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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에 한 질 연구:

상담자의 보고(report)를 심으로*

이 동 훈 신 지 † 김 유 진

성균 학교

본 연구의 목 은 세월호 재난 발생 후 단원고 인근의 ․고등학교에 긴 투입되어 5개월

에서 1년여 동안 기상담에 참여한 상담자들의 보고를 통하여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을 알아보는데 있다. 자료 수집은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Krippendorff(2003)가 제안한 내용분석 차에 따라 이루어졌

다.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외상경험 특성으로 ‘신체’, ‘정서’, ‘인지 학업’, ‘행동 인

계’ 4가지 차원의 13개 범주, 29개의 의미내용이 도출되었다. 신체차원은 ‘심 고통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남’, ‘환시와 환청 등 지각 이상을 경험’ 2가지 범주, 정서차원은 ‘격해져 가는

슬픔과 분노’, ‘불안과 무서움, 우울’, ‘미안함과 죄책감’ 3가지범주, 인지 학업차원은 ‘사람

들도 싫어지고 학교 다니기도 싫어짐’, ‘세상에 해 불신과 부정 인 시선’, ‘자신에 한 부

정 신념’, ‘인지기능의 하와 학업의 단’ 4가지 범주, 행동 인 계차원은 ‘슬픔과

상실에 응하는 방식’, ‘외 화 행동문제’, ‘ 래 계 어려움’ ‘아이들만의 방식으로 애도하

기’ 4가지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시사 을 제시하 다.

주요어 : 세월호, 친구를 잃은 청소년, 외상경험, 질 연구, 상담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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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미안하다”

세월호 안산 합동분향소 앞에 걸린 수막

의 문구이다. 2014년 세월호 재난은 300명이

넘는 사람이 수장되는 모습을 몇 시간 동안이

나 TV로 생 계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충

격이었지만, 그 250명이 고등학생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참사로부터 그들을 지켜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갖게 했다.

세월호 재난으로 인한 외상은 세월호에 탑

승했던 단원고 희생자와 실종자의 유가족, 함

께 세월호에 탔다가 생존해서 돌아온 교사,

학생과 그 가족에 한정되지 않고 매우 범

하게 나타났다. 학교에 있었던 단원고 재학생

들과 교사들, 지역사회 주민들, 단원고 희생자

의 등학교나 학교 동창과 고등학교 교우

(交友), 유가족의 이웃이나 직장동료, 친인척

모두에게 외상은 동심원을 그리며 확산되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달된 정보와 이미지

의 충격성 때문에 일반 국민들 한 외상을

경험했다(김종엽, 2014).

세월호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깊은 마음

의 상처를 받았지만 그 에서도 단원고 학생

들과 나이가 비슷한 시기의 감수성이 민한

청소년들이 이 재난을 통해 겪었을 심리 충

격은 클 수 있다. 특히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

들을 잃은 안산지역의 청소년들은 더욱 충격

이 컸을 수 있다. 이러한 염려 때문에 한소

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세월호 재난 발생 후

“청소년들이 이차 외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 한 보호해 주어야 하며 아이들이 사건

련 소식에 반복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즉각 인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한국

경제, 2014, 4, 22).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애착이 감소하고 상

으로 래친구와의 애착과 정서 유 감

형성을 통해서 부모로부터의 심리 독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래친구가

정서 으로 요한 역할을 한다(조 주, 최해

림, 2001; West, Rose, Spreng, Sheldon-Keller, &

Adam, 1998). 그리고 래와의 친 한 이

학교나 사회생활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청

소년기의 래 계는 심리 응과도 연결될

만큼 그 요성이 크다. 이 듯 청소년기의

래 계가 주는 향력이 크기 때문에 래

계에서 경험하는 외상경험 한 청소년들에

게 심각한 향을 수 있다(김 리, 2002).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의미 있는 사람과의 이

별이나 죽음을 고등학생들은 외상경험으로 보

고하 으며(김 미, 정민선, 2014), 학생을

상으로 한 외상사건 연구에서도 친한 친구

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정도는 가족 는 친척

의 사망이나 부모의 이혼 는 별거에서 오는

고통수 과 비슷한 것으로 보고되고(신지 ,

이동훈, 이수연, 한윤선, 2015) 있음을 고려하

면, 갑작스러운 세월호 재난으로 갑작스럽게

친구들을 잃은 청소년들의 외상경험은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외상사건은 사람들이 직 으

로 겪은 것을 말하지만, 간 으로 겪은 사

건에서도 외상이 발생한다. DSM-5에서는 외상

사건을 실제 이거나 인 죽음, 심각한

상해, 는 개인의 신체 안녕을 하는

사건을 본인이 직 경험했거나 타인에게 일

어난 것을 목격한 경우, 그로 인해 극심한 공

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경험한 경우

로 정의하 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 듯 간 인 경험도 외상사건이 될

수 있으며, 외상사건의 직 피해자 뿐 아니

라 간 피해자에게도 외상 스트 스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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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수 있다. 이차 인 외상 스트 스는

외상사건을 직 목격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

이 겪은 외상사건에 해서 이야기를 듣는 등

간 으로 사건을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정서

개입(emotionally engaging)의 결과를 말하는

데(Jenkins & Baird, 2002), 외상사건의 간 피

해자들은 직 인 외상경험이 없다고 하더라

도 침습, 회피, 과도한 각성과 같은 증상을 경

험하며(김보경, 2012; Figley, 2002) 외상 후 스

트 스 장애 유사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Catherall, 1999; Cosgrove, Brady, &

Peck, 1995; Figley, 1995; Galek, Flannelly,

Greene, & Kudler, 2011). 즉, 간 으로 외상

을 경험하 더라도 개인이 지각한 스트 스의

수 에 따라 직 외상경험과 유사한 우울,

분노, 외상 후 스트 스 장애 등의 증상을 보

일 수 있다는 것이다(Mitchell, Crane, & Kim,

2008, Vranceanu, Hobfoll, & Johnson, 2007).

미국의 9.11 테러에 한 연구들도 직

으로 외상을 겪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타인의

외상경험이 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재경험,

회피 처 양식, 정서 무감각, 과각성,

충격, 불안 등의 외상 후 스트 스 증상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aschnagel,

Gudmundsdottir, Hawk, & Beck, 2009; Cho et al.,

2003; Holmes, Creswell, & O'Connor, 2007;

Suvak, Maguen, Litz, Silver, & Holman, 2008).

한 9.11 테러 이후 뉴욕에 거주하는 9∼12세의

학생들을 상으로 조사한 연구(Schlenger et

al., 2002)에서는 뉴욕 거주 학생들이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던 지역의 학생들보다 2배 이상

의 외상 후 스트 스 증상을 보 는데 이는

형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도 간 외상에 노출될 수 있음을 연구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 346명의 고등학

생들을 상으로 세월호 재난에 한 청소년

의 외상경험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가까운 지

인 세월호 피해자가 없음에도 세월호 사건

이후 슬픔과 분노를 크게 느 으며, 그 외에

도 우울, 허무감, 무력감, 불안, 회의감 등을

느 다고 응답하 으며 이 55.7%가 간 외

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 스 장애집단에 속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손승희, 2014).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외상사건의 경험시기

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향력은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강하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한다(안귀여루, 2001; 최은 , 안 의 2011;

McCormack, Hagger, & Joseph, 2010; Van der

Kolk, Roth, Pelcovitz, Sunday, & Spinazzola,

2005). 청소년의 경우, 발달 단계상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신체 , 인지 , 사회 변

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놓여 있으며 정체감 형

성의 과도기 단계에 있다. 따라서 신체 ․정

서 ․심리 으로 취약할 뿐더러 스트 스

처능력이 부족하다(김 미, 정민선, 2014). 청

소년 시기가 어느 정도의 긴장과 불안을 수반

하는 것은 보편 이지만(오경자, 양윤란, 2003),

생의 기에 경험한 외상사건은 인지 , 정서

, 행동 , 생리 으로 성장과 발달에 향을

미치고, 인 계 학업을 비롯한 사회

기능의 발달을 해할 수 있다(김지은, 이민규,

2015).

청소년기의 외상경험은 그 경험과 직

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 으로는 불안, 우

울, 정서 조 곤란 등을 경험하며(Barlow, Allen,

& Choate, 2004), 인지 으로는 세상이 완 히

험하다는 신념, 자기 자신은 으로 무능

하다는 신념을 가지게 된다(Foa & Rothbaum,

1998). 한, 자기 자신에 해서도 선하지 않

고, 비양심 이며,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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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신념을 가지게 되며, 세상에 해 측

불가능한 부정 인 시선을 가지게 된다(안

의, 2005; Janoff-Bulman, 1992). 뿐만 아니라 청

소년기의 외상경험은 성인기에 비해 보다 가

출이나 비행 같은 충동 이며 공격 인 행동

으로 표출되기도 하며(Everstine & Everstine,

1993), 자기소외 행동, 섭식장애, 학업실패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Allen, 1995).

청소년기 외상사건과 같은 강력한 스트 스

사건의 경험은 성인기 다양한 심리 장애의

발생과도 한 련이 있다(김 미, 정민선,

2015; 윤명숙, 이재경, 2014; 은헌정, 이선미,

김태형, 2001; Cougle, Resnick, & Kilpatrick,

2009; Dziuba-Leatherman & Finkelhor 1994;

Finkelhor, 1984; Katzm, Pellegrio, Pandya, Ng, &

DeLisi, 2002; La Greca, Silverman, Vernberg, &

Prinstein, 1996; Pynoos & Nader, 1990; Taylor,

Asmundson, & Carleton, 2006; Terr, 2003).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직 신체, 성격, 인지발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외상은 정서, 인지, 행

동에 부정 인 향을 뿐만 아니라 성인기

까지 향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에 한 세심한 심이 필요

하다(Allen, 1995; Cohen, 2003; Everstine &

Everstine, 1993; Terr, 2003).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일반 인 외상경험에

비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한 심리

외상 경험은 재난 이후 몇 년의 시간이 지나

도 치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강 훈,

2011; 송 주, 2010). 국에서 지진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재난 이후 9개월 이후에도 불안,

신체화, 우울 증상을 보고하며, 재난발생 3개

월 이후의 삶의 질은 9개월 이후의 심리 부

응에 한 강력한 측인자가 된다고 보고

한 연구결과(Wang et al., 2000)를 고려하 을

때, 세월호 재난으로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에

한 한 심리 인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은

간 인 외상 경험자이지만, 친구의 죽음으

로 인한 상실 경험으로 직 인 외상 경험자

라고도 할 수 있다. 세월호 재난으로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에 해서는 손승희(2014)의

청소년 간 외상에 한 양 연구를 제외하고

는, 련 연구들이 아직까지는 제 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재난의 경우

사회 충격이 컸고, 직․간 피해 청소년들

을 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해서 사회

여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

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재난을 통

해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에 한 조사를 통해

심리 개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

소년들을 직 인터뷰하고 그들의 외상경험에

해 살펴보고자 하 지만, 연구가 시작되었

던 세월호 1주기 당시 그러한 경험을 갖은 청

소년들이 아직 심리 으로 안정이 되지 않았

을 수 있다는 장 문가의 자문에 따라 청

소년이 아닌 이러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을

상담한 상담자들을 인터뷰 상으로 선정하

다.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 이후 단원고

가 치한 학군의 고등학교에 약 5개월에서

1년여 간 긴 투입되어 재난 기상담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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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해온 상담자들로서 그들의 보고에 의하여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

경험 특성을 탐색하 다.

이를 해 연구자들은 세월호 기개입에

참여한 안산지역 정부 산하기 두 곳을 추천

받아 본 연구목 을 기 장에게 화로 설명

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기 한 곳으로부터

소속 상담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에 한 설명

과 사 인터뷰를 허락받았다. 사 인터뷰에

서 선정된 기 의 상담자 15명에게 세월호 사

건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을 상담한 경험여

부를 확인한 다음 연구참여 의사를 타진하

다. 연구선정 기 에 부합되는 상담자들

연구참여를 원치 않은 상담자들을 제외하고는

9명이 최종 선정이 되었으며, 이들에게 연구

과정에 해 설명을 한 후 연구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자 2명, 여자 7

명, 연령은 30세 이상 56세 이하, 안산 인근의

경기도 거주자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안산

지역 거주민이다. 학력은 학사 1명, 석사 6명,

박사 2명이며, 상담경력은 3년 이하가 1명, 4

년 이상 10년 이하가 6명, 10년 이상이 2명이

다. 과거 개인 으로 외상경험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연구참여자는 6명이었다.

자료 수집 연구 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참여

자가 근무하는 장소에서 모든 연구참여자가

참여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1회 진행 한 후

한 주 뒤부터는 연구참여자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 다. 개별 심층면담 에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이유는 포커스그룹 인터뷰

에 면담 질문지를 연구참여자들에게 보내

질문들을 검토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지

만, 처음 만난 면담자들에게 연구참여자가 경

험한 청소년 내담자의 외상경험을 이야기하기

가 쉽지 않을 것으로 단하여 연구참여자와

면담자간에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개별심층

면담에서 세월호 재난 외상경험에 한 무거

운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연구참여자의 심리

부담감을 여주고자 하 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좀 더 안 한 환경에서 개별

심층면담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으며,

한 개별심층면담에 참여하기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1년

의 경험과 기억을 되살리는데 그룹인터뷰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 다.

8명의 연구참여자는 두 차례, 1명은 세 차

례 면담을 실시하 으며 면담은 1회당 2~3시

간이 소요되었다. 모든 면담은 재난심리지원

련 연구와 질 연구를 다수 수행한 바 있는

상담 공 교수 1인과 상담심리학 박사 1인이

직 실시하 다. 면담기간은 세월호 재난사

고 발생 후 1년 정도 된 2015년 3월부터 2015

년 6월까지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세월호

1주기 후 2주는 연구참여자의 심리 상황

을 고려하여 면담을 진행하지 않았다.

심층면담은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가정을 배

제하고, 연구참여자의 경험이 해 자유롭게

진술되어질 수 있도록 반구조화 된 개방형 질

문으로 진행되었다. “세월호 재난 기상담을

진행하면서 친구를 잃은 청소년 내담자들의

외상경험과 그 특성에 하여 자유롭게 이야

기해주십시오.” 하는 질문을 시작으로 참여자

의 진술 흐름에 따라서 부가 인 질문을 덧붙

이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가 긴장을 풀

고 편안한 마음으로 면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 고 미흡하거나 애매한 표 을 확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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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진행하 다. 연구참여자의 언어 , 비

언어 표 과 진술 당시의 분 기 등을 메모

하 으며, 면담 내용은 녹음한 후 필사하여

문서화하 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면담자 2인과 석사과정생 2인

이 Krippendorff(2003)가 제안한 내용분석 차

에 따라 자료 분석에 참여하 다. 면담자 2인

은 합의 질 연구(CQR), Giorgi의 상학

연구방법, 근거이론, Mandelbaum의 생애사 연

구, 내용분석 연구와 련하여 자료 분석 경

험이 있으며 학술지에 10여 편 이상의 질

연구물 출간 경험이 있다. Krippendorff(2003)의

내용분석은 사회과학의 여러 주제에서 리

사용되고 있는 융통성 있는 질 연구 방법으

로 단순한 내용의 열거가 아니라 내용을 차원

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연구자

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을 분석함에 있어 다방면의 차원을

동시에 분석하고자 했기에 Krippendorff(2003)

방법들을 따랐다. Krippendorff의 내용분석 차

첫 단계는 텍스트 체에 한 연구자의 이해

과정으로 연구자들은 심층면담 축어록을 반복

하여 읽으면서 연구참여자의 보고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이

인지, 정서, 행동 특성과 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 다. 두 번째 단계는 의미 있는 진술

(significant statements) 찾기이다. 연구자들은 연

구참여자가 구술한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었고

이 문장이나 어구들 에서도 세월호 재난으

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인지, 정서, 행동

특성과 련된 의미 있는 진술들을 발견하여

의미를 구성했다. 다음 단계는 범주화 단계이

다. 연구자들은 의미진술을 개념화한 후 이

개념들 서로 계있거나 유사한 것들을 결

집하여 범주화하 다. 마지막 단계는 이러한

범주를 인지 차원, 정서 차원, 행동 차

원으로 나 어 범주를 재배열했다. 연구자들

은 자료수집과 분석에 있어 충분성과 성

을 염두에 두었다.

연구의 윤리 고려와 타당성

본 연구시작 에 연구자 소속기 의 연구

윤리심의 원회(IRB)의 사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참여자의 소속과 이름, 연락처는 익명으

로 표기 될 것이며, 연구참여의 자발성, 참여

의사 철회 가능 등, 인터뷰 녹음 등에 해

설명을 하고 본 연구목 이외에는 연구 참여

자의 인터뷰 녹음과 축어록 내용은 어떤 목

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 다. 연

구참여자에게 면담과정 이나, 축어록 분석

과정, 면담결과를 토 로 연구논문 작성과정

에 언제라도 연구참여자의 철회 요구가 있

을 시 참여를 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 다. 한 인터뷰 도 과거의 경험을

구술하는 과정에서 심리 충격이 있을 경우

인터뷰를 단하고 정신건강 심리치료

문가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고 단된다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 들이

있음을 고지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확보를 해 Guba와 Lincoln(1981)의 평가기

(사실 가치, 일 성, 립성)을 용하 다.

면담을 실시한 상담 공 교수 1인, 박사 1인,

석사과정생 2인이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서 연

구주제 선정 내용구성을 하 다. 연구의

립성을 유지하기 해 면담자료와 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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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련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자료수집원의

삼각검증을 거쳤다. 사실 가치의 유지를

해 연구참여자들에 한 연구자들의 분석이

한지 여부를 단하기 해 분석 기술

후 연구참여자에게 내용을 보내어 검증을 받

는 차를 거쳤다. 한 분석의 일 성을 유

지하기 해 다수의 질 연구 논문을 게재하

고 질 연구방법론에 한 워크샵을 주기 으

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질 연구

방법론 문가(박사) 1인에게 지속 인 자문

감수를 받았다. 감수자는 의미내용들이 각

차원에 하게 배치되어 범주화되었는지,

범주명이 모든 핵심개념을 포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검토하고 의견을 주었으며 분

석 은 감수자의 의견을 토 로 내용분석 결

과를 수정하 다. 이러한 감수자의 감수의견

을 4개월 이상 받고 수정보완 작업이 진행되

었다.

결 과

본 연구는 세월호 재난 발생 후 단원고 인

근의 ․고등학교에 긴 투입되어 5개월에

서 1년여 동안 기상담에 참여한 상담자들의

보고를 통하여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에 해 살펴보았다. 표 1

에서 연구참여자가 보고한 의미구성 내용을

범주별로 제시하 다.

심층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주

요 심리 특성은 ‘신체’, ‘정서’, ‘인지 학

업’, ‘행동 인 계’ 4가지 차원의 13개 범

주, 29개의 의미내용이 도출 되었다. 연구결과

는 청소년의 외상경험 특성으로 신체차원은

‘심 고통이 신체증상으로 나타남’, ‘환시와

환청 등 지각 이상을 경험’ 2가지 범주, 정서

차원은 ‘격해져 가는 슬픔과 분노’, ‘불안과

무서움, 우울’, ‘미안함과 죄책감’ 3가지범주,

인지 학업차원은 ‘사람들도 싫어지고 학교

다니기도 싫어짐’, ‘세상에 해 불신과 부정

인 시선’, ‘자신에 한 부정 신념’, ‘인지

기능의 하와 학업의 단’ 3가지 범주, 행동

인 계차원은 ‘슬픔과 상실에 응하는

방식’, ‘외 화 행동 문제’, ‘ 래 계 어려움’

‘아이들만의 방식으로 애도하기’ 4가지의 범주

가 도출되었다.

신체차원

심 고통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남

소화기 계통 질환.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심 고통을 경험하면서 신체증상으로

발 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

특히 세월호 발생 기에 이런 상이 두드러

졌는데, 스트 스를 경험한 청소년은 소화기

계통의 질환을 호소했다고 보고하 다.

장에 나가서 고 험 아이들을 상담하

니까 애들이 다 몸이 아 있었어요. 신체

화 상이 나타난 거죠. 개 소화기계통

의 질환. 우리가 만난 애들이 굉장히 스트

스를 많이 받은 아이들이었고 그 수 이

심각하니까 소화기 질환까지 생겼더라구

요. 입 주변이 다 부르트고요. (연구참여자

5)

체 의 감소.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

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 먹지 않아 체

감소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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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범주 의미내용

신체

차원

심 고통이 신체증상으로 나타남

소화기 계통 질환

체 의 감소

수면의 질이 떨어짐

환시와 환청 등 지각이상을 경험 죽은 친구들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림

정서

차원

격해져 가는 슬픔과 분노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슬픔과 상실감

격해져가는 내면의 분노

불안과 무서움, 우울

불안하고 두려움

꿈에 나타난 친구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서 무서움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함

미안함과 죄책감
일상의 욕구를 느끼는 것에 미안해함

행복과 미래를 생각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낌

인지

학업

차원

사람들도 싫어지고 학교 다니기도

싫어짐

사람들이 어떻게 이 게 빨리 잊고, 방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는지?

무 아무 지 않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보며 학교 다니기

가 싫어짐

세상에 한 불신과 부정 인 시선 세상을 염세 , 비 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불신

자신에 한 부정 신념
친구들의 죽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

각에 무력감을 느낌

인지기능의 하와 학업의 단

단순한 작업도 할 수 없을 만큼 인지기능이 하

기억력과 학업성 의 하

충격과 슬픔으로 학업을 단함

행동

인

계

차원

슬픔과 상실에 응하는 방식

감당할 수 없어서 살던 곳을 떠남

죽은 친구들을 떠올리는 게 힘들어 상담받기를 거부함

친구를 잃은 슬픔을 표 하고 애도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

회피함

외 화 행동 문제

게임 독 흡연 문제

몸을 돌보지 않은 자기처벌 험행동

비행문제와 자살시도

래 계 어려움

다시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친구들을 사귀지

않음

세월호 이야기로 서로 불화와 갈등이 생겨 래 계가 악화

아이들만의 방식으로 애도하기

친구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함

친구의 빈자리를 신함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고 있다는 연 의 힘

표 1. 세월호 피해자 친구 청소년의 외상경험에 한 범주 의미내용



이동훈․신지 ․김유진 /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에 한 질 연구: 상담자의 보고(report)를 심으로

- 97 -

다. 세월호 재난 이후 약 1년이 지나면서 지

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진술

하 다.

거의 밥도 하루 한 끼를 먹는데 아주

조 먹고... (연구참여자 9)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약 1년이 지난

재에는 겉으로 보이는 다른 부분에서는

안정을 많이 찾았는데 지 까지도 몇몇 아

이들은 체 이 4kg이 빠졌다가 정상이 되

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연구참여자 1)

수면의 질이 떨어짐. 연구참여자들은 세

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기

에는 불면과 낮은 수면의 질을 호소하 으며

이후 상담이 진행되면서 다소 수면이 나아졌

다고 보고하 다.

기에는 불면을 되게 호소했고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연구참여자 9)

기에는 수면의 질이 엄청 많이 떨어

지고요... 부분 15회기 20회기 이상 상담

을 해서 외면 으로는 안정을 많이 찾았었

어요. 수면이 돌아 오구요. (연구참여자 1)

환시와 환청 등 지각 이상을 경험

죽은 친구들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림. 연

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 희생자 유가족과 가까운 계

에 있었던 학생들은 극심한 외상으로 외상 후

스트 스 증상을 보이기도 하 으며 환청과

환시 등의 지각 이상을 경험하는 상이 있었

다고 보고하 다.

00학교 00학년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엄

마, 아빠, 언니 이 게 4인 가족인데 언니

가 좀 원래부터 아 서 부모님이 다 언니

한테 몰입되어 있고... 그래서 친한 오빠가

엄마, 아빠, 친구 그런 역할을 다 해 거

죠. 그런데 그 오빠가 하루아침에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가 된 거에요. 그 자리를

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내

담자가) 굉장히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

었어요. 그래서 막 헛것도 보이고... (연구

참여자 3)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환청도

들렸다고 얘기 했었고요. (연구참여자 9)

정서차원

격해져 가는 슬픔과 분노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슬픔과 상실감.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세월호 재난 이후 시간이 꽤 시간

이 흘 음에도 슬픔이 깊어갔다고 보고하 다.

세월호 사건 직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청소

년은 수업시간, 쉬는 시간 할 것 없이 계속해

서 물을 흘렸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에도 울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진술하 다.

그때는 뭐 애들도 장난 아니었어요. 그

냥 수업시간에 울기도 하고 복도에서 애들

끼리 껴안고 울고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계속 보니까.. 희도 기에 감당이 안 될

정도 어요. (연구참여자 4)

제가 교회 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그냥

교회에 오자마자 바로 계속 울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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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하든지 찬양을 듣던 설교를 듣던 계속

울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니깐 도 같이

물이 나고. 가사에 그런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런 게 있는데, 애들이 더 엉엉

우니깐 다 같이 울고... 그런 분 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연구참여자 7)

격해져가는 내면의 분노.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마

음속에 큰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하

다. 죽을 때 흉기를 품고 가서 하나님한테 복

수를 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내면에 울분과

분노가 있는 청소년도 있었고 세월호 재난 이

후로 이 에는 하지 않던 욕을 하거나 거친

표 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도 있었으며, 선장

과 정부 등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진상

규명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고 극렬한 분

노를 표출했다라고 하 다.

죽음은 자기한테 있어서 다른 게 아니

라 복수. 다른데 복수 할 것도 없이 승

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복수를 하고 싶다

고... (연구참여자 1)

엄마가 봤을 땐 좀 행동 으로나 뭔가

아이가 평소랑 다르다. 뭔가 폭력 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나 요. 그래서 이제

이때 긴 상담으로 상담을 신청하셨어요.

(연구참여자 4)

선장이 잘못을 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이가 자연스럽게 이제 선장

욕을 하거나 나쁜 사람이다 뭐 이 게 이

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연구참여자 4)

집에서는 TV를 보면서 엄청 선장 욕을

하고... 막 욕설을 했고... (연구참여자 2)

애들이.. 나는 꿈속에서 보이는데 아이

들이 자기를 인식을 안 해서 되게 답

답했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서 울분이 터졌다 (연구참여자 1)

그 아이들이 단기든 장기든 상담을 받

고 다시 일상생활을 찾고 자기를 돌보고

뭐 이런 것은 는데, 반 으로 분노감

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서... (연구참여자

1)

아이들이 분노와 애도 이런 것들을 잘

겪어내지 못하고 감정조 이 안 된 상태에

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산에

시한폭탄들이 걸어 다니고 있다고. 언제

이게 터질지 모른다고 (연구참여자 7)

불안과 무서움, 우울

불안하고 두려움.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 기에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극심한

불안을 경험했으며, 재난 이후 시간이 꽤 시

간이 흘 음에도 불안과 두려움을 많이 느

다고 악하고 있었다. 친한 친구를 잃은 한

청소년의 경우 무서워서 혼자 잠을 자지 못하

고 부모님과 잠을 자거나 하는 등의 상이

있었다고 보고하 다.

한 어머니가 그러는데 자기 아들이 밤

에 잠도 못 잤다고 하더라구요. 죽은 친구

때문에 밤에 잠을 못자고. 그 큰 것이 엄

마하고 와서 잠을 같이 잤 요. 무서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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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혼자 잠을 못 잤 요. 그 정도로 외

상이 심했던거지... (연구참여자 5)

가족 계가 안 좋았던 아이가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나고) 아이가 심리 으로

굉장히 불안해하는 걸 보고 제가 (개인 상

담을 마치고는) 직 어머니한테 화까지

했어요(아이가 지 굉장히 힘들고 불안하

니 자극하지 마시고 받아주셔라라고...)...(연

구참여자 3)

꿈에 나타난 친구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

해서 무서움.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

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이 시간이 꽤 시간이

흘 음에도 생 과 다른 모습으로 죽은 친구

들이 꿈에서 계속 나오는 꿈을 꾸게 되어 무

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 하 다.

기억에 남는 건.. 한 친구는 꿈을 되게

많이 꿨어요. 바닷속에 있는 아이들을 계

속 보는 거 요. 꿈속에서. 그런데 마지막

꿈에서 친구가 굉장히 랗게 질려있고 젖

어 있고 나는 꿈속에서 보이는데 아이들이

자기를 인식을 안 해서 되게 무서웠

고... (연구참여자 1)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우울하고 힘들

어함.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

를 잃은 청소년들이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하

고 우울해 했으며, 가족 계에 어려움이 있었

던 청소년들은 세월호 충격에 한 완충망이

없어 더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

도 했다고 보고하 다.

세월호 이 에 상담이 진행이 시작이

을 때 애가 굉장히 무기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친한 언니가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되고 나니까 더 우울해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부분을 상담에서 호소를

했어요. (연구참여자 6)

미안함과 죄책감

일상의 욕구를 느끼는 것에 미안해함. 연

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에 수시로 희생자들에

게 미안함을 느 다고 보고하 다. 수면, 식사

등과 같은 기본 인 생리욕구를 느끼는 것조

차 미안해했다고 진술하 다.

학교 나갔을 때 애들이 죄책감이 굉장

히 많았어요. 내가 어떻게 웃을 수 있나

생각하면서 식시간에도 안 먹어요. 밥을

먹는 게 무 죄스럽다. 그 아이들이 굶어

서 차가운 바다 속에서 죽었는데 내가 어

떻게 밥을 먹고 내가 어떻게 수업을 듣고

내가 어떻게 웃고 떠드냐.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죄스럽고. 자기 때문인 거 같고...

(연구참여자 7)

행복과 미래를 생각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낌.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

를 잃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낄

때면 곧 희생자들이 떠올라 죄의식을 느 으

며, 자신의 행복과 미래를 생각하는 것을 무

척 죄스러워하 다고 진술하 다. 특히 세월

호 사고 직 에 희생자와 갈등이 있었던 청소

년은 세월호 재난을 통해 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보고하 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뒤에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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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컵이 시작 는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더라구요. 세월호 사건 당

시에 아들이랑 친한 친구 ○○가 죽었는

데, 평소에 축구를 참 좋아했던 ○○는 월

드컵 볼 수 없는데 자기는 보면서 즐겨도

되는지 고민하더라구요. 보고 싶지만 보면

안 될 것 같은, 자기만 즐거우면 안 될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연구참여

자 5)

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교회 언니가

단원고 2학년 학생이었는데 세월호 사건으

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수학여

행 가는 날 언니랑 되게 많이 싸웠고...

그래 가지고, 가다가 배 사고나 나라. 이

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사고가 나서.... 다

나 때문이다.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사

건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마음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힘들어했어요. (연구참

여자 7)

인지 학업 차원

사람들도 싫어지고 학교 다니기도 싫어짐

사람들이 어떻게 이 게 빨리 잊고 방

일생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연구참여자

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

이 이 게 큰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무

빨리 잊고 어떻게 방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고 이런 게 싫다고 이야기

했다고 보고하 다.

이 게 정말 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방 이 게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많이 했

어요. (연구참여자 1)

그때 제가 만났던 아이들 한명이 ‘다

들 무 빨리 잊는 거 같아서 그게 무

싫다. 빨리 잊 지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하더라구요. (연구참여자 8)

무 아무 지 않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보며 학교 다니기가 싫어짐. 세월호 재난으

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소 한 사람을 잃

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과 달

리 세월호 재난에 해서 아무 지도 않은 듯

이야기하고, 화젯거리 삼아서 이야기하는 학

교 아이들에 해 분노하며 이 아이들과 거리

감이 느껴져 함께 학교 다니기 싫어했다고 보

고하 다.

아이들은 자기 친구들이 아무 지도 않

게, 몇 명 죽었 ? 이제 산 사람 몇 명이

래? 이런 말들을 하는 게 무 이해가 가

지 않고 무 화가 난다고. 그래서, 학교

오면 일단 다 차단하는 거 요. 모든 소문

들, 주변 아이들이 무 아무 지도 않게

세월호 사건을 화젯거리로 삼아서 이야기

를 하니까. 그 부분에 해서 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게 많이 힘

들고 내 친구를 많이 잃었는데, 어떻게 아

이들이 그걸 화젯거리 삼아서 오늘은 몇

명이고 내일은 몇 명일까 이 게 얘기하는

것에 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나는 이

학교 정말 더욱 다니기 싫다. (연구참여자

7)

자기 교실에 있고 싶지 않다. 왜냐면 애

들이 친구를 잃은 슬픔에 한 공감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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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니까. 그래서 상담실에 와서 자거나

한테 상담 받거나... (연구참여자 7)

세상에 한 불신과 부정 인 시선

세상을 염세 , 비 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불신.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

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국가나 사람에

한 불신이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청소년

들은 부모나 매체, SNS를 통해 정보를

하 으며 이로 인해 정부부처와 국가에 한

불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한 세월호 재난의

처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와 어른들의 무책

임한 응에 해 냉소 인 태도를 보 다고

진술하 다.

친구를 잃은 아이들이 무 많은 이야

기를 듣잖아요. 특히나 여기 안산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더... 부모로도 듣고, 매체로

도 듣고, SNS를 통해서도 듣고... 그런 이

야기를 듣는 것과 서로 서로에게 그런 것

들을 달하고 이야기하면서 국가나 사람

에 해 불신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

요. (연구참여자 6)

그래서 굉장히 염세주의처럼. 세상을 비

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많았어

요. 그래서 짜증난다. 왜 런 식으로 처

하나. 진실은 뭐냐. 그리고 처음엔 뭐 선장

이 먼 피하고 이런 것에 해서 어른들

에 한, 책임의식이 없다 어떻게 그럴 수

가 있냐. 이런 것들 답답하다 이런 반응들

이 되게 많았고... (연구참여자 7)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 뭐해. 내가 뭐

이 게 공부하면 뭐해, 인생은 한방인데

이런 식의 반응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

서 뭐 내가 아등바등 살면 뭐하나.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인데. 이런 애들 같지 않

은 말들도 되게 많이 했고... (연구참여자

7)

제가 나간 학교는 단원고 아이들과

학교 동창들이 많았던 고등학교에요. 그

아이들이 ... 반 으로 분노감이 되게 많

이 남아 있어서. 아마 세상에 한 분노감

이 계속 투사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자신에 한 부정 신념

친구들의 죽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무력감을 느낌. 연

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친구들의 죽음에 해 자신이 아

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력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 다고 보고하

다.

(친구들이 이 게 죽었는데)... 이 아이들

이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

도) 없다는 것에 한 무력감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연구참여자 1)

오히려 청소년 아이들은 PTSD 증상이

나타난 게 아니라 무기력이 많이 나타나

요. 무기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자신

감이 없어지고... (연구참여자 5)

인지기능의 하와 학업의 단

단순한 작업도 할 수 없을 만큼 인지기능

이 하.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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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단순한 작업도 할 수

없을 만큼 인지기능의 하를 경험했다고 보

고했다.

거의 멍한 상태에 있는, 학교 차원에서

수업에 참여하기 힘든 애들은 시험도 안치

게 했거든요. 시험안치는 애들은 모여서

미술치료를 했어요. 거의 무채색 아니면

반응도 느리고 단순한 작업도 못하더라구

요. (연구참여자 3)

기억력과 학업성 의 하. 연구참여자들

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기억력의 하로 성 이 하락하거나 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상은 청소년이 삶의 반 인 자신감을 상

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하 다.

간 경험자로 보면, 간 경험자는 1학년

이죠. 지 학교 1학년. 학 못간 애들

도 많아요. 수가 무 많이 안나와 가지

고. 세월호 같은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으

면 암기과목이 수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

구요. 세월호 사건이 났을 당시가 기말고

사 정도 는데, 공부를 하는 건 같은데

수 안 나왔고요. (연구참여자 5)

제가 만났던 애들 에 학생부 일을 하

는 모범생 같은 아이가 있었어요. 딱 보기

에도 얼굴에 딱 모범생이라고 쓰여 있어

요. 근데 그 아이가 많은 친구들을 잃었거

든요. 그러면서 성 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담임선생님 손에 끌려왔어요. 상담 좀 해

달라고... (연구참여자 7)

충격과 슬픔으로 학업을 단함. 연구참

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

년들이 삶의 의미에 회의를 느끼거나, 큰 충

격과 슬픔으로 인해 방향성을 잃고 많은 어려

움을 겪었는데 이는 학업 진로에 한

도 포기로 까지 이어졌다고 진술하 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사례는, 한 아이

가 이제 연 인 지망생이었어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심 성향이라서 발이 넓고

굉장히 친구가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녔던 학교에서만 친했던 아이가 아니

라, 다른 학교 아이들이랑도 다 친했었어

요. 근데, 내 등학교, 학교 친구 구

죽었고 해서 200명 이상 죽었다. 희생된

아이들 99%는 내 친구다 이 게 얘기

를 하면서 내가 친구들을 다 잃었는데 어

떻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연 인을 하

겠냐. 자기는 배우를 안 하겠다... 이러면서

자퇴도 하게 된 거죠. (연구참여자 7)

최근에...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의뢰된 고

등학생이 있었는데... 학 진학을 해서

학교도 학가고, 공부도 잘했었던 아이

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 친구들을 다 잃

고 나니까 이 아이가 완 정말 무기력이

온 거죠. 삶의 의미도 없고 그래서 도 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결국 자퇴를 해

서... 거의 혼자서 그냥 집에만 있었던 거

죠. 작년에 자퇴하고 나서 한 8월에 최종

으로 자퇴를 하고 올 말까지 이제 그냥 집

에만 계속 있었던 거 요. 그 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밖으로 나온 친구를

만나게 어요. 검정고시 공부를 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상담기 에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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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했더라구요. (연구참여자 4)

죽은 친구하고 자기하고 둘도 없는 친

구 거든요. 친구가 죽으니까 그 아이는

학교를 그 자퇴하고 ...캐나다로 유학을 갔

어요. (연구참여자 5)

행동 인 계 차원

슬픔과 상실에 응하는 방식

감당할 수 없어서 살던 곳을 떠남. 연구

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

소년들이 죽은 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상황을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하 다. 어떤 청

소년은 죽은 친구와 어린 시 부터 함께 했던

동네를 떠나 이사나 유학을 가기도 하 다.

정말 그 게 친구들을 정말 많이 잃었

는데, 그 친구들하고 추억이 많잖아요... 추

억이 있는 골목이며 이런 곳을 다니

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서 결국

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연구참

여자 1)

죽은 친구하고 자기하고 둘도 없는 친

구 거든요. 친구가 죽으니까 그 아이는

학교를 그 자퇴하고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

요. (연구참여자 5)

죽은 친구들을 떠올리는 게 힘들어 상담

받기를 거부함.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

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상담 받기를 거

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하 다. 학교에

재학 인 청소년의 경우 상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이런 도움을

거부하고 혼자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

으며 어떤 청소년은 죽은 친구를 떠올리게 되

는 분향소 근처에 치한 상담소를 찾아오는

것조차도 힘들어 했다.

외부 을 거의 하지 않고... 그래서 제

가 그것도 물어봤거든요? 학교.. 그때 당시

에 이런 심리 인 지원들을 많이 했는데,

는 왜 그걸 받을 생각을 안했냐고 그랬

더니, 그냥 아무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4)

죽은 친구와 련된 얘길 꺼내면 어..

그냥 그런 얘기 별로 안하고 싶다. 왜 안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언니 생각이 나니

까 자기도 자꾸 마음이 힘든 거 요. 그래

서 조 도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

요....(연구참여자 6)

기본 으로 아이들 자체가 상담에 한

자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죽

은 친구들이 자꾸 떠오르니까 상담 에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힘드니까... (연구참여자 6)

죽은 친구들이 자꾸 떠오르니까... 본인

이 힘드니까... 한 아이 같은 경우는 상담

센터 근처 화랑유원지에 분향소가 마련되

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센터로 오는 거 자

체도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연구참여자

6)

친구를 잃은 슬픔을 표 하고 애도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 회피함.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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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다고

할지라도 겉으로는 괜찮은 듯 보이려고 행동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하 는데 그 이유

는 슬픔을 표 하고 애도하는 방법을 찾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소년들은 감정을 잘

표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아무 지 않은 듯

이 행동하고 친한 친구들끼리도 세월호에

해서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

다고 이야기하 다. 한 슬픔감정이 올라올

때에는 음악을 듣거나 스마트 폰을 보는 등

슬 감정으로부터 어딘가로 회피하려 하려는

모습을 보 고, 상담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15

회기 이상 상담이 진행 된 후 상담이 종결되

려는 시 에 와서야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

한다고 진술하 다.

상담자들이 세월호 재난이 나고 바로

학교로 외상 후 스트 스 교육을 나갔었거

든요? 교육을 나갔는데, 애들이 다 딴 짓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툭툭 던지는 말

이, 안 슬 것처럼 이런 거 안 받아

도 된다는 식으로. 근데 그것도 다... (애들

만의 방식으로) 애도 반응의 일종이야..

(이게) 다... (연구참여자 5)

사실 이 아이들이요 감추고 얘기 안하

고... 친한 친구들끼리도 이야기를 하지 않

는 요. 친한 친구들끼리도 세월호의 세자

도 얘기 안한데요. 드러내지 않는 거 요.

슬퍼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연구참여자

3)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 말 들으니까

특별하게 다른 것 없이 아이들이 같이

행동한다고... 아이들이 치를 보면서 오

히려 더 아무 지 않은 듯 행동을 해서 만

나서 탐색이나 뭐 이런 걸 할 수는 없었고

요. (연구참여자 2)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몰라요.

슬 면 핸드폰 요. 스마트폰 보고. 처음

에는 울음을 회피하더라고요. 안 슬 것

처럼 딴 짓 하거나... (연구참여자 5)

학교에 가면... 다들 민해져 있는 상황

에서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자기 슬픔을)

표 해야 될지를 모르니깐... 굉장히 혼란

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연구참여자 5)

15회기 넘어가도록 (죽은 친구로) 자기

가 힘들어 한 문제 근을 안 하고... 상담

을 종결하기 바로 에야 (그) 얘기를 했

어요. (연구참여자 1)

제가 세월호 사건 발생하고 5개월 정도

지난 후에 학교상담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만났는데 상담을 오래 하고 싶어 하지 않

았고 다들 지 괜찮아요. 다시 끄집어

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

았고... 한 4회기 이상 5회기 정도 진행했

던 친구는 10명 에 2명 정도에요. 처음에

이 친구들도 ‘아... 이 상담 왜 해야 되는

지 모르겠다.’하면서 상담을 안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8).

외 화 행동 문제

게임 독 흡연 문제.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 극

심한 심리 충격이 게임 독으로 이어지거나

심각한 흡연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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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하 다.

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교회 언니가

단원고 2학년 학생이었는데 세월호 사건으

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수학여

행 가는 날 언니랑 되게 많이 싸웠고...

그래 가지고, 가다가 배 사고나 나라. 이

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사고가 나서... (이

아이가 얼마나 황당하고 힘들었겠어요.) 그

리고 나서 이 아이는 계속 게임에 완

독 된 거 요. 마음은 엄청 불안한데, 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

까 방에 박 서 안 나오는 거 요. 그 아

이는 게임 독으로 빠지면서 게임으로 불

안한 마음을 해소하더라고요. 독의 심리

기 가 불안이라고 하잖아요.(연구참여

자 7)

몸을 돌보지 않은 자기처벌 험행동.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스트 스로 잠을 자지도 않고 먹

지도 않는 등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으며,

나아가 자살시도라는 극단 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하 다.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들

의 이러한 험행동이 친구의 죽음에 한 죄

책감과 충격으로 인한 자기처벌 행동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진술하 다.

충분히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발목 깁스, 다친 상황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 발목으로 OO 시장까

지 꽤 먼 거리를 일부러 뛰어가서 그 발

목을 더 많이 악화시키고, 그 뒤로도

... 잘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는 자

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

참여자 1)

그리고 자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크가 없는 자 거가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으로 동생이 죽고 난 후에는) 그걸 일

부러 계속 타는 거에요. 그런 험한 행동

들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연구참여자 9)

비행문제와 자살시도. 연구참여자들은 세

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 어떤

청소년들은 비행, 가출과 자살시도라는 극단

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하 다.

가뜩이나 친구들이 (세월호) 사건을 당

하게 되니까... 그 불안이 가 되고, 그래서

비행을 지르고, 가출하고... 이러면서 자

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이 인생이

완 히 바 게 된 거죠. (연구참여자 7)

여자아이인데 친한 오빠가 하루아침에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가 된 거에요... (그래

서 내담자가) 학교에서는 거의 침울하게

있고... 자기의 방향을 잘 잃어버리고 죽고

싶다고 하고 이랬거든요. 엄마 아빠가 이

성 인 분들이라서 아이한테 정서 으로

다가가지 못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그리고 이 때 자살사건들이 있었는데,

유가족 부모들이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심리 으로 원래 취약했던 어른이나 청소

년들이... 세월호 사건 같은 사회 으로 큰

일이 일어나자 제 일인지 남의 일인지 구

분 못하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면서 자살시

도를 했었어요. (연구참여자 5)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106 -

래 계 어려움

다시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친구들을 사귀지 않음. 연구참여자들은 세월

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래

계 형성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

하 다. 청소년은 다시 친구를 잃을 수 있다

는 두려움으로 인해 래들을 사귀지 않는 회

의 인 태도를 보 다.

세월호로 친구를 많이 잃은 한 아이는

사건이 일어난 뒤로는 애들하고 얘기를 하

지 않는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다가오면

어... 내가 친구하고 사귈 필요가 있을

까. 그러면서 곧장 떠오르는 생각이 죽

게 될지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에 친구를

안 사귄다고 했어요. (연구참여자 5)

세월호 이야기로 서로 불화와 갈등이 생

겨 래 계가 악화.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아이들과 세월호와 련된 이야기들로 서로

불화와 갈등이 생기면서 계가 안 좋아지고,

서로에게 분노감을 갖게 되면서 래 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사건 이후에 아이들끼리 오히려 뭔가

결속된 유 계를 통해서 따뜻함을 자꾸

자꾸 경험하면 좋았을 텐데... 안 그래도

기존에 아이들끼리 학교폭력이나 학교 계

에서 피상 인 그런 계를 많이 겪는데다

세월호와 련된 이야기들로 불신이 생기

면서 더 유 계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6)

학생들을 만나면서... 많이 치료가 다

고 생각하지만, 반 으로 분노감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서 분노감 때문에 계를

많이 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상생

활을 찾고 자기를 돌보고 뭐 이런 거는

는데, 세상에 한 분노감이 그 게 주변

사람에게 계속 투사되는 것 같아요. 그래

서 (아이들끼리) 인 계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 같아요.

분노를 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꼭 필

요할 것 같아요. (서로들) 인 계가 소원

해지고 있는 게 계속 확인이 되거든요. (연

구참여자 1)

피해자 동생의 친구들을 만났는데 얘네

들 고충도 만만치 않은 거 요. 세월호 사

건의 희생자 유가족인 친구가 감정기복이

무 심하니까... 약속 했다가 신경질내고

가면 그냥 받아줘야 하고 이런 게 무 다

반사 던 거 요. 걔랑 안 친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친구가 힘들어 하니까

직 으로 뭐라고 말도 못하고. ‘얘가 언

니, 오빠를 잃었는데 내가 여기서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한 학기를 참았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아이들만의 방식으로 애도하기

친구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일상을 공유

하고 소통함.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

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서 친구들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

다고 진술하 다. 청소년은 곁에 없는 친구들

과 여 히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지된 번호로 연락하거나 주인 없

는 SNS에 을 남겼으며, 추모공원이나 장례

식장을 자주 방문하는 모습을 보 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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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떠난 아이들과 함께 있던 기억들이 생

생하잖아요? 항상 그 친구하고 꼭 뭐든 했

는데... 혼자 돌아다니기가 무 어렵고, 나

가서 가다보면 그 친구하고 했던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어떻게 표 해야 될지 모

르더라구요. 그리고 특히 즐거운 날 크리

스마스나 친구 생일이나 발 타인데이 이

런 날들에, 특히 여학생들은 그런 기념일

에 함께 나 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에 해서 (죽은)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싶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 내담자가 그 친구 핸드폰으로

계속 문자를 보낸 거 요. 오늘 크리스마

스에 같이 뭐 하면 좋았을 텐데 네가 없어

내 마음이 이 다. 그런 식으로 표 을 하

더라구요. (연구참여자 1)

메신 에 죽은 친구들이 아직 떠있으니

깐. 그냥 답도 없는 카톡 메시지를 친구들

한테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이런 아이들

이 무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나 계속 오

늘도 카톡을 보냈다 문자를 보냈다. 안산

지역 아이들은 어떻게든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페이스북 들

어가 보고, SNS 많이 하니까. 그래서 거기

다가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뭐 어디

학교 군데 꼭 살아 돌아와 이런 거 남겨

놓고. SNS에. 메신 막 애들 막 그냥 막

보내보고. 비행청소년이든 아니든 카톡 보

내는 건 무 많았구요. 한테 막 보여줘

요, 얘라고. 그러냐고 도 사진 같이 보

고. 같이 찍었던 사진도 상담실에 와서 보

여주고... (연구참여자 7)

친구들이 많으니까 한 달에도 한두 번

씩 죽은 아이들의 생일들이 돌아온 요.

그러면 그 생일에 살아있는 친구들이 카톡

으로 생일을 맞은 먼 간 아이에 한 이

야기를 나 다는 거죠. 그런 때의 화가

쓸쓸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하더라구요. ...

아이들이 시험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 장

례식장도 많이 가고, 추모공원에도 많이

가고... (연구참여자 5)

친구의 빈자리를 신함.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

이 살아 있었을 때 친구들이 했던 아들, 딸,

오빠의 역할을 신 해나가며 그 자리를 메워

나가면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보고되었다.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니깐, 서로 돕고

싶어 했어요. 죽은 친구들과 친했으니까

그 부모며 가족을 다 알잖아요? 그들이 얼

마나 아 하고, 어떻게 아 하고, 어떻게

힘이 되어 줘야 하는지 아이들은 방 알

잖아요? 아이들이 친구의 부모님들에게 자

신들이 딸이 되어 주겠다, 내가 아들이 되

어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은 친구의 부모를 자기가 찾아가 로해

주고 싶어 했어요. (연구참여자 1)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던 (학교) 오빠

가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된 거에요. 그 자

리를 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굉장

히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어요. 2학기

가 시작되면서 그 오빠만큼은 아니지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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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친구들이 그 아이 에서 지지체계가

되어서 챙겨줬나 요. 그 다음부터는 좀

안정을 찾더라고요. 지지체계가 되게 요

했어요. 빈 공간을 군가가 메워주면 그

자리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더라고요. (연

구참여자 3)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고 있다는 연

의 힘.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

구를 잃은 청소년들에게 ‘연 의 힘’이 집단의

치료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연

구참여자들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통해서 자기를

표 하고, 나만 아 게 아니고, 우리 아직 다

같이 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친구를 잃은 상실의 슬픔과 아픔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고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이 조 씩 치유될 거라고 믿고 있었

다.

세월호 사건 200일 추모 기념행사가 있

었어요. 애들이 거기를 갔다 와서 훨씬

로를 많이 받더라고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우리는 함께 나 수 있고, 그게 그

냥 슬픔으로 나 는 게 아니라 나름 즐거

운 마음으로 나 수도 있고. 이런 경험하

고 나서 애들이 되게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깐 같은 아픔을 가진 아이들을 모아

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자기가 표 을 하고 나만 아직도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아직 다 같이 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연구참여자

1)

명 도 그 고 크리스마스 날, 죽은 친

구들과 함께 만나고 싶은 그런 날들이 오

면 다시 재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부분의 애들이 추모공원을 가요. 삼

삼오오 이 게 짝을 지어서... 추모공원은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그럴 때 좀 함

께 모여서 좀 나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재경험을 하더라도 각자 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장소라던지? 이런 배려라던

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아이들이 그럴 때

재경험을 하면서 조 치유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

어요. (연구참여자 1)

우리가 겪은 아픔, 이런 것에 한, 우

리 세 , 우리 안산, 이 세 가 겪는 아픔.

그래서 결속력이 강해지는 것도 봤고... (연

구참여자 7)

하나는 안산시에서 개최되는 추모행사...

아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

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기념물 같은 거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연구참여자 9)

논 의

본 연구는 세월호 재난 기상담에 참여한

상담자들의 보고를 통해 세월호 재난으로 친

구를 잃은 청소년들의 외상경험을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 결과, 상담자들이 보고하는 친구

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 특성은 ‘신체’,

‘정서’, ‘인지 학업’, ‘행동 인 계’ 4

가지 차원의 13개 범주, 29개의 의미내용이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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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

의 외상경험에서 신체차원은 ‘심 고통이 신

체증상으로 나타남’, ‘환시와 환청 등 지각 이

상을 경험’ 2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청소년

들은 감내하기 어려운 심 고통을 경험하면

서 특히 세월호 재난 기에 소화기 계통질환,

체 감소, 수면의 질의 감소 등 신체증상이

발 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한 희생자

유가족과 가까운 학생들 환청과 환시

등의 지각 이상을 경험하는 상이 있었으며,

이는 외상경험을 한 사람은 메스꺼움, 기증,

가슴통증, 피로, 체 의 증감 등의 신체화 증

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되

고 있다(신재호 외, 2008; Briere & Runtz, 1988;

Walling et al., 1994; Wang et al., 2000).

둘째,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

의 외상경험에서 정서차원은 ‘격해져 가는 슬

픔과 분노’, ‘불안과 무서움, 우울’, ‘미안함과

죄책감’ 3가지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세월호

재난 기에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은 극심한

불안을 경험했으며, 시간이 꽤 흐른 뒤에도

혼자 잠을 자지 못하거나 죽은 친구들이 계속

나오는 꿈을 꾸게 되어 불안과 두려움을 많이

느 다고 보고하 다. 청소년들은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우울해 했으며, 특히나 가족

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청소년들은 세월호

충격에 한 완충망이 없어 더 우울하고 힘들

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자신들은

정작 친구들이 죽었는데도 수면, 식사 등과

같은 기본 인 욕구를 느끼는 것에 해 미안

해했으며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낄 때가 있으

면 곧 희생자들이 떠올라 죄의식을 느 으며,

자신의 행복과 미래를 생각하는 것조차 무척

죄스러워했다. 특히 평소에 희생자와 계가

좋지 않았던 청소년들은 더 큰 죄책감에 시달

렸다고 연구참여자들은 보고하 다.

안산지역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한 손승희

(2014)의 연구에서도 세월호 사건 이후 그 지

역의 많은 학생들이 친구 상실로 인한 슬픔과

분노감을 보고하고 있다. 한 본 연구를 통

해 나타난 이러한 증상들은 외상을 경험한 이

후에 나타나는 슬픔, 두려움, 무력감, 공포, 분

노, 수치심 반응을 보고하는 외상 후 스트

스 련 연구들과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Brewin, Andrews, & Rose, 2000; Hathaway, Boals,

& Banks, 2010; Orth, Cahill, Foa, & Maercker,

2008). 국에서 지진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재

난 이후 9개월 이후에도 불안, 신체화, 우울과

같은 스트 스를 보고하며, 재난발생 3개월

이후의 삶의 질이 9개월 이후의 심리 부

응에 한 강력한 측인자가 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Wang et al., 2000)를 고려했을 때, 친

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재난 직후부터 1년이

지난 시 까지 정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

다는 연구참여자들의 보고는 이러한 청소년들

이 외상 후 스트 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한 조사와 한 심리 개

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

의 외상경험에서 인지 학업차원은 ‘사람들

도 싫어지고 학교 다니기도 싫어짐’, ‘세상에

해 불신과 부정 인 시선’, ‘자신에 한 부

정 신념’, ‘인지기능의 하와 학업의 단’

4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친구를 잃은 청소

년들은 친구를 잃어 힘들어 하는 자신들과는

달리, 일상을 회복한 지역사회의 분 기와

래의 모습에 거리감이 느껴져, 사람도 싫고

학교 다니기도 싫다고 하 다. 청소년들은 세

월호 재난의 처과정을 지켜보면서 국가와

어른들에 한 불신이 증가하 으며 친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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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력감을 크게 느 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

상은 선하고 우호 이며 의미 있는 곳이며,

나 자신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신념 등에 변

화를 겪는다는 선행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한

다(조용래, 2012; Janoff-Bulman, 1991). 외상을

경험한 후 이러한 자신, 타인, 세상에 해 부

정 신념을 갖게 되면 외상 후 스트 스 장

애의 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주혜선, 안 의, 2008; Ehlers & Clark,

2000). 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은 친구의

죽음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보고하 는데 이러한 결과

는 Moser, Hajcak, Simons와 Foa(2007)의 연구에

서 외상 후 자기 자신에 한 부정 신념을

경험한다는 보고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한 청소년들은 재난 기에는 단순한 인

지기능을 요구하는 작업도 수행 할 수 없었으

며, 집 력과 기억력의 하로 학업수행에 어

려움과 입실패를 겪는 경우도 많았으며 삶

에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삶에 회의를 느끼고

결국에는 학업 진로계획에 한 도포기

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즉, 무기력

으로 이어지는 자신에 한 부정 인 신념과

세상에 한 불신은 정 으로 삶을 살아내

는 힘과 삶의 목표를 잃게 만들고 동시에 학

생에게 주어진 기본 인 학업의 유지도 힘들

게 하 다.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의 학업 단

이나 학업수행의 부진은 청소년의 장래의 삶

과 심리사회 응에 향을 주기 때문에 친

구를 잃은 청소년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해 더욱 많은 심과 지원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넷째,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

의 외상경험에서 행동 인 계차원은 ‘슬

픔과 상실에 응하는 방식’, ‘외 화 행동문

제’, ‘ 래 계 어려움’ ‘아이들만의 방식으로

애도하기’ 4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친구를

잃은 상실에 한 아픔으로 어떤 청소년은 죽

은 친구를 떠올리는 상황을 아 피해 죽은

친구와 어린 시 부터 함께 했던 동네를 떠나

이사나 유학을 간 청소년들도 있었다. 속으로

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었지만

청소년들은 친구를 잃은 상실의 아픔과 고통

을 잘 표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욱 아무 지

않은 듯이 행동했으며, 친한 친구들끼리도 세

월호에 해서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 경

향이 있었다. 학교에 재학 인 청소년의 경

우 상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이런 도움을 거부하고 혼자 감당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어떤 청소년은

죽은 친구를 떠올리게 되는 분향소 근처의 상

담시설을 찾아오는 것조차 힘들어 했다. 슬픔

감정이 올라올 때에는 음악을 듣거나 스마트

폰을 보는 등 아픔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 고,

상담이 종결되려는 시 에 와서야 자신의 속

마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듯 일상생활에서 아무 지 않게 행동하는 이

유가 슬픔을 표 하고 애도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참여자들은 보고했다.

이러한 행동은 청소년기 가족보다도 더 긴

한 유 를 유지하며 오랜 시간 함께 해 온 친

구를 잃은 슬픔을 마주하 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고 자신을 보

호하고자 하는 방어 인 태도에서 비롯될 수

도 있으며 유가족에 비해 작게 느껴지는 자신

의 슬픔을 드러낼 수 없어 억 르는 것과도

련이 있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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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죽음이라는 외상 사건에서 자신의 분노,

고통, 혼돈스러움 등의 감정을 성인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표 하기 어려워하며 일부 청소년

들은 래 친구의 죽음에 처할 수 있는 효

과 인 애도 방법에 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이승연,

2007; Noppe & Noppe, 2004).

한 극심한 심리 충격이 게임 독이나

심각한 흡연문제로 이어지는 청소년들도 있었

다. 한 어떤 청소년들은 스트 스로 잠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등의 행동으로 자신

의 몸을 돌보지 않고 혹사시켰으며, 어떤 청

소년들은 비행, 가출과 자살시도라는 극단

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

년기에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알콜

독, 자살사고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한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확인된다(우재희

2014; Everstine & Everstine, 1993; Waldrop et al.,

2007).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험행동이 친구의 죽음에 한 죄책감과 충격

으로 인한 자기처벌 행동에서 비롯될 수 있

다고 보고하 으며, 이는 어떤 문제에 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해 죄책감을

느끼고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의 책임을 자신

에게로 돌려 스스로 처벌한다는 양심에 한

기존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최종천,

2012; Nietzsche, 1887/2009). 한 청소년들은

다시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래

들을 사귀지 않았으며 학교에서 아이들과 세

월호와 련된 이야기들로 서로 불화와 갈등

이 생겨 서로 계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언제든 상치 못

한 사건으로 다시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

려움에 의미 있는 계에 한 개념이 깨지고,

래 계에 회의 인 태도를 보이며 사람과

사회 상황을 회피하거나 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안 의, 2005; 채정호,

2004; Hawks, Blumental, Feldner, Leen-feldner, &

Jones, 2011)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연

구참여자들의 보고를 토 로 했을 때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신체, 정서, 인지 학업차원

의 경험은 일상 슬픔의 수 을 넘어서 외상

후 스트 스 증상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

그러나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은 아직도 마

음속에서 친구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정지된

번호로 문자를 남기거나 주인 없는 SNS에

을 남기며 여 히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친구

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었다. 청소

년들이 죽은 친구의 SNS에 을 남기는 이유

는 비록 답장은 오지 않는 일방 인 소통이지

만 자신의 마음을 표 하면서 슬픔을 분출하

고 죽은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을 얻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죽은 친구들의 아들, 딸, 오

빠, 선배의 자리를 신 메워 나가며 자신들

만의 방식으로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고 서로

로하며 보듬어 주고 있었다.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은 소 한 사람을 잃은 것에 한 슬

픔을 극복하기 해 죽은 이를 빨리 잊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상처를 가진 친구들끼리 심

고통을 나 고, 서로 로하고 보듬어 가며

삶 속에서 죽은 친구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

가고 있었다. 이것이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죽은 친구들을 애도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가게 해주는 아이들만의 애도의 방

법이었다.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연

의 힘‘이 이들에 한 치유방법이 될 수 있

음을 연구결과는 시사한다(이동훈, 신지 , 김

유진, 2015). 따라서 추모행사나 기념제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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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친구를 잃은 상실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표 하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 으로써 비슷

한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나만 아 게 아니

고, 우리 아직 다 같이 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서로 로하고 보듬을 수

있을 때 청소년들이 조 씩 치유될 수 있다고

제안하 다.

청소년들은 친구를 잃은 심 고통으로 신

체화 증상과 정서 고통을 경험하고, 세상과

사람에 해 불신하고,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험행동을 통해 친구를 잃은 고통을 덜고자

하거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회피하

는 경향이 있지만, 한편으로 친구를 잃은 아

픔에 동질감을 느끼는 상과는 심리 으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 아픔을 나 며 회복해가

는 과정도 거쳐 나가고 있었다. 세월호 사건

으로 친구를 잃었다는 공통된 아픔을 가진 청

소년들이 서로 슬픔을 표 하며 이를 통해

안과 안정을 느끼는 모습은 래의 역할이 외

상을 경험한 청소년에게 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제시해주고

있다. 이는 사회 상황에서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에게 래 계의 질이 불안의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강민지, 김 웅, 2008; Bukowski & Hoza, 1989).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학교 안과

밖에서 같은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청소년들

을 상으로 래집단상담 로그램을 운 을

통하여 자신의 아픔을 표 하고, 서로 지지와

격려를 할 수 있게 해 으로써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치유와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인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재난 후 정신건강 서비

스를 받기에 자연스럽고 근하기 쉬운 환경

이며(Pfefferbaum et al., 2003),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

므로 학교 심으로 재난에 한 효과 인

처 략들을 가르치고, 지지 계를 강화해주며,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을 돕는 심리 개입이

바람직하고 수월할 수 있다(Heath, Ryan, Dean,

& Bingham, 2007).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시기에 재난을 겪을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Suomalainen, Haravuori,

Berg, Kiviruusu, & Marttunen, 2011), 재난 이

의 가족간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Freedman,

Brandes, Peri, & Shalev, 1999), 래와의 어려움

이 있을수록(Terranova, Boxer, & Morris, 2009)

재난 후 외상 후 스트 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반면, 정서 지능,

조 능력, 정 정성, 희망과 같은 개인

요인, 사회 지지자원과 같은 환경요인은

외상 후 회복력과 응력을 높이는데 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한

태 , 2005; Bates, 2005; Hunt & Evans, 2004;

Terranova, Boxer, & Morris, 2009). 본 연구는 세

월호 재난의 최 피해지역인 안산에 거주하

는 재난의 간 피해자이며, 갑작스럽게 친구

를 잃은 직 피해자인 청소년을 상담해온 상

담자들을 통해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신체,

정서, 인지 학업, 행동 인 계 차원에

서 외상경험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

가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험요인들과

보호요인들을 확인하고 한 심리 개입을

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과 추후연구에 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은 가

족과 학교교사들에게서도 찰될 수 있기 때

문에 부모나 학교교사를 상으로 연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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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될 수도 있지만, 친구를 잃은 슬픔으로 상

담을 받은 청소년을 확인하여 부모나 교사에

게 연구를 한 면담을 제안하는 것이 상담윤

리나 연구윤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단

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보고만을 심으

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상담에 참여한 연

구참여자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심리 인

충격이 큰 것으로 1차 분류된 학생들을 우선

으로 만난데다가 외상경험에 한 탐색과

상담개입에 있어서 부모나 교사보다 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

경험을 탐색하는데 그들의 경험이 보다 신뢰

로울수 있다고 단하 다. 그러나 후속연구

에서는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에

해 부모나 교사의 찰정보를 추가한다면 이

를 통해 질 연구에서 요시하는 자료의 다

원화의 삼각검증(triangulation)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세월호 재난 기상담에 투입되는 시

에 연구참여자들은 3년에서 20년 사이의 다

양한 상담경력을 갖고 있었으며 과거 자살

방 교육을 제외하고는 재난이나 외상 련

문교육을 받아 본 이 거의 없는 편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고등학교 기개입 장에

투입되어 범부처심리지원단이 제공하는 외상,

애도, PTSD 등에 한 교육을 받아 가며 이를

상담에 용하 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보고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재난이나

외상 련 문가들의 경험과는 다를 수 있다.

한 본 연구결과가 연구참여자들이 공통 으

로 언 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내용분석을 하

지만 개별 상담자의 문성에 따라 청소년

의 외상경험을 상담과정에서 인식하고 면담과

정에서 표 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상담경력과의 련성을 밝히기

는 어렵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재난 기개입

에 있어서의 상담자의 경력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도 상담성과 분석에 의

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한, 재난 기개

입에 투입되어 상담을 시작해 온 시 과 인터

뷰를 진행한 시 이 다른데서 오는 연구참여

자의 인식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연구참

여자들 부분이 안산지역 거주자 고 같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세월호 재난 희생자 기

때문에 상담과정에서 청소년의 외상경험에

한 인식이 더 컷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고

려해야 할 은 안산의 지역 특성이다. 안

산지역의 경우 두 개 학군이 있는데 부분의

학생들은 한 학군 내에서 ․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들

이 서로 알고 지낸다. 세월호 재난을 경험한

단원고가 속해 있는 학군의 학생들이 다른 학

군에 비해 외상경험 정도가 심각하고 그에 따

른 심리 어려움을 오랫동안 호소하는 한편

타학군 학생들은 상 으로 심리 향이

크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일 수 있다. 이러

한 특성 때문에 단원고가 속해 있는 학군의

학생들은 타학군의 학생들이 세월호 재난에

해 자신들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

며 더욱 큰 거리감과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안산의 지역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외상경험 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담을 받은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정 변화나, 외상회복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상담 요인에 한 분석은 이루어지

지 못했다.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고 학

교를 자퇴를 했던 청소년이 세월호 재난이 발

생하고 1년이 지난 뒤, 스스로 상담센터에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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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상담을 받고 검정고시 지원 로그램에

참여해 학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재난 기상담의 특성 상 통 인

심리상담처럼 상담이 장기로 진행되지 않고

단기 기개입 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

담종결 사례들을 연구자들이 면담과정에서 확

인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가 친

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의 기반응

증상에만 주로 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후

속연구에서는 재난을 경험한 후 응 으로

처한 청소년이나 상담이 성공 으로 종결한

사례를 확인하여 외상회복에 정 인 변화를

미치는 상담요인에 한 분석을 시도해 볼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명확한 외상 후 스

트 스 진단 기 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증상

을 임상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지는 않았다.

진단기 을 활용하여 외상 후 경험을 측정하

고 이를 토 로 외상경험에 한 개인차

집단 간 비교를 통하여 심리 험요인과 보

호요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재난

피해자들을 상으로 외상을 경험한 후 어떠

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한 종단연구가 이루

어진다면 심리지원 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가 피해자 가족

형제, 자매, 생존자의 외상경험을 탐색하고 이

를 기반으로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좋

은 기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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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Counselor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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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qualitatively to explore traumatic experience of adolescents losing their

friends from the Sewol ferry disaster, based on counselors’ reports participated in crisis counseling and

intervention at middle and high schools near Dan-won high school for about 5 - 12 months after the

disaster. Interview data were collected by one-time focus group interview and a couple of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by content analysis procedures of Krippendorff(2003).

The results were classified by 4 dimensions ( ‘physical’, ‘psychological’, ‘cognitive and academic’, and

‘behavioral and relational’ aspects), 13 categories, and 29 meaning cont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were presented.

Key words : Sewol ferry disaster, traumatic experiences, adolescents, loss of friend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counselor's re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