠,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가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사례 5)

행동 향

피해아동들의 사건 후 행동으로는 수면의

어려움, 악몽, 섭식문제, 행동통제의 어려움이

부분 나타났다( 형 ). 사건 후 잠드는 것

이 힘들고 깊은 잠을 못자며 미세한 자극에

도 민해져 바로 일어나게 되어 불규칙한

수면과 불면증상을 형 으로 보 다. 섭식

문제에서는 폭식증상과(변동 ), 거식증상(드

문), 폭식과 거식증상을 동시에 보이는(변동

) 세 가지 양상이 나타났다. 한 행동통제

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

증과 화를 내고 성격이 해졌으며 말도 거

칠어지는 등의 공격성 증가가 크게 드러났다

( 형 ).

수면의 어려움

걔네들이 무서웠어요. 사나운 애들이었

기 때문에 해코지 할까 . 찾아와서 그럴

까 엄청 걱정했어요. 그 생각을 해가지

고 늘 밤마다 잠자기도 그 고 아침이 밝

아도 무섭고... 꿈을 꿀까 , 같은.. 계속

생각나서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그래서

잠자는 게 싫었어요... (사례 3)

섭식문제

폭식증상: 배가 배부르다는 생각이 안 들

어요. 계속 살찌잖아요... 배가 안고 도

먹어요. 잘 먹어요... (사례 15)

거식증상: 그 땐 아 먹기도 싫었고요. 배

고 도 안 먹고 거의 굶다시피 그런 것

같은데... (사례 8)

폭식과 거식 증상: 그냥, 막 배고 다는 느

낌이 없어졌어요. 배가 고 다 배가 부

르다는 느낌이 없어지고... 아 안 먹거

나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그래서 되게

불규칙해졌어요... 안 먹을 때는 하루 종

일 안 먹고 먹을 때는 두 그릇 세 그릇

씩도 먹고... 먹고 먹고 낑낑 고...

(사례 1)

행동통제의 어려움

옛날에는 애들이 건들어도, 시끄럽게 해

도 그냥 웃으면서 받아주고 했는데... 지

은 막 에서 조 이라도 떠들면 괜히 신

경 날카로워져서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화

내기도 하고요. 에서 조 만 건들어도

짜증내고... (사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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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3. 사건에 한 기억

사건이 떠오르는 상황

피해아동들이 사건이 떠오르는 상황은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사건 련 자극을

할 때( 형 ), 가만히 있을 때( 형 ), 수업

일 때(변동 )이었다.

사건 련 자극을 할 때

닮은 사람 볼 때, 그 남자랑 닮은 사람

볼 때 떠오를 때도 있고... 사이트 잘 못

들어가면 성인사이트 나오잖아요 그럴 때,

화 같은 거 보면 키스하잖아요, 그 때...

(사례 9)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잠시 잠깐 멍 때리고 있으면 먼

기억과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지나가거든

요... 그냥 기분 안 좋고 아무생각 없이 있

으면 휙 지나가고 휙 지나가고 그래요. (사

례 5)

수업 일 때(집 을 요할 때)

공부를 하고 있으면 멍 때리고 있어요.

멍 때리고 있으면 꼭 그 생각이 나는 거

요. 칠 인데 가해자랑 했던 상황이 떠오

르는 거 있잖아요. 보여지는 거 이 게...

(사례 7)

사건이 떠오르는 정도

사건이 떠오르는 정도는 피해아동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피해

아동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불

쑥불쑥 떠오른다고 했으나( 형 ) 일부 아동

들은 어쩌다 간간이 떠오르거나(변동 ),

떠오르지도 않고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다고

(변형 ) 표 하 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떠오름

한번 생각을 했으니까, 끝까지 이게 머

릿속에 남고... 멈추지 않아요. 계속 지나가

요. 마음속으론 멈추고 싶은데 머릿속에선

계속 상이 되요. 마음하고 머릿속하고

반 에요. (사례 5)

떠오르지도 않고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음

그 지도(떠오르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고 재 게 놀아요, 잘 살아요. (사례 10)

사건의 재경험

피해아동 부분이 사건이 재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 다( 형 ). 그 상황으로

는 남자와 신체 이 있을 때, 사건 련 장

소나 가해자 련 자극을 볼 때, 는 가만히

있어도 가해자나 군가가 자신의 몸을 만지

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끔 한번 씩은... 그래서 소름이 이 게

쫙 돋아요... 근데 소름이 돋으면, 열도

오르고, 식은땀도 흐르고... 그 일이 일어날

거 같고 가해자가 네 몸을 만지는 느낌이

그 로... (사례 5)

워 자려고 하면 가 에 있는 것

같기도 하구요. 없는데요, 진짜 이상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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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없는데요, 그 후에 막 잘 때마다 성

계를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냥

는 혼자 워 있는데도, 가 막 내 몸

로 올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

어요... 그 모텔 에 지나가도 그런 생각

도 들고 불길하기도 하고, 괜히 가 막

내 몸에 손 는 것 같기도 하고. (사례 8)

역 4. 학교생활

소문

피해아동들의 학교생활은 소문과 련된 요

인들이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들에게 소문에 한 염려와 두려움,

고통이 두드러진 문제로 나타났는데( 형 )

그 내용의 하나는 학교에 소문이 나는 것에

한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아동이 사

건을 유발했다는 부풀려진 소문이 학교에 퍼

진 경우이다.

학교에 소문이 날까 두려움

남들한테 그 이야기가 알려질까 두

렵고 무섭고, 욕할까 다 나를 싫어할까

, 따돌림 받을까 걱정 엄청 많이 했어

요. 그것 때문에 학교 가기도 싫었고... (사

례 1)

갈보라고 소문날까 ... 맨 날 남자랑 몸

섞고 막 그러는 애들... 남자 계 복잡하다

는 말이요, 그런 소문 퍼지면 난 학교 아

안 나올 건데요. 그냥 사람들 리

그런 것도 싫고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

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 한 것

처럼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사례 11)

소문이 학교에 퍼짐

처음에요. 제가 친한 친구 한명에게 말

을 먼 해서요. 그게 어쩌다가 걔가 말을

해가지구요 그게 퍼진 거에요. 다른 애들

도 말하고 그래서 소문이 어요...자기들

이 오해하는 그것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소문을 그 로 믿어버리고요. 그게 어쩌다

가 막 소문이 불려져서 퍼지고... (사례 6)

래 계

피해아동들의 래 계에서도 소문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와 이미 소문이 학교에

퍼진 경우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드러났다.

학교에 소문이 나는 것에 한 두려움이 있

는 피해아동의 경우 피해사실을 알면 친구들

이 나에게 욕할 것 같아 경계하고 거리를 두

었고( 형 ), 친구들이 나를 멀리하고 비난하

는 것 같다는 피해의식이 나타났으며( 형 ),

이로 인해 학교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고 혼

자 있어 철회되는 양상을 보 다(변동 ). 사

건에 한 소문이 학교에 퍼진 경우 피해아동

들 비난하는 소문으로 인해 친구들과 갈등을

빚었다(변동 ).

학교에 소문이 날까 두려운 경우

친구들을 경계함, 거리를 둠: 친해지면

아무래도 알게 될까 그런 것도 있죠. 멀

어질 거 같아요. 사이가아무리 좋아도 부

정 으로 볼 것 같아서... 그냥 애들이

에 많이 있는게 답답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물어보고 앉아있고 심보이면 오

히려 더 답답해요. 불안하고. 뭔가 알게 될

것 같아서.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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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식: 뒤에서 막 욕하는 것 같고, 견디

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물어본 도 있

어요. 내 욕 했냐고... 가 욕했어, 이러

면 당연히 안했어 이러겠지만,.. (사례 7)

철회: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면 뻘 해

요. 왕따는 아닌데 다들 자기 친구들이

랑 있는데 혼자 그러고 있으면 제가

왕따같이 보일 것 같아서... (사례 2)

소문이 학교에 퍼진 경우

피해아동을 비난함: 소문이요 제가 다른

학교 오빠들이랑 섹스를 하고 다닌데요,

그러니까 당한 게 아니라 좋아서 그랬다

고... 친구들이 를 꺼려한다 그러나... 어

이없었어요... (사례 6)

친구들과 갈등, 피해의식: 학교 교문을

들어설 때부터 애들을 보잖아요... 내가 왜

쳐다보냐고 그러면 안 쳐다봤다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군수군 거리고, 뒤에

앉아서 숙덕숙덕 거리고, 일부러 내 주

맴돌면서 손가락질 하고... 그래서 싸우기

도 하고 애들이 왕따 시키고 따돌리기도

하고... (사례8)

학과 퇴

피해아동들은 소문이 퍼지거나 퍼지지 않은

경우 모두 부분 학을 하게 되었고( 형

), 견디기 힘들어 퇴(드문)도 하 다.

그 일이 뉴스에 떳었 요... 막 다른 학

교에 소문 퍼지게 될까 무섭고, 그래서 학

교 가는 게 싫었고... 떨어진 곳으로 학

을 했어요. 그래도 그 학교에서 막 알 것

같고... 애들이 내 흉을 보는 것 같고...

무 힘들어서, 학교 가는 게 싫고... 학교는

감옥 같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포기하고...

(사례 3)

학업

피해아동들은 학업 면에서 부분 성 이

하 수 으로 떨어지고 학업수행능력도 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형 ). 학업수행능력

하의 경우, 수업 피해상황이 떠올라 공부

에 집 할 수 없고, 피해의 향으로 인한 잦

은 결석과 조퇴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학업

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 집 도 안되고, 공부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맨 날 그 가해자

생각이 나고... 그 일을 당하고 나서는요,

무 집 이 안 되고요.... 그 생각만 하게

되고, 그래서 머리가 아팠어요. (사례 12)

역 5. 성에 한

남성에 한

피해아동들의 남성에 한 은 여성을

성 상으로만 보는 것 같아 다가오면 무섭

고( 형 ), 남성의 모든 것이 싫으며(변동 ),

남성은 구도 믿을 수 없다(드문)는 부정 인

것이었다.

남자는 무조건, 다 성 계를 원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한테 남자는 성 계만 요

구하는 그런 나쁜 남자 그 게 생각했

어요... 남자들이 많이 있으면 그냥 제가 그

자리를 피하고 그냥 집에 갔어요.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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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들은 거의 후배하고 사귀어서 따

먹으려고 사귀는 거 요. 오빠들이 고백하

면 따먹으려고 고백하는 구나, 이 생각

이 들고... 남자들이 막 여자를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자기욕망 그런 거, 욕심 같은

거 채우려고 하는 거, 싹 다... (사례 11)

성행동과 태도

성행동과 태도에서 피해아동들은 성 행동

은 더럽고 무서운 것으로 인식하 다( 형 ).

한 사건 후 성 심이 높아져 정보도 검

색해보고 자 행 를 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죄를 짓고 있는 것 같고 나쁜

행동으로 여겨져 죄책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드문).

그니까 더럽단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

런 걸 괜히 보고 있으면 만 헛구역질 나

오고 만 힘들잖아요... 키스까지는 별로

해본 이 없는데 그런 걸 하면 뭔가 성

인 게 아니어도 좀 싸 보인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례 1)

가해자가 거기를 만진 후부터 도 간

간히 자다가 그곳을 만지게 되요. 그게

무 싫어요. 근데, 그게 안 멈춰요. 그게 속

상해요,... 항상은 아니고 가끔씩... 그러다

가도 가해자 생각나면 좀 더러워지고... 기

분이 나빠요.... (사례 13)

이성교제

부분의 피해아동들이 남성과의 성행동에

해 부정 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피해 후

여러 명의 남자와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형 ). 그러나 남자친구들이 피

해사실을 알게 되면 실망하고, 쉬운 여자로

볼 것 같으며(변동 ), 교제 후 성폭행 당하고

버림받을 것 같아 무섭다고(변동 ) 하 다.

1년에 한 7명, 거의 짧게 사귀다가요....

좋은 은 안 외롭고... 키스하다가 아빠가

나한테 했던 것들 다 생각나고 무섭고 울

기도 했어요... 남자들은 스킨쉽을 좋아

하잖아요. 근데 손도 안 잡으려고 하고 손

잡으면 울고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헤어진

사람이 3명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헤어져

야 되니까 그냥 좀 암울해요, 슬 기도 하

고... 주 에서 남자 없으면 못살겠다.

막 그런 소리 듣고 남자친구가 없으면 그

냥 외로워요. (사례 7)

아, 쉬운 여자구나. 그런거 쉽게 하는

여자구나 그 게 보일까 . 그런게 걱정

어요. (사례 3)

남자친구는 있는데 믿을 수는 없어요...

사랑해도 그 사람도 나 먹고 버리는 거 아

냐 이런 생각... (사례10)

결혼에 한 생각

피해아동들은 결혼할 수 없고, 결혼을 해도

계유지가 힘들 것 같다고 하 다( 형 ).

그 내용으로는 성폭행을 당해서 결혼할 수 없

을 것 같고, 결혼을 한다 해도 남편이 알까

두렵고, 알게 되면 싫어할 것 같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 다.

(결혼)못할 것 같은데요. 못할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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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그 남자들이 막 제 남편한테

말할 것 같아요. 결혼했다는 소식 듣고 내

가 성폭력 했다고 그 애랑, 그냥 이혼하라

고 그럴 것 같아요... 결혼 안하려구요...

(사례 10)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 증상에 향을 미

치는 요인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 증상에 향을

미치는 4개의 역(자기개념, 처방식, 사건

에 한 폭로, 비가해 가족들과의 계)에

해 <표 3>에 제시하 다.

역 6. 자기개념

사건에 한 귀인

성폭력 피해 후 피해아동이 지각하는 사건

의 원인과 련되어지는 귀인에 한 탐색에

서 1사례를 제외한 모든 피해아동들이 ‘내 잘

못이 큼’ 이라고 부정 내 귀인을 하 다

(일반 ). 한 피해아동들은 성폭력 사건의

발생이 자신의 탓도 있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해 피해아동의 뜻을 무시

해서 사건이 발생했다며 가해자의 탓도 하

다( 형 ).

내 잘못이 큼(부정 내 귀인)

제가 그 때 뿌리치지 못한 거, 무서워서

말 못하고 당하기만 했을 때, 내가 다 잘

못한 거 같고, 계속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잘못을 했구나. 다 내 탓이구나... 엄

마 몰래 밤에 나가거나 노는 것을 좋아해

서 벌 받는 건가 그런... (사례 3)

지 가장 후회되는 게 처음에 그만하

라고 말하지 못한 게, 그만하라고 했으면

안 했을 거 같아요... 그 때 좀 더 빨리 끊

을 수도 있었는데. 그만하라고 말 안 했던

거. 그게 제일 잘못인 거 같아요. 내가 나

쁜 일 지른 것 같은 느낌이... (사례 15)

가해자가 욕구충족을 해 내 뜻을 무시

함(외 귀인)

자신의 성 그거 하고 싶은 욕구를 제어

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사례 14)

그 성 계를 했잖아요. 아무리 딸이 하

지 말라고 말을 안했어도 계속했다는 거

그게 잘못된 거 같아요. (사례 15)

신체에 한 지각

피해아동들은 성폭력 피해 이후 자신의 신

체가 손상되고 변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동 ). 이러한 지

각의 내용으로는 성과 련된 질병(유방암, 자

궁암, 에이즈, 성병, 불임)에 한 염려가 많았

으며, 성기주변이 비정상 으로 변화된 것 같

고 신체성장이 비정상 으로 빨라진 것 같다

는 걱정도 있었다.

그니까 제가 이 사건 당한 이후로 질이

커졌을수도 있잖아요... 질 쪽이 살이 부풀

어 올랐어요. 늘어났다고 해야 하나, 그니

까 한 쪽이 많이 튀어 나왔어요,.. (사례 3)

여기요 막 음모 나고요. 처음엔 계속 안

났는데 아빠가 성추행 하고 부터 막 났어

요. 성장이 빨라진 것 같아요. 아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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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 증상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역 범 주 빈도(사례)

6. 자기개념

사건에 한 귀인

내 잘못이 큼(부정 내 귀인) 일반 (14)

모든 것이 다 내 탓인 것 같음 형 (9)

그 장소에 가서, 신 하게 처신하지 못해서 일어남 변동 (7)

내가 만만해 보이고, 품행이 좋지 않아 피해를 입음 변동 (6)

뿌리치며 그만두라고 강하게 말하지 못해 자책이 됨 변동 (6)

엄마가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 탓인 것 같음 변동 (4)

가해자가 욕구충족을 해 내 뜻을 무시함(외 귀인) 형 (12)

신체에 한 지각 신체가 손상되고 변형된 것 같음 변동 (7)

자기 이미지
내 몸이 더럽 지고, 가치 없어짐 형 (8)

움츠러들어 있고 소심해짐, 말이 없어짐(자존감이 하됨) 형 (8)

7. 처방식

처방식

사건에 해 회피함 일반 (15)

다른 일에 집 해서 바쁘게 지냄 일반 (14)

부인, 억제 형 (13)

사건 련 특정자극을 회피함 형 (11)

집을 벗어나고 싶어 가출함 형 (8)

약물사용, 게임몰입, 자살행동 형 (11)

실이 아니라고 생각함(해리) 형 (8)

8. 사건에 한 폭로

폭로 발설 폭로 발설 경험 형 (8)

폭로시기 지연된 폭로 일반 (15)

폭로지연

이유

수치스러움, 비난에 한 두려움, 소문날까 두려움 형 (10)

가족의 반응이 걱정되고 계가 깨질 것 같아 두려움 형 (10)

혼날 것 같아 두렵고 무서움 형 (9)

결과가 잘못되면 가해자에게 더 큰 보복을 당할 것 같음 변동 (6)

폭로계기
타의에 의한 폭로 형 (12)

자발 폭로 드문(3)

폭로상 의 반응
부정 반응을 보임 형 (8)

내 잘못이 아니라며 로해 변동 (4)

폭로 후 느낌

불안, 두려움 형 (11)

답답한 것이 풀려 그 순간에는 후련하고 편안함 형 (9)

폭로 상자가 고통스러워해서 말한 것이 후회됨 변동 (7)

9-1. 비가해 가족들과의 계(친족: 8사례)

사건에 한 엄마의 반응

가해자를 더 감싸고 해주는 것 같음 형 (5)

폭로 알고 있었지만 일이 커질 것 같아 덮어둠 변동 (3)

충격으로 혼란스러워 함, 울며 힘들어 하는 모습 보임 변동 (3)

내 잘못도 있다고 말함 변동 (2)

엄마의 반응에 한 느낌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 속상하고, 고, 원망스러움 형 (5)

울며 슬퍼해서 마음이 불편함, 이혼하기를 바람 변동 (2)

가족반응
고소취하, 합의를 종용하고 탄원서를 쓰게 함 형 (5)

거짓말이라며 믿지 않고 나를 죽이겠다고 박함(할머니) 변동 (2)

9-2. 비가해 가족들과의 계(비친족: 8사례)

가족반응

가해자에 한 분노를 표 함 형 (4)

내 잘못을 말하며 아쉬워 함/ 형 (4)

사건에 해 가족들이 말 꺼내기를 회피함 형 (4)

주. N=15. 일반 : 모든 혹은 한 사례 제외(14~15사례), 형 : 50% 이상(8~13사례), 변동 : 50% 미만(4~7사례), 드문: 3사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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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별로 안좋아요. (사례 4)

자기 이미지

사건 후 피해아동들은 자신에 한 이미지

에서 내 몸이 더럽 지고 가치 없어졌다고 느

으며( 형 ), 사건으로 인해 일상 으로 움

츠러들어 있고 소심해져 있어 자존감이 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 ).

제가 더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망가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를 잃어버

렸다는 느낌이에요. 상실감... 제 존재 자체

가 작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1)

이 일을 당했으니깐 나는 이제 쓸모없

고 가치 없구나. 이제 결혼도 못하겠고...

(사례 3)

역 7. 처방식(피해 후)

사건에 해 회피함

모든 피해아동들이 사건에 해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 회피의 방법으로는

다른 일에 집 해서 바쁘게 지냄(일반 ), 부

인과 억제( 형 ), 사건 련 특정자극 회피(

형 ), 가출( 형 ) 등으로 나타났다.

다른 일에 집 해서 바쁘게 지냄: 일부러

다른 걸해요. 책을 일부러 읽으려고 한

다든가 음악을 크게 듣는다던가, 일부러

웃고 장난치고 그래요. 그니까 다른 거

하려고 일부러 하죠. (사례 1)

부인, 억제: 그 때 있었던 일을 다시는 되

돌려 받고 싶지 않아요.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지 까지 있었던 일이 다 지워

졌으면 좋겠어요. (사례 5)

사건 련 특정자극을 회피함: 그냥요 남자

들 보면 피하게 어요. 혼자 걸어가고

있으면요, 그냥 주 에 있는 아 씨들

보면 무서워서 맨 날 피했어요. 무서웠

어요. 뛰어가거나 다른 길로 해서 가고

그랬어요. (사례 4)

집을 벗어나고 싶어 가출함: 짜증나서 집

에 있기도 싫고, 집도 나가고 그랬어요.

무작정 나갔어요. 짜증나서...(사례 11)

약물사용, 게임몰입, 자살행동

사건으로 인한 고통으로 부터 벗어나기

해 부분의 피해아동들이 약물사용, 게임몰

입, 자살행동 등의 처방법을 사용하 다(

형 ).

술 먹고 취해서 한 행동이 기억

안나요. 문자가 이런 거 보고 알고... 멈추

기 힘들거나 그럴 때 술도 많이 먹었죠.

그런 일 생각날 때 술을 먹고요... (사례 7)

이걸 고 딱 보면 뿌듯하다고 느껴요.

뿌듯하고 좀 느낌이 좋고 그래요. 그냥

‘칼빵’하고 나면 뭔가가 내 몸에서 조

씩 빠져나가는 느낌이라고 할까 ... 근데

이걸 끊기가 어렵다는 거죠. 불안하면 계

속하게 되니까... (사례5)

실이 아니라고 생각함(해리)

피해아동들은 일상생활에서 순간 으로 마

비되면서 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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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 ).

멍 때리고 있다가 바 것 같은데 안 바

느낌. 뭔가가 공간이 변했다는 생각은

드는 데 아무 것도 안 바 어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아무 것도 없었어

요... 이 상황에 라는 사람이 인식하기 싫

으니까 아빠도 다른 사람에 입하고 도

다른 사람에 입하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

이라고 책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례 1)

역 8. 사건에 한 폭로

폭로 발설

피해아동의 부분이 폭로 발설경험(

형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설 상은 모

두 친한 친구나 알고 지내는 언니 등 래들

로 부모나 어른들에 비해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었다.

친한 애들이니까, 그냥 엄마보다 더 말

하기 쉬운 게 친구잖아요. 그래서 얘기하

게 죠... (사례 15)

폭로시기

폭로시기의 경우 모든 피해아동들의 폭로가

지연 되었는데 피해 후 일주일 이내는 2사례

로 매우 드물었고, 첫 피해 후 1개월~1년 이

내 7사례, 1년~3년 3사례, 5년 이상이 3사례

다. 부분 1년 이내에 폭로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1년 이상이 경과된 사례도 6사례나 되

며 이들은 모두 친족피해자인 경우 다.

폭로지연 이유

피해아동이 사건을 폭로하지 못하고 지연시

켰던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

면 수치스러움, 비난과 소문에 한 두려움(

형 ), 가족의 반응에 한 걱정과 가족 계가

깨질 것 같은 두려움( 형 ), 책임 추궁에

한 두려움( 형 ), 결과가 잘못되면 가해자에

게 더 큰 보복을 당할 것 같음(변동 )으로 나

타났다.

군가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한테 얼

굴도 못 들겠고, 보기도 좀 그 고. 아무에

게나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구한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일이니까 말

하면 괜히 한 사람 입에서 건 고 건

서, 군가의 귀로 들어가니까. 그런

게 싫었어요. 그냥 다들 그 말을 들으면,

를 욕하고, 랑 안 놀고 애들이 를

비 하고,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상

황을 당하는 도 살지를 못했을 것 같

고... (사례 5)

제가 말은 하고 싶은데 답답했어요. 무

서워서, 엄마한테 많이 혼날까 . 다 내가

잘못한 거일 까 걱정했어요. 그것 때문

에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고. (사례 3)

폭로계기

피해아동들의 사건에 한 폭로는 타의에

의한 폭로가 부분이었고( 형 ) 자발 폭

로는 3사례 정도 다(드문). 타의에 의한 폭로

의 경우 발설상 가 문기 에 의뢰하여 폭

로되거나, 피해를 의심한 부모의 추궁에 털어

놓게 되거나, 다른 일과 결부되어 원치 않게

드러나는 경우 등이었다.

타의에 의한 폭로: 아는 언니가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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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얘기를 들어줬고, 그래서 어떻

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언니네 엄마한테 말했죠. 언니의

엄마가 이곳에 화해서 오게 되었어요.

(사례 7)

자발 폭로: 그냥 계속 아빠한테 당하고

요 아빠한테 매 맞고 살아야 되나... 할

머니가요, 제 말 맨 날 믿어주니까요.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사례 4)

폭로상 의 반응

피해아동들이 사건을 폭로했을 때 그 이야

기를 들었던 상 들은 부분 부정 인 반응

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 ).

내가 딸을 잘못 키웠나, 엄마가 그런 생

각도 많이 하고 엄청 우셨어요, 엄마가

무 힘들어하시고. 엄마가 러다가 미치는

건 아닐지 걱정되고 난생처음 엄마가 그런

모습을 한테 보여주고 도 엄마한테 보

여줘서 서로 실망감도 크고 그랬어요... (사

례 3)

폭로 후 느낌

사건 폭로 후 피해아동들은 그 순간에는 답

답한 것이 풀려 후련하고 편안함을 느 지만

( 형 ) 부분 폭로 후 불안과 두려움( 형

), 후회(변동 )를 경험하 다.

마음은 말한 순간에는 가벼웠는데 뒤돌

아서니까 묵직해지고 그랬어요.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뭔가가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랬어요... 그냥 좀 괜히 말했나 싶고, 그

냥 말 안할 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가 좀 불안하다고 해야 하나. 뭔가 무섭기

도 하고... (사례5)

역 9. 비가해 가족과의 계

‘비가해 가족과의 계’ 역의 경우 가해자

련요인과 비가해 가족들의 반응이 친족 피

해사례와 비친족 피해사례가 서로 다른 양상

을 보이고 있어 사례를 분리하여 독립 으로

분석하 다. 한 재피해를 입은 한 사례의

경우 가해자가 친족과 비친족인 계로 본

역에서는 친족피해 8사례, 비친족피해 8사례

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친족 피

해사례의 경우 사건에 한 엄마의 반응, 엄

마의 반응에 한 느낌, 가족반응 역이, 비

친족 피해사례의 경우 가족반응 역이 나타

났다.

【친족 피해사례】

사건에 한 엄마의 반응

사건 폭로 후 엄마의 반응에 해 부분의

피해아동들은 엄마가 자신보다 가해자를 더

감싸고 해주는 것으로 지각하 다( 형 ).

사건에 한 사 인지와 련하여 3사례에서

는 어머니들이 피해아동들의 폭로 에 약간씩

은 알고 있었지만 일이 커질 것 같아 덮어둔

것으로 나타났다(변동 ). 한 폭로 후 어머

니들은 믿을 수 없다며 피해아동에게 계속 물

어보면서 혼란스러워 했으며 충격으로 고통스

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 다(변동 ). 2

사례의 경우 어머니들은 피해아동의 평상시

복장의 문제나 일찍 말하지 않은 것에 한

잘못을 질책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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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거기에(교도소) 들어가니까 돈

보태 거, 그런 거 하고 아빠 잘못도 있지

만 제 잘못도 있다고... 그 하지 말라고 안

했던 거. 엄마한테 빨리 얘기 안했던 거.

(사례 15)

엄마의 반응에 한 느낌

피해아동들은 자신을 지지해 주지 않는 엄

마의 반응에 해 속상하고, 고, 원망스럽다

는 마음을 표 하 다( 형 ).

엄마라고 믿었는데... 가해자를 많이 감

싸세요. 배신감이 제일 컸어요. (사례1)

처음에는 미안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

한테 해야 할 행동 맞나 싶기도 하고, 미

안하기도 하고 좋은 딸이 아니어서 미안하

지만. 그래도 제가 힘들잖아요. 한 며칠 동

안 엄마가 걸렸는데, 지 은 엄마도, 엄마

가 더 미워요, 이제. 엄마도 아빠랑 같

은 거 같고... (사례5)

가족반응

엄마를 포함한 친족들은 폭로와 고소 후 피

해아동들에게 고소취하와 합의를 종용했으며

탄원서를 쓰게 하 다( 형 ).

(친할머니)거짓말 한다고... 날 그 게 날

못 믿으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외할머

니)합의해주라고 내 걱정은 하나도 안하구

요. 네 엄마가 피해보니까 빨리 해 주라

고 왜 안 해주고 있냐고, 니네 신고만 안

했으면 니네 엄마 피해 안 간다고 막... 다

제 탓을 하는 거에요. 엄마는 지 도 합의

하라고, 합의해주고 풀어주라고... (사례 7)

【비친족 피해사례】

가족반응

피해아동들의 사건 폭로 후 가족들은 가해

자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분노를 표 하 다

( 형 ). 반면, 사건 후 바로 이야기 하지 않

았고, 사건 당시 반항하지 않았던 피해아동의

행동을 질책하며 아쉬워하기도 하 다( 형

). 피해아동들은 폭로 후 사건에 해 가족

들 간에 말 꺼내기를 회피하고 서로 치를

보는 것에 해 어색함을 느 다( 형 ).

아빠는 그놈을 찾아가서 죽여야겠다고.

엄마는 막 그 새끼는 개새끼라고 그러면서

엄청 욕을 하시구요. 그래서 막, 엄청 우시

면서 자기가 다 죽이겠다고... (사례 6)

제가 치를 보게 변해서 좀 어색해요.

처음에는 치 안 봤는데 지내다 보니까

무 어색한 거 있죠. (사례 12)

이상에서 살펴본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

험에 해 종합하여 정리하면, 성폭력 피해아

동들은 사건 후 다양한 심리 증상을 경험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아동들

의 사건당시 생각, 감정, 행동 등의 심리 반

응은 이후 부정 인 정서와 행동문제로 드러

났으며, 그 충격은 외상을 유발시켜 사건에

한 침투 사고와 반복되는 재경험으로 심리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성폭력 피해의 향은 학교생활의 부 응으로

나타났으며, 성에 한 오감과 부정 남성

은 왜곡되고 일탈된 성으로 발 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피해아동의 부정

자기개념과 처방식은 피해아동의 증상을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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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 모델

성폭력 사건

사건당시 심리 반응

<생각>

성행동이 더러움/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음

<감정>

분노, 불안, 공포/

두려움, 슬픔/

고통스러움, 비참함

<행동>

상황에 압도되어

얼어붙은 것처럼

가만히 있음

처방식

사건에 해 회피함(다른일에집 ,

부인과억제, 사건 련자극회피, 가출)/

약물복용, 게임몰입, 자살행동/

실이아닌것같음

사건폭로: 두려움, 수치감, 무서

움으로 지연됨/폭로상 의 부정

반응/폭로 후 환경이 변화됨

가족반응: 비지지

자기개념

귀인: 내 잘못이 큼(부정 내 귀인),

가해자가 내 뜻을 무시함(외 귀인)/

자기이미지: 내 몸이 더렵 지고 가치

없음, 자존감이 하됨

심리 증상

정서 , 행동 향

슬픔, 의욕 하, 두려움/

수면의어려움, 악몽, 섭식문제,

행동통제의어려움

사건에 한기억

사건이떠오르는상황

(사건 련자극을볼때,

가만히있을때, 수업 일때)/

사건이떠오르는정도

(계속해서불쑥불쑥떠오름)/

사건의 재경험

성에 한

부정 남성 /

성 오감/

증가된이성교제/

행 결혼

학교생활

소문/

래 계(친구들을

경계함, 피해의식)/

학/

성 과학업능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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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켰으며, 부정 자기개념과 처방식, 심

리 증상의 세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더 증상을 더 강화시키는 양상으로 개되었

다. 사건폭로 과정에서의 부정 정서경험과

비지지 가족반응은 피해아동들의 부정 자

기개념, 처방식, 심리 증상을 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성폭

력 피해아동들의 피해경험에 한 모델을

<그림 1>에 제시하 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입는 12～15

세 아동을 상으로 피해경험의 특성을 합의

질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심층 으

로 분석하 다. 논의에서는 이 시기의 피해아

동들의 피해경험이 다른 연령의 피해경험과

구별되는 특징 한국 상황에서의 피해경험

특성을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먼 , 성폭력 피해아동 경험의 발달 특성을

알아보기 해 선행연구에서의 학령기(7～12),

청소년기(13～18) 체연령 성폭력 피해특

성을 본 연구 참여자의 피해경험 특성과 비교

하 다. 선행연구들의 경우 연구 상자들의

성폭력 피해유형과 피해 후 경과기간 등이 서

로 상이하고 특히, 12～15세 피해 아동만을

한정하여 연구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

문에 연령별 명확한 특성을 비교분석 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서로 상이한 연구

방법을 용하여 나타난 결과들을 직 으로

비교하는데도 한계는 있지만 발달단계별 피해

아동에 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

참여자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 될 것으로 본다.

첫째, Kendall-Tackett 등(1993)의 성학 피

해아동의 연령별 증상과 련된 45개 문헌연

구 자료에서 나타난 학령기, 청소년기 성학

피해증상과 본 연구에서의 피해증상을 비교

한 결과 본 연구에서의 피해아동들은 학령기

아동의 피해증상과 청소년기 피해증상이 부

분 으로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endall-Tackett 등(1993)의 문헌연구에서 학령

기는 불안, 악몽, 우울, 철회, 공격성, 부

한 성행동, 학교/학업문제, 과잉행동, 퇴행행동

이 크게 나타나며 청소년기는 우울, 철회, 자

살충동, 낮은 자존감, 신체 호소, 비행, 난잡

한 성 계, 학교/학업문제, 불법행동, 가출, 물

질남용, 자기손상 행동이 두드러진다. 우울

과 철회, 학교/학업문제가 두 연령집단 모두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본 연구결과에서는

학령기 증상의 불안, 악몽, 공격성은 형 으

로 나타났으나 과잉행동, 퇴행행동은 보고되

지 않았다. 한 청소년기 증상에서의 자살

충동, 낮은 자존감, 신체 호소, 가출, 물질

남용, 자기 손상 행동은 크게 나타났지만

난잡한 성 계, 불법행동은 보고되지 않았다.

Kendall-Tackett 등(1993)의 연구에서는 성애화

행동의 경우 학령기는 부 한 성행동( : 자

행 , 성 몰입)으로, 청소년기는 난잡한

성 계로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 반면 본 연구

에서의 피해아동의 경우 자 행 와 성 계의

양상도 나타났지만 형 인 형태는 증가된

이성교제로 나타나고 있다. 행동문제도 학령

기는 과잉행동과 퇴행행동을 보이지만 청소년

기는 불법행동과 가출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피해아동은 가출은 형 으로 나타나고 있지

만 과잉행동, 퇴행행동, 불법행동은 거의 보고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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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피해아동들에게 형 으로 나타나

고 있는 증상은 Kendall-Tackett 등(1993)의 연

구에서 나타난 학령기와 청소년기 증상이 부

분 으로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이

시기 피해아동만의 독특한 증상의 특성이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체연령(10～50세)을 상으로 한 여

성가족부(2008)의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피해 향을 본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정신 피해와 사회생활 인간 계 역의

피해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 지만 증상의 정

도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실태조사 결과 정신

피해에서 불면증 40%, 우울증 40%, 순결상

실감25%, 불안감 35%, 분노감 개심 55%,

성행 에 한 오감 31%, 자살기도/자해

17%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고한 정신

피해의 내용은 본 연구결과와 반 으로 일

치하나 증상의 정도에서 본 연구의 피해아동

은 자살기도/자해를 제외한 모든 내용 역에

서 형 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한 사회생활 인간

계에서의 피해에서도 남자에 한 오감

35%, 학업(직장) 단 9.7%, 친 한 사람과의

계 단 혹은 손상이 25%, 인 기피증(본

연구에서는 래 계문제)이 34%로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의 피해증상 내용과 일치하 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피해아동들의 남자에

한 오감, 학업 단, 래 계의 문제는

형 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증상이 더 심

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본 연구의

피해아동은 강간과 유사성교 피해자만을 상

으로 하 고 여성가족부(2008)의 연구는 강간

에서부터 스토킹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역이

범 하기 때문일 수 도 있지만, 증상의 심

각성은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최 피

해 연령이 어릴수록 증상이 더 심각할 수 있

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련될 수 있다(Wyatt

등, 199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

구의 참여자들이 학령기 혹은 청소년기의 단

일한 증상보다는 학령기 증상의 일부와 청소

년기 증상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이 시기만

의 증상특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

가 이러한 증상들은 체연령을 상으로 한

피해자들의 증상에 비해 부분의 역에서

더 심각한 증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 참여자들의 증상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들에 한 심리 개입은 피

해 직후부터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피

해아동에 한 한 심리 개입을 해서

는 발달단계에서의 피해 향의 독특한 특성이

반 되는 것이 요할 수 있다. 특히 피해로

인해 학교생활에 미치는 향과 성에 한

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에 이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 외상

으로 인한 반 인 심리 증상에 한 개입

과 함께 처기술 훈련을 통해 빠르게 일상생

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 사건 후 자신의 고통을 약물

사용이나 극단 인 가출과 자해행동 등으로

표출하고 있어 기 심리 개입과정에서 증

상에 한 한 처방식의 훈련이 요하

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피해아동들의 경

험 특성 한국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측면이 있다. 피해경험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피해아동들의 소문에

한 두려움과 소문으로 인한 학교생활의 어려

움, 사건 폭로 후 가해자의 보복에 한 두려

움, 피해아동에게 정신 고통을 가 시키는

사법 지원체계의 문제로 이러한 내용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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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들의 심리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피

해아동들은 사건에 한 소문을 크게 두려워

한다. 본 연구에서 피해아동들의 폭로가 지연

되었던 가장 큰 이유 의 하나는 사건이 소

문나는 것에 한 두려움이었다. 학교생활에

서도 소문나는 것이 두려워 친구들을 경계하

게 되고 피해의식으로까지 발 되어 래 계

가 괴되기도 하 다. 한 소문나는 것이

두려워 고소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성폭력 유발의 책임은 피해자에게도 있다(피

해자 유발론)’는 성폭력 사건에 한 왜곡된

통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이

와 같은 왜곡된 통념으로 인해 성폭력은 다른

사건에 비해 부정 내 귀인이 특징 으로

나타난다.

한국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피해자 유발

론’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한국의 「형법

제 298조」의 강간죄의 구성요건에서 ‘ 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박을 행사’하

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가

해상황을 막기 해 어떻게 항했는지를 설

명해야 한다. 성폭력 상황에서 ‘ 항’을 설명

하지 못하면 한국사회에서는 피해자의 책임을

묻게 되며 아동․청소년에게 조차도 항은

요한 쟁 이 된다. 이러한 ‘ 항’ 요인이 사

회문화 으로 강하게 형성되면서 ‘피해자의

옷차림, 품행’ 등이 사건당시의 상황을 설명하

는데 동시 인 단의 잣 로 사용된다. ‘성

자기결정권(원하지 않은 모든 성 행 는 성

폭력)’을 단의 기 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 한국은 피해자의 책임이 성폭력 사건이

단에 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피해아동들은 ‘품행이 좋지

않아 피해를 입음’, ‘그 장소에 가서 사건이

발생함’, ‘엄마가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해

서 내 탓인 것 같음’ 등의 부정 내 귀인을

하 다. 이러한 내 귀인은 사회문화 으로

형성된 ‘피해자 유발론’이 피해아동들에게 습

득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아동들의

품행과 옷차림의 문제를 제기하는 부모와 타

인들의 비난 한 피해아동들의 사건에 한

책임성을 강화시켜 주었다.

이러한 ‘피해자 유발론’이 피해아동의 학교

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학교

에 사건에 한 소문이 퍼진 경우 피해아동들

은 래들에게 ‘원해서 섹스를 했다’, ‘성 계

가 문란하다’ 는 등의 비난과 놀림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 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아동이 피해 후 증상으로 인해 학

교생활에서 응문제가 나타나고(Calam, Horne,

Glasgow, & Cox, 1998), 타인과의 계에서 자

신이 거부 으로 보이는 것에 해 두려워하

는 반응(Somer & Szwarcberg, 2001)을 보이기는

했지만 소문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부 응을

래하는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학교에서의 소문이 특수하게 나

타나고 있어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래들과

의 갈등에 처하는 다양한 개입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건 폭로 후 가해자의 보복에 한

두려움이 심리 증상을 악화시켰다. 본 연구

에서 피해아동들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폭로가 지연되기도 하 지만 폭로 후에도 가

해자가 찾아가 해코지 할 것 같다는 무서움으

로 고통 받았다. 피해아동들은 아직 신체 으

로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심리 으로

더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폭로

후 상황은 피해아동들이 자신이 안 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게 한다. 자신의 신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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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아동에 한 치료

를 제공하기 해 요한 원칙 의 하나는 아

동을 안 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안

한 환경은 그 동안의 아동의 생활에 극 인

변화를 주지 않는 비침해 인 환경에서 제공

되어야 한다(윤혜미, 2006). 국은 성폭력 피

해아동에 한 근시 부모와 가족이 개입계

획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시하고 가족과의

의를 통한 아동보호 원칙을 세우고 있다.

보호명령은 긴 한 상황에서 아동을 부모로부

터 격리할 수 있고 부모와 보호자의 책임성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감독명령에서는 주

기 으로 아동과 가족이 치료에 참가하도록

명령한다.(강은 , 2006). 최근 한국에서도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이 개정되어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원

은 100m 이내 가해자 근 지, 통신장치 이

용 연락 지 등 보호처분을 선고토록 했다.

가해자가 피해아동에게 근하지 못하게 하는

보호장치는 최 로 마련되었지만 피해아동의

장․단기 보호를 한 가해 비가해 가족

에 한 교육과 치료명령, 지속 인 리체계

등 반 인 개입조치는 여 히 부재하다. 피

해아동에 한 효과 인 심리 개입을 해

서는 그 가족에 한 개입과 함께 피해아동이

안 하게 보호받고 있는지에 한 보호체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법 지원체계의 문제로 인해 피해

아동의 심리 고통이 가 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피해아동들은 고소 후 가

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고소취하와 합의를

종용받았다. 친족 피해사례의 경우 어머니나

가족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

원서를 쓰도록 하 다. 심지어 경찰 사법

기 에서 조차도 가해자에게 피해자 측과 합

의하도록 권고하 다. 합의와 탄원서는 가해

자의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와 련된 사람들의 무분별한 과 행동들

은 피해아동 그 가족들의 정신 고통을

가 시켰다. 본 연구에서 친족 피해아동들은

어머니와 가족들의 탄원서 요구에 해 강한

원망과 분노를 표 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은 표 하지 못하고

탄원서를 써서 제출한 피해아동이 부분이었

다. 비친족 피해아동과 가족의 경우 가해자들

의 고소취하 합의요구로 끊임없이 고통 받

았으며,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까운

이웃과 친척들에게 비난받고 따돌림 받기도

하 다. 성폭력 사건은 합의가 필요한 다른

형사사건들과 다르게 취 되어야 하며 피해아

동과 그 가족들이 원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정

보가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고

소로 인해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의 정신 고

통이 훨씬 더 가 된다면 고소의지가 약화될

수 있어 성폭력 사건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

다. 피해아동들을 정신 혼란감에 빠뜨리는

합의나 탄원서가 아동을 보호해야 될 성인들

에 의해 강압 으로 요구되지 않도록 사법

체계와 내용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심리 개입과정에서

사법 문제로 인한 피해아동의 내 갈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

력 피해아동을 상으로 그들의 피해경험에

해 심층 탐색을 하 다는 것이다. 지 까

지의 국내연구는 부분 아동기 성폭력 피해

를 입은 성인을 상으로 진행되어 피해아동

의 생생한 경험탐색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밝 낸 피해아동들의 다양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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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이들에게 필요한 심리 개입을 문

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피해아동의 연령을 1

2～15세로 제한하여 이 시기 피해아동의 피해

경험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국내외 연

구의 경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등으로

구분하여 피해특성에 해 분석한 결과는 있

으나 12～15세의 구체 인 시기를 규정하여

연구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후기 혹은 청소년 기의 발달단계

에서 나타나는 피해경험 특성에 해 이해하

는데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성폭력 피해아동의 기 향에 해

탐색하 다는 것이다. 기 향은 성폭력 사

건이 종결된 지 2년 이내의 향으로 피해로

인한 후유증상이 장기 향과 구별된다(Browne

& Finkelhor, 1986). 아동기 성폭력 피해는 발견

기의 처에 따라 발달과정에 다르게 향

을 미치고 장기 후유증에도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기 향의 연구는 요하다(Alexander,

1992). 국내연구에서 지 까지 다루지 못했던

기 향의 탐색은 피해아동의 장기 후유증

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 인 기개입의 방

법을 제시하는데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 이 있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연령을 12～15세로 한정하고 이 시

기의 피해아동의 심리 향을 알아보고자

하 으나 일부는 학령기에 피해가 시작되어

수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일부는 12세 이후에

피해가 시작되어 지속되거나 단회에 종결되었

다. 이로 인해 최 피해의 연령과 피해의 지

속기간에 차이가 있어 이들이 보이는 심리

증상이 이 의 발달단계에서부터 기인되어

재의 시기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인

지, 최 피해시기에 따라 증상의 차이가 있

을 것인지에 한 탐색은 포함되지 않았다.

발달단계뿐만 아니라 최 피해 연령과 지속기

간이 증상에 미치는 향이 다르다는 주장도

있어 이에 한 보다 많은 경험 연구가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면 과 분석과정에서의 주 성과 편

견의 문제이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 경

험을 심층 으로 탐색하기 하여 반구조화된

면 지를 통해 개방 면 을 실시하 으나

이들의 경험을 충분하게, 객 으로 탐색할

수 있을 정도로 면 이 진행되었는지는 불분

명하다. 한 자료해석 과정에서의 편견을 배

제하기 해 자료를 분석하기 에 연구자와

평정 이 모여 기 와 편견에 해 토론하

고,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3명의 평정자와 2명

의 감사가 참여하 지만 여 히 주 해석

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제한 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아동들의 피해

경험 특성에서 심리 증상과 심리 증상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을 두었다. 피해

아동들의 증상에 한 충분한 이해는 향후 이

들에게 어떻게 도움주어야 하는지에 한 방

법과 내용을 제시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반

면, 피해아동들이 성폭력이라는 외상사건의

생존자로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의

정 인 힘에 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했

다. 이들이 심리 증상으로 인해 부정 인

결과를 래할 수 있는 제반 상황에 놓여있지

만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기 해 부단히 노력

하고 있는 내재된 역량과 힘에 한 탐색

연구가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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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ually Abused Children's Victimized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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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victimized experience of sexually abused children. The study

group included the sexually abused children with age between 12 and 15 years old who were experienced

either rape or genital contact, and disclosed within 2 years of accidents. I have interviewed them

individually and analyzed the data by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revealed

that most of sexually abused children experienced various psychological symptoms. The psychological

reaction of accidents at that time included that she thought the sexual behaviour was dirty, thought of

escaping that situation, experienced the anger and phobia against the offender, anxiety, fear, sorrow,

misery, and painful emotion, and were frozen by the overwhelmed situation. After the accident, she

experienced the sorrow, helplessness, fear, and anxiety in terms of emotional area, and the insomnia,

nightmare, eating problems, the difficulties in controlling behavior in terms of behavioral area. The

intrusive thought about the accident and its re-experience evoked the difficulties in maintaining daily

routines. In school, the pain and fear about the rumor were developed through various aspects, which

caused the secondary demage, the conflicts with colleagues, change of school, and the drop of learning

capability, resulting in the maladaptation in school life. The standpoint of sex displayed the distorted

aspects including the wrong view about male, a hatred about sex, an enlarged acquaintance with the

other sex, and crippled view of marriage. Moreover, the self concept and coping style of sexually abused

children affected the psychological symptoms, and three factors were interacted mutually, which were

further affected by the results of accident disclosure and the after-reaction of families. In this study, as the

psychological symptom of sexually abused children and its affecting factors was analyzed through her

experience, my result have its significance as providing the basis for the psychological intervention.

Key words : child sexual abuse, victim, victimized experienc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