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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한 심리사회 응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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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결혼 여성 자녀들에 한 연구가 미비한 실에서 그들의 심리사회 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탐색함으로써, 건강한 한국인으로서 응 삶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이나 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첫째, 국제결혼 여성자녀의 심리사

회 응실태가 어떠한지 알아보고, 둘째, 그들의 심리사회 응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

인이 무엇인지를 악하고, 보호요인 각각이 심리사회 응에 향을 미치는 상 요

도를 알아보았다. 경기도 등학교에 재학 인 국제결혼 여성자녀를 상으로 개별면 과

자기보고식 기입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으며, 이들의 심리사회 응실태를 알아보기

해 t-검증과 변량분석을 사용하 으며,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보호요인의 요인구조를 악

하 으며, 다회귀분석을 통해 각 요인들의 상 향력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첫째,

국제결혼 여성자녀의 성별, 학년수 , 어머니 국 , 생활수 에 따라 심리사회 응에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국제결혼 여성자녀의 심리사회 응의 보호요인은 문화

련 요인, 가족 련 요인, 친구 련 요인, 주변인도움 요인, 신앙 련 요인, 학교 련 요인, 교

사 련 요인의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셋째, 국제결혼 여성자녀의 심리사회 응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은 친구 련 요인, 학교 련 요인 가족 련 요인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국제결혼 여성자녀의 심리, 정서 특성을 고려한 로그램

을 개발하고, 국제결혼자녀 지원 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하 다.

주제어 : 국제결혼 자녀, 보호요인, 심리사회 응, 내재화 문제, 외 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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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8.4%에서 2004년 11.4%, 2005년 13.6%

까지 증가하 으며, 2005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43,121건으로 2004년 35,447건에 비해 21.6%

증가했다. 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과의 혼인이 72.3%이며 나머지 27.7%는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한국인 남성

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세 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는 주로 한국 여성이

미국, 일본, 호주 같은 이른바 선진국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한국 남성

이 국, 필리핀, 베트남, 몽고 등과 같은 이

른바 후진국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6). 이러한 추

세는 쉽게 역 될 것 같지 않다. 이제 한국사

회도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의 소수민족

집단이 생성되어 자리 잡기 시작하 으며 앞

으로 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상

을 타개하기 해 외국인 노동자를 거 받아

들일 경우 국제결혼은 더욱 증가될 것이기 때

문이다.

국제결혼의 증가는 이에 따른 문제 도 수

반한다. 우리가 외국의 지문화에 이방인으

로 편입되면 문화충격(Oberg, 1960)을 겪는 것

과 같이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살고 있

는 외국인 여성들 역시 문화충격 속에서 때로

는 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을 겪으며

한국사회에 응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들은 가족이라는 사 공간에 편

입되면서 의사소통의 문제와 가부장 가족문

화에 한 부 응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힘들

게 산다.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부족하기 때

문에 가족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한국문

화를 배울 기회도 부족한 것이 실이다. 외

국인 여성들은 남편과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으로 의존하는 존재이며 여러 가지 이유

로 외출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

기간이 길어진다 해도 한국사회에 응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심리 , 정서 기를 겪

게 된다(Ha Minh Thanh, 2005). 한 한국의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과정이나

결혼생활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면 국제결혼에

한 이해와 평등한 부부 계 건강한 부모

역할에 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문

화와 언어가 다른 사회에서 성장한 아내를 이

해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남편들은 부인을 일

방 으로 단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배

려도 약하다. 이러한 문화충격의 향은 국제

결혼으로 탄생하는 2세까지 연결되는 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어머니의 부 응은 자

녀의 심리사회 응에 향을 미친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치 과 생활태도가 각각 다른 이 문화 속

에서 성장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돈을 경험하

게 된다. 그들은 성장과정에서 사회와 가정에

서 경험하게 되는 생활이 각각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체성과 가치 의 혼돈을 겪게 된다.

그들은 태생 으로 언어, 풍습 등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난다. 부모와의

문제로부터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이미 안

고 출발하는 것이다. 특히, 부모의 이 언어

사용으로 인해 한 언어습득이 되지 않거

나 언어습득 지체 상이 자주 언 되고 있으

며(임경혜, 2004), 이와 함께 외국인 어머니에

한 사회 편견으로 인해 정신 인 고통을

겪고 있다. 한 일부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경우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고 피부색이 다

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이나 소외 상이 심각하

다. 때로는 발달장애나 학습장애 등의 어려움

을 겪고 있으나 정확한 악조차 제 로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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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질 인 지원책도 없는 형편이다. 더군다

나 배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 사회에

서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단지 혼 이라는 이

유만으로 남들에게 차별 우를 받게 될 우려

가 있다(강신임, 1999).

이 게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이 심리사회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더 증가하지만

국가 심은 미흡한 상태이고, 기존의 연구

들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심리사회 응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에 한 연

구가 미비한 실에서 특히, 국내 남성과 결

혼을 한 외국여성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들에 한 부 응이 두

되고 있는 실을 감안하여 이들의 심리사회

응 실태를 악하고, 심리사회 응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함으

로써, 이들이 건강한 한국인으로서 응 삶

을 살도록 정책이나 로그램계획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심리사회 응과 보호요인

심리사회 응에 한 이론 , 경험 작

업들은 심리 , 사회 , 학업 인 발달 역을

포 으로 포함시킬 필요성에 해서 논의하

고 있다(Rutter, 1979). 심리사회 응 자체가

상황과 개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악해야

하는 개념이므로 아동기의 요한 생활 역인

학교와 가정에서의 응을 살펴보는 것이 유

용하다. 학령기 아동기에게 특히 학교에서의

응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요한 향을

주는 요소이다. 학교생활에 정 인 태도를

가지고 바람직한 사회 , 정서 행동을 보이

는 것은 이후 청소년기까지 연결되는 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 응을 논의하

는데 가장 리 사용되며 타당도가 높은 것이

Achenbach(1991)의 아동행동 평가척도(CBCL)를

통한 문제행동 개념이다. Achenbach는 개인이

건 한 응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때 여러 가

지 문제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하 으며, 문제

행동을 두 개의 차원 즉, 내재화 문제와 외

화 문제로 구별하 다.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s)는 문제의 특성이 내면 이고 심리

인 성격을 띠는 행동으로 우울, 불안, 축 등

의 문제를 말한다. 외 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s)는 심리 인 어려움이 타인이 쉽게

볼 수 있는 행 로서 표 되는 것으로 공격성,

비행과 같은 행동들이다(Mash & Barkely, 2001).

오경자 등(1991)은 CBCL의 타당화 연구를 통

해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보이는 문

제행동을 과잉행동, 불안행동, 축행동, 공격

행동, 미성숙행동으로 보고하 다. CBCL은 이

후 국내의 많은 연구들(유 창, 1999; 오승환,

2000; 노 숙, 2002; 노필순, 2005)에서 아동ㆍ

청소년의 부 응행동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

사회 응은 Achenbach(1991)가 정의한 하

변인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부

응 행동으로서 내재화 문제와 외 화 문제

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내재화 문제는 사

회 축, 우울ㆍ불안을 외 화 문제로는 비

행, 공격성을 선정하 다. 내재화 문제인 사회

축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

나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는 등의 행동성향을

말하는 것이며, 우울ㆍ불안은 불안이나 긴장,

조, 걱정과 련되어 나타나는 행동으로 이

러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래집단과 잘 어

울리지 못하거나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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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반면 외 화행동의 하

나인 공격성은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때리

는 등의 공격 행동성향이며, 비행행동은 거

짓말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 단순비행성

향이나 가출, 거짓말, 무단결석, 패싸움 등의

비행행동을 말한다.

기존의 연구들(Alpern & Lyons-Ruth, 1993;

Duncan & Brooks-Gunn, 1997; Mayer, 1997)에서

밝 진 아동 청소년의 심리사회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빈곤, 가족 련요인,

사회 지지를 들고 있다. 빈곤가정에서 성장

하는 아동 청소년들은 경제 자원의 부족으

로 인한 어려움이나 좌 뿐 아니라 가족 내

의 부정 사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우

울, 래 계문제, 품행문제 등의 심리사회

응에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주요 정신장애로 진단받을

확률이 조군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stello, Angold, Burns, Stangl,

Tweed, Erkanli, & Worthman, 1996). 이 듯 빈

곤이 아동ㆍ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응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ㆍ청소년기 응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은 가족 련 요인들이다. 부모의 우

울증, 음주, 약물남용, 그리고 아동학 방

임 등의 문제는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며(Straus, Gelles, & Steinmetz,

1980; Kadushin & Martin, 1981; Alpern & Lyons-

Ruth, 1993), 이로 인한 부정 경험에의 노출

이 아동 청소년의 부 응에 요한 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 지지 역시 아동ㆍ청소년의 응에

요한 향을 미친다. 가족의 도움이나 신앙

등의 지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심리 어려움과

행동 문제의 측에 요한 향을 미친다

고 하 다. 인 계 기술, 높은 자아존 감

등의 개인 특성도 응에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알려져 있다(Luthar, 1991; Cowen, Work

& Wyman, 1997).

한편 아동․청소년의 부 응이나 문제행동

을 탐색한 연구들(Hawkins, Arthur & Cartalano,

1995)은 이들의 문제행동을 측할 수 있게

하는 변인들을 험요인으로 명명하고 방

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아

동 청소년의 심리사회 부 응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험요인과 그 부정 향을 완

화시키는 보호요인의 두 가지로 나 어 논의

하고 있다. 이들 험요인과 보호요인은 동일

한 열악한 환경에서 응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요한 변인으로, 특히 최근에는 취

약한 환경의 부정 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에 많은 연구자들의 심이 집 되고

있다(Jessor, 1991; Luthar, 1991).

험요인과 아동 청소년 문제행동의 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체로 험요인과 문제행동

에 정 인 상 이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박

선, 1998). 그러나 험상황에서 어떤 아동들

은 부 응 증상을 보이는 반면, 다른 아동

들은 정상 인 발달을 보이는데 심을 가지

고 이에 해 연구하기 시작한 결과, 이러한

정상 인 발달을 유도하는 요인을 보호요인이

라고 규정하 다(Rutter, 1979; Garmezy, 1985).

보호요인은 험요인의 개념에서 생되어

리 사용되고 있으나 보호요인의 개념에

해서는 험요인만큼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보호요인은 문제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 인 변인인 동시에

험요인과 문제행동간의 계를 조 하는 역

할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이란 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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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부정 인 향력을 완화시켜 결과

으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

는 요인을 말한다(Rutter, 1979; Garmezy, 1985;

Compas, Hinden & Gerhardt, 1995).

Gore와 Eckenrode(1996)는 보호요인을 개인

요인과 환경 자원으로 구분하 다. 개인

요인은 신체 건강상태나 성격, 자존감, 사회

환경과 하게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이며,

환경 자원은 지지 인 사회 계를 갖는

지역사회와의 유 를 말한다. 이와 유사하게

Carr(1999) 한 청소년의 품행문제를 제어하는

보호요인을 개인 요인과 맥락 요인으로

구분하 다. 개인 보호요인은 높은 지능과

문제해결 기술, 유순한 성격, 높은 자아 존

감, 내 통제소재, 높은 자아 효능감과 같은

응 인 신념, 신체 인 건강, 낙 인 귀인

양식, 성숙한 방어기제, 기능 처 략 등이

다. 맥락 보호요인은 치료체제요인, 가족체

제요인, 부모요인, 사회체제요인으로 세분하

다. 치료체제요인은 가족이 문제가 있음을 받

아들이고, 문제해결에 참여하고, 가족이 유사

한 문제에 처한 경험이 있으며 치료를 공식

화하고 치료계획을 수용하며 련 문가 간

력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족체제요

인에는 안정 인 부모-아동 애착, 권 있는 양

육, 분명한 가족의사소통, 유연한 가족조직화,

높은 부부만족도가 포함된다. 부모요인으로는

부모의 건강한 응, 부모의 내 귀인, 부모

의 높은 자기 효능감, 부모의 높은 자기 존

감, 성숙한 방어기제를 들 수 있다. 사회제체

요인으로는 사회 지지망, 낮은 가족스트 스,

정 인 교육 배치, 높은 사회경제 지

등이 요하다(김성이, 2002).

Bogenschneider(1996)는 보호요인을 좀 더 세

분하여 개인, 가족, 래, 학교, 지역사회의 다

섯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개인측면에

서의 보호요소는 문제해결기술과 지 능력,

자아 존 감, 자기 효능감, 개인의 책임감과

종교생활 등이고, 가족측면에서는 어도 한

사람과 한 계를 맺고 있으면 보호요인

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래측면에서는

가까운 친구가 있는 경우, 학교측면에서는

정 인 학교경험이 청소년 발달에 향을 미

치는 보호요인이라고 하 다. 한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지지 인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

고, 가정과 학교, 다른 사회기 과의 유 계

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이 연구결

과 보호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문제행동이 게 나타났으며 보호요인이 문제

행동과 험요인사이의 계를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험에 처한 모든 아동들에게 특정한 특성

이 항상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떠

한 상황에서도 항상 보호 인 역할만하는 변

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보호요인의

작용은 개인내 , 환경 는 특정한 상황에

서 작용하는 변인들의 상호작용이다(Hernandez,

1993).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험요

인은 아동의 부 응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보호요인은 이러한 험요

인에도 불구하고 부 응 유발가능성을 감소시

켜주는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연구문제

우리사회는 이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

입하고 있다. 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의 부분은 경제 으로 열악한

개발국가의 여성들이 한국의 소득층, 특

히 농 의 남성들과 결혼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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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체 결혼의 13.6%, 그 가운데 농어 남

성의 35.9%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있다

(통계청, 2006). 이는 한국사회의 국제화 여

와 지역 간 성비의 불균형 결혼 수 의 불

균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제결혼

의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는 외

국인 여성뿐 만 아니라 이들의 배우자인 한국

인 남편과 자녀, 이들의 가족 모두가 겪는 어

려움이다.

국제결혼 가정의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은

서로의 문화에 한 이해부족과 문화차이로

인한 충돌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언어의

차이 뿐 아니라 부부 계, 가족문화, 인간 계

나아가 지역문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다. 특히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으로 유입된

배우자 여성은 한국의 유교 인 가부장 가

족 계에 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시부

모와의 갈등이나 시집살이의 어려움은 한국인

여성들도 겪는 문제이지만 이들에게는 문화차

이로 인하여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이들 외국

인 여성이 겪는 갈등과 어려움은 고스란히 국

제결혼 여성 가정의 자녀에게 달되어 그들

의 심리사회 응상태에 향을 미치게 된

다. 그러나 국내에 이들 가정에 련된 연구

들은 국제결혼 당사자에 을 맞춰 진행되

고 있을 뿐 그들 가정 자녀에 한 연구는 찾

아보기 힘들다. 우리사회의 심축에서 벗어

나 있는 국제결혼 여성 자녀는 보호받고 존

받아야 할 존재이다. 이들은 아동기의 사회화

를 이루어가는 시기에 다문화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에서 심을 기울여야 할

상이며 한 이들의 응을 돕는다는 에

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된다고 하겠다.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

응행동에 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비행이나

빈곤 등과 련되어 연구되어 왔다. 특히, 부

응과 련된 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밝히는

연구결과(Gottfredson & Hirschi, 1990; 유성경,

1999; 한상철, 2001)도 나오고 있다. 기존의 연

구(이애령, 2003; 오경자 등, 2005; 오승환,

2006)에서는 심리사회 응에 향을 미치

는 변인으로 개인 특성, 가족 련 요인, 사

회환경 련 요인, 학교특성 요인 등이 지

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이 문제행동 방

개입 략에 주는 시사 은 부 응을 유발하게

하는 환경 험요인이 개개인에게 동일한

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다. 즉, 동일한

험요인에 해 개인이 지니고 있는 보호요인

이 어떠한 향을 주느냐에 따라 개인이 험

요인을 지각하고, 해석하고, 이에 반응하는 태

도가 다르므로(Guerra, 1999), 효과 인 문제행

동 방 개입을 해서는 문제행동과 련

된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역동 인 계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제 결혼한 여성

의 자녀에 한 심리사회 응 실태를 개인

, 가족 련, 환경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한 이들이 가정과 학교생활에

응하는데 어떠한 보호요인이 결핍되어 있는

지를 밝히고 이들의 심리사회 응에 향

을 미치는 상 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개인 ,

가족 련 환경 특성에 따른 심리사회

응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

회 응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은 무엇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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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

회 응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각각의

상 향력은 어떠한가?

방 법

연구 상

연구자는 연구의 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몇 가지를 고려하 다. 체 국제결혼 여성

자녀를 표할 수 있는 표집을 하기 해 먼

환경 인 향을 감안한 지역 특성을 고

려하 다. 컨 , 농 지역에 거주하는 국제

결혼 자녀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녀 모두

를 포함하는 연구 상을 표집하 다. 한 국

제결혼 여성의 국 에 따른 심리사회 응

실태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다양

한 어머니 국 을 포함하는 표집을 하고자 하

다.

이러한 표집의 고려 들을 생각하고 국제결

혼 여성 자녀의 황에 한 교육부(2006) 조

사결과를 살펴본 결과, 국제결혼 여성자녀가

국에서 가장 높게 분포하고 있고 환경 인

특성에서 농 과 도시지역을 고루 포함하고

있으며, 부가 으로 다양한 어머니의 국 을

포 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장 합하다고

단된 경기도 지역을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

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

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여성 자녀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 으며, 경기도 교육청의 도움

을 받아 경기도 등학교에 재학 인 국제결

혼 여성자녀 1,151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

학년수 은 등학교 1-3학년을 학년으로,

4-6학년을 고학년으로 구분하 으며, 국가청소

년 원회(2006) 연구에서 기 으로 삼은 어린

이 가정의 생활수 에 한 지각을 통해 상,

, 하 생활집단으로 구분하 따. 연구 상의

인구 통계학 분포는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보호요인 척도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 응에

도움이 되는 보호요인 척도는 이 주(2007)가

제작한 척도를 보완하여 사용하 다. 척도문

항은 “나는 나를 도와주는 선생님이 계시다”,

“나는 학교생활이 재미있다”, “나는 주변에 나

를 도와 친구가 있다” 등의 총 30개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측정방식은 30개 문항의 보호

요인들에 해서 국제결혼 여성자녀들이 어떻

게 생각하는가를 아니다(1 )에서 매우

그 다(5 )의 리커트 척도에 표시하게 하여

측정하 으며, 각 문항의 수를 합산하여

수가 높을수록 보호요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

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914로 높게 나타났다.

응실태 측정도구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 응실태

를 악하기 해 개인 , 가족 련 특성, 환

경 특성에 한 문항으로 측정하 다. 개인

특성은 성별, 학년별( , 고학년)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족 련 특성은 어머니국 으

로 구성하 다. 한 환경 특성은 국제결혼

가정의 생활수 (상, , 하집단)과 지역특성

(도시, 농 )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생활수

은 Likert형 5 척도의 형태를 띤 매우 어

렵다(1 ), 어려운 편이다(2 ), 보통이다(3 ),

잘 산다(4 ) 매우 잘 산다(5 )로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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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매우 어렵다’와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

한 집단을 생활수 하 집단으로 분류하 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집단을 집단, ‘잘

산다’와 ‘매우 잘 산다’라고 응답한 집단을 상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 다. 따라서 국

제결혼 여성 자녀의 응실태를 알아보기

한 문항은 성, 학년, 어머니국 , 생활수

지역특성의 총 5문항이었다.

심리사회 응척도

본 연구에서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

회 응정도를 측정하기 해 한국 청소

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orean Youth Self Report,

K-YSR)를 활용하 으며, K-YSR 가운데 아동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

외한 20개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 다. K-

YSR은 Achenbach(1991)가 청소년들의 심리, 정

서 상태를 평가하기 해 개발한 미국 아

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

List)를 토 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에 합

하도록 수정된 척도이다(오승환, 2000).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제결혼 여성자녀의

심리사회 응척도는 심리사회 응을 크

게 두 가지 하 역으로 구분한 바, 첫째, 내

재화 문제 척도(internalizing problems scale)는 사

회 으로 축된 행동과 우울․불안의 합산

수로 계산하 다. 본 연구에서는 축행동(나

는 혼자있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말을 하지

구분 내용 사례수 비율(%)

개인

특성

성별
남 543 48.1

여 587 51.9

학년수 별
학년(1-3학년) 764 66.9

고학년(4-6학년) 378 33.1

가족 련

특성
모 국 별

필리핀 151 13.4

일본 596 52.8

국 201 17.8

베트남 47 4.2

몽고 20 1.8

기타 115 10.0

환경

특성

지역별
도시(동) 756 66.1

농 (읍,면) 388 33.9

생활수 별

상류층 329 28.8

류층 660 57.8

하류층 152 13.3

합 계 1,151 100.0

표 1. 연구 상의 인구통계학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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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려고 한다 등)과 련된 5개 문항과 우

울․불안(나는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

다, 나는 걱정이 많다 등)과 련된 문항 5개

를 합하여 10개 문항으로 내재화 문제를 측정

하 다. 둘째, 외 화 문제 척도(externalizing

problems scale)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격

인 행동, 싸움, 비행 등 외 화되고 과소 통

제된 행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비행(나는 욕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나는 수업을 빼먹거나

학교에 무단결석을 한다 등)과 련된 문항 5

개와 공격성(나는 남을 못살게 군다, 나는 물

건을 부순다 등)을 측정하는 문항 5개로 총

10개 문항으로 측정하 으며, Likert 3 척도

(1=그 지않다, 2=가끔그 다, 3=자주그 다)

로 구성되었다. 수가 높을수록 심리정서 문

제 행동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가 낮을수록 심리사회 응수 이 높음

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885로 비교 높게 나타났

다.

자료수집 방법 차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경기도에 거주하

는 국제결혼 여성 자녀를 상으로 자료를 수

집하 다. 연구자는 먼 경기도 교육청에 의

뢰하여 국제결혼 여성 자녀( 등학교 재학생)

을 담당하는 장학사에게 조를 의뢰하 다.

경기도 교육청의 조를 얻어 본 연구자가 작

성한 측정도구(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응실태

문항, 보호요인 척도, 심리사회 응척도)와

면 본을 경기도 교육청 산하 모든 등학

교에 조공문과 함께 보냈다.

국제결혼 여성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등

학교에서는 해당 담임선생님이 면 본을

숙지한 후 검사에 한 안내와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 으며, 언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문

항이해도가 낮은 아동(주로 학년)의 경우에

는 담임선생님이 설문문항을 읽어주고 아동이

응답한 내용을 응답지에 기록하 고 검사에

한 이해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주로

고학년)은 스스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응답결과는 경기도 교육청에 온

라인 방식(web hard에 등재)과 우편방식을 통

해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인 , 가족 련 환경

특성에 따른 국제결혼 여성자녀의 심리사회

응에 차이가 있는 가를 확인하기 해 t-검

증과 변량분석을 사용하 다. 한 요인분석

을 통해 보호요인의 요인구조를 밝히고 주성

분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증하 으며, 심리사회 응에 향을 미

치는 보호요인의 상 향력은 어떠한가를

확인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더불어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

응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척도와 심리사

회 응척도에 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Cronbach′α 계수를 사용하 다.

결 과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 응실태

본 연구에서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개인

특성인 성별과 학년수 에 따라 심리사회

응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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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

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성별에 따라 심리사회 응에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본 결과, 심리사회

응의 하 요인인 외 화 문제(비행, 공격)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 아동

의 경우가 여자 아동보다 비행과 공격성이 높

게 나타났다(t=4.30, p<.001).

둘째,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학년수 에 따

라 심리사회 응에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

보기 해 t-검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의 학년 수 에 따라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 응에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 본 결과, 학년 수 에 따라 심리사회

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심리사회 응의 하 요인인 내재

화 문제와 외 화 문제에서도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학년이 학

년에 비해 심리사회 부 응이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일반 으로 아동들의

응행동은 학년에 비해 고학년이 될수록

높아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국제결

혼 여성 자녀의 경우 고학년이 될수록 이해력

부족 등으로 학습부진을 보이며 일상생활과

구분 성별 평균 표 편차 사례수 t

심리

사회

응

내재화 문제

( 축/우울․불안)

남자 1.28 .33 539
-.93

여자 1.30 .33 580

외 화 문제

(비행, 공격성)

남자 1.15 .24 540
4.30***

여자 1.10 .16 583

체
남자 1.21 .25 536

1.27
여자 1.20 .21 576

***p<.001

표 2. 성별에 따른 심리사회 응 차이검증

구분 학년수 별 평균 표 편차 사례 수 t

심리

사회

응

내재화 문제

( 축/ 우울․불안)

학년 1.27 .33 755
-.2.34*

고학년 1.32 .33 376

외 화 문제

(비행, 공격성)

학년 1.11 .21 759
-3.25***

고학년 1.15 .20 376

체
학년 1.19 .23 750

-3.12**
고학년 1.23 .22 374

*p<.05, **p<.01, ***p<.001

표 3. 학년수 에 따른 심리사회 응 차이검증



이 주 /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한 심리사회 응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한 연구

- 93 -

학교생활에서의 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

다.

다음으로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가족 련

특성에 따른 심리사회 응실태를 알아보기

해 가족특성을 어머니국 으로 구분하 다.

어머니 국 에 따른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

리사회 응에서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보

고자 하 다. 먼 어머니 국 을 사례 수가

많은 상 4개의 국가를 심으로 필리핀, 일

본, 국 베트남 국 을 가진 어머니와 함

께 거주하는 자녀의 심리사회 응에 차이

가 있는 가를 알아보기 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결

혼 자녀의 어머니 국 별로 심리사회 응

에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 국

은 자녀의 심리사회 응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국 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 응차이를 세분화하

여 살펴보면, 베트남(M=1.28), 국(M=1.23),

필리핀(M=1.21), 일본(M=1.19)의 순으로 응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동남아 거주 여성 ‘코리안 드림’을 실

하기 해 국내의 농 총각과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가칭 ‘코시안 아동’이 일본 국 어머

니의 아동에 비해 국내 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환경 특성으로 가정의 생활수 과 거주지

지역 특성(도시, 농 )을 선정하 다. 먼 국

제결혼 여성 자녀의 생활수 에 따라 심리사

회 응정도에서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보

기 해 그들의 생활수 을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인 생활수 측정방식을 따

르지 않고 응답자가 아동임을 고려하여 아동

이 이해할 수 있는 합한 방식으로 측정하고

자 하 다. 즉, 일반 인 가정의 월평균 수입

을 측정하여 생활수 을 구분하는 방식을 탈

피하여 아동에게 합한 방식이라고 생각되며,

기존의 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국가청소년

구분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cheffe‘

사후검증

심리

사회

응

내재화 문제

( 축/우울 불안)

어머니 국 .79 3 .266

2.494오차 104.70 980 .107

합계 1740.50 984

외 화 문제

(비행, 공격성)

어머니 국 .34 3 .115

2.791오차 40.58 985 4.120E-02

합계 1283.14 989

체

어머니 국 .55 3 .183

3.553* B<D오차 50.26 974 5.161E-02

합계 1469.35 978

B=일본, D=베트남, *p<.05

표 4. 어머니 국 에 따른 심리사회 응 변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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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2006)의 방식을 사용하 다. 따라서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생활수 을 상 하 집

단으로 구분하여 심리사회 응에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보기 해 일원변량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생활수

에 따른 심리사회 응에 차이가 있는 가

를 알아본 결과, 가정의 생활수 에 따라 심

리사회 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류층 M= 1.18, 류층 M=1.20, 하류층

M=1.28). 한 하 요인인 내재화 문제(상류층

M=1.26, 류층 M=1.28, 하류층 M=1.39)와

외 화 문제(상류층 M=1.12, 류층 M=1.12,

하류층 M= 1.17)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수 이 높은 집단(상

류층)이 낮은 집단(하류층)에 비해 응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다른 환

경 특성인 지역 특성에 따른 심리사회

응에서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보기 해 본

연구에서는 시 지역 읍면과 군 지역에 거

주하는 아동을 농 지역으로 구분하고, 반면

시 지역 읍면이 아닌 동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을 도시지역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 다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거주 지역 특성에 따른

심리사회 응에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보

기 해 t-검증을 실시한 바, 도시와 농 지

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심리사회 응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99,

p>.05). 즉, 농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비해 환경 불리함

에서 오는 응 상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리사회 응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국제결혼 자녀의 심리사회 응에 한

보호요인 척도 타당성을 알아보기 해 문항

의 성 여부를 각 문항의 평균, 표 편차,

범주별 반응빈도와 하 척도 문항들의 문항-

구분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cheffe′

사후검증

심리

사회

응

내재화 문제

( 축/우울․불안)

경제수 2.01 2 1.007

9.444**
A>B

A>C
오차 120.13 1127 .107

합계 1995.62 1130

외 화 문제

(비행,공격성)

경제수 .384 2 .192

4.618**
A>B

A>C
오차 46.971 1131 .042

합계 1472.13 1134

체

경제수 .987 2 .493

9.475***
A>B

A>C
오차 58.312 1120 .052

합계 1686.755 1123

*A=하류층, B= 류층, C=상류층 **p<.01, ***p<.001

표 5. 생활수 에 따른 심리사회 응 변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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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

communality Cronbach α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문항 26

문항 29

문항 30

문항 25

문항 27

문항 28

.717

.695

.693

.677

.588

.567

.542

.498

.571

.486

.493

.468

.733

문항 15

문항 16

문항 17

문항 18

문항 19

.755

.746

.642

.609

.555

.629

.655

.521

.496

.471

.789

문항 11

문항 10

문항 7

문항 8

문항 12

문항 9

.698

.679

.662

.638

.570

.395

.589

.625

.575

.570

.397

.345

.758

문항 24

문항 23

문항 14

문항 13

.708

.636

.597

.465

.646

.531

.506

.540

.682

문항 20

문항 21

문항 22

.840

.814

.655

.773

.751

.598

.754

문항 4

문항 3

문항 5

.832

.825

.505

.800

.787

.477

.746

문항 1

문항 2

.770

.667

.651

.586
.564

아이겐값 7.355 2.335 2.139 1.429 1.153 1.119 1.048

설명량 25.36 8.05 7.38 4.93 3.98 3.86 3.61

설명량 25.36 33.41 40.79 45.72 49.69 53.55 57.16

표 6. 보호요인의 요인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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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간 상 이 문항의 성 여부를 단하

는 기 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

호요인 척도 30개 문항에 해서 주성분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 응을

돕는 보호요인 척도를 5개 차원에서 30개 문

항을 제작한 바, 연구자의 분류가 타당한가를

확인하기 해 미리 요인의 수를 결정하여 입

력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스크리 검사결과

와 고유치(eigen value) 1.0을 기 으로 요인의

수를 결정하 다. 요인 분석 시 직교회 방식

인 베리멕스(Varimax)방식을 사용하 으며 요

인 부하량이 .30미만인 문항, 다른 요인에

한 부하량이 높은 문항, 공통성(communality)값

이 .40미만인 문항을 문항제거기 으로 선정

하여 보호요인 30개 문항을 검토하 다. 그

결과 문항 6번이 공통성 값이 낮고 다른 요인

과의 높은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어 제거한 후

최종 보호요인 29개 문항을 상으로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의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보호요인

에 한 요인분석 결과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요인으로 묶인 문항의 공통 인 내

용을 보면, 다문화 습득기회(문항 25, 26, 27)

와 외국어 학습(문항 28, 29, 30)의 내용으로

축약할 수 있다. 이러한 하 요인들의 공통속

성을 악해 보면 모두 문화 련 요인에 해당

되어 본 연구에서는 문화 련 요인으로 명명

하 다. 제2요인으로 묶인 문항들의 공통속성

을 살펴보면, 정 가족 계(문항 16, 17, 18,

19)와 가족지지(문항 15)의 내용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정 가족 계와 가족지지는 국제결

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 응에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거나 도움을 주는 가족 련 특성이

라고 악되어 가족 련 요인으로 명명하 다.

제 3요인으로 묶인 문항들의 주요 내용은 국

제결혼가정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친구지

지(문항 7, 8, 9)와 원활한 친구 계(문항 10,

11, 12)와 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구 련 요인으로 명명하 다.

제 4요인으로 묶인 문항들의 공통속성을 살

펴보면 주변 주민들의 도움(문항 23, 24)과 주

변 친척 지지(문항 13, 14)로 요약된다. 이들

하 요인들은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주변인

들로부터 겪게 되는 도움과 지지반응을 의미

하는 것으로 악되어 주변인도움 요인으로

명명하 다. 제 5요인으로 묶인 문항들을 살펴

보면 신앙생활(문항 20, 21, 22)과 련된 문항

으로 요약된다. 이 신앙생활의 하 요소는 모

두 종교 활동을 통해 주변인들이 국제결혼 여

성가정의 자녀를 돕거나 험요인을 상쇄시켜

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앙 련 요인으

로 명명하 다. 제 6요인으로 묶인 문항들(문

항 4, 3, 5)의 공통속성은 학교에서의 정

경험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항들의 공통속성을 고려하여 학교 련 요인

으로 명명하 다. 제 7요인으로 묶인 문항들

(문항 1, 2)의 공통속성을 살펴보면 학교에서의

교사지지 반응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 련 요인으로 명명하 다. 이러한 요인분

석 결과를 종합 으로 정리해 보면,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 응을 돕는 보호요

인으로 총 7개 요인이 산출되었다. 즉, 문화

련 요인, 가족 련 요인, 친구 련 요인, 주변

인도움 요인, 신앙 련 요인, 학교 련 요인,

교사 련 요인 총 7개 요인이 해당된다.

보호요인이 심리사회 응에 미치는 상 향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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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응에 도움을 주거나 험요인의

향력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이 무엇인가를 요

인분석을 통해 추출하 다. 앞에서 추출된 7

개의 보호요인들이 각각 국제결혼 여성 자녀

의 심리사회 응에 어떤 향력을 갖는가

를 조사하 다. 즉,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

리사회 응의 보호요인이라고 밝 진 7개

요인들을 상으로 심리사회 응에 향을

미치는 상 향력을 확인하고 하 요인인

내재화 문제, 외 화 문제에 미치는 향력을

확인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먼 ,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인들 간의 상 향

력을 알아보면 <표 7>과 같다.

<표 7>의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내재화 문

제에 향을 미치는 보호 요인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

제결혼 여성 자녀의 내재화 문제( 축 는

우울․불안)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인들의

상 향력을 살펴보면, 친구 련 보호요

인의 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 련 요인, 학교 련 요인의 순

서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변인도움 요인과 문화 련 요인, 신앙 련

요인 교사 련요인은 유의미한 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은 가족, 친구, 학교

등 주변 환경에서 상호작용하게 되는 사람들

과의 정 계 는 경험이 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

응에 보호요인이라고 밝 진 7개 요인들을

상으로 외 화 문제에 향을 미치는 상

향력 크기를 알아보고자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의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외 화 문

제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인들의 상 크

기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내재화 문제와 달리 학교 련 요인의 향력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

족 련 요인과 학교 련 요인의 향력 크기

R=.44 R2=.19 F=37.35***

거변인 언변인(보호요인) B β t

내재화 문제

( 축/우울․불안)

상수 2.226 32.89***

문화 련 요인 .003 .009 .279

가족 련 요인 -.081 -.175 -4.899***

친구 련 요인 -.109 -.226 -6.093***

주변인도움 요인 -.023 -.060 -1.754

신앙 련 요인 .017 .057 1.840

학교 련 요인 -.071 -.148 -4.271***

교사 련 요인 .021 .050 1.607

*p<.05, ***p<.001

표 7. 내재화 문제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의 다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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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재화 문제

에 향을 미쳤던 주변인도움 요인은 외 화

문제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문화 련 요인과

신앙 련 요인도 외 화 문제에 향을 미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외 화 문제에서는

가족과 친구 학교생활에서의 정 경험

이 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

응에 보호요인이라고 밝 진 7개 요인들을

상으로 심리사회 응에 향을 미치는 상

향력 크기를 확인하기 해 다 회귀분

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R=.452 R2=.204 F=38.545***

거변인 언변인(보호요인) B β t

심리사회 응

(내재화+외 화)

상수 1.897 39.869***

문화 련 요인 .001 .005 .162

가족 련 요인 -.061 -.188 -5.284***

친구 련 요인 -.059 -.174 -4.693***

주변인도움 요인 -.017 -.064 -1.884

신앙 련 요인 .007 .035 1.121

학교 련 요인 -.061 -.182 -5.235***

교사 련 요인 .011 .036 1.169

***p<.001

표 9. 심리사회 응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의 다 회귀분석

R=.322 R2=.104 F=17.533***

거변인 언변인(보호요인) B β t

외 화 문제

(비행, 공격)

상수 1.568 35.367***

문화 련 요인 .000 -.002 .062

가족 련 요인 -.041 -.144 -3.820***

친구 련 요인 -.010 -.033 -.843

주변인도움 요인 -.014 -.058 -1.591

신앙 련 요인 -.003 -.015 .467

학교 련 요인 -.050 -.168 -4.583***

교사 련 요인 .001 .005 .154

***p<.001

표 8. 외 화 문제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의 다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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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의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

응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의 상

향력 크기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를 해

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 여성 자녀

의 심리사회 응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

인 친구 련 요인의 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 련 요인과

가족 련 요인이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변인도움 요인, 신앙 련 요인, 교사

련 요인 문화 련 요인은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심리사회 응을 돕거나 험요인의

향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논의 결론

국제결혼의 속한 증가로 우리사회에 국제

결혼 자녀 한 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국제결혼의

당사자들에 을 맞추어서 이루어진(이 연,

2003; 김상임, 2004; 윤형숙, 2004; 한국염,

2004; 양정화, 2005; 이혜경, 2005, 권복순, 차

보 , 2006) 반면, 국제결혼 여성 자녀를 상

으로 한 연구는 국내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

정이다. 이러한 상황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자녀를 상으로 그들의 심리사회

응 실태를 알아보고, 이들의 심리사회

응에 도움을 주는 보호요인을 찾고자 하 다.

한 각 보호요인들 간의 심리사회 응에

미치는 상 향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 요약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 ,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응실태를 살

펴보면 첫째, 개인 특성으로서 성별과 학년

수 별로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심리사회

응을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존연구에서 스트 스 사건이 아동 청소

년의 응에 미치는 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고 있는데, 학령 기 등학교

연령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상 으로 환경

에 더 취약성을 보이며, 외 화 문제(Bolger,

Patterson, Thompson & Kupersmidt, 1995)와 학업

부진 반 인 학교생활 부 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ckenrode, Rowe,

Laird & Braithwaite, 1995). 본 연구에서도 기존

의 일반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유사

하게 심리사회 응의 하 요인인 외 화

문제에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부 응 수

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내재화 문제에서는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학년수 에 따라

서도 심리사회 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으며, 심리사회 응을 구성하는 하

요인인 내재화 문제와 외 화 문제에서도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으로 아동들의 응행동은 학년에 비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과는 차이

가 있는 것으로,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경우

고학년이 될수록 어휘부족, 이해력 부족 등으

로 인한 학습부진을 보이며 일상생활과 학교

생활에서의 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별, 학년수 별 특성을 고려한 심리

사회 응 증진 로그램개발과 운 이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가족 련 특성으로 어머니 국 을 선

정하 다. 어머니 국 에 따른 그들 자녀들에

한 심리사회 응 차이를 보면 베트남,

국, 필리핀, 일본 순으로 부 응 수 이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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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거주 여성과의 결혼으로 태어난 가칭 ‘코

시안 아동’이 국내 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

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

남 여성들을 상으로 한 Ha Minh Thanh(2005)

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

다. 베트남 여성들은 언어차이로 인해 발생하

는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와 생활습 의 차이

로 발생하는 충돌, 자녀의 교육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른 연구(윤형숙, 2004; 김유경, 2005; 이혜경,

2005)에서는 국제결혼 당사자들의 부 응의

원인으로 언어, 문화 격차로 인한 부부 갈

등 가족 간의 상호 이해부족 등을 들고 있

다.

셋째, 환경 특성으로 가정의 생활수 과

거주지 지역특성을 선정하여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 응정도를 악한 결과,

가정의 생활수 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심리사회 응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생활수 이 높을수록 심리사회

응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

(Alpern & Lyons-Ruth, 1993; Duncan & Brooks-

Gunn, 1997; Mayer, 1997)에서 밝 진 빈곤가정

에서 성장하는 아동이 가족 내의 부정 사건

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우울, 래 계 문

제, 품행문제 등의 심리사회 응에서 어려

움을 겪을 확률도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

이다. 그러나 아동이 거주하는 농 과 도시라

는 지역 특성은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

사회 응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했

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지역 아동보다 농 지

역 아동이 래 아동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집 력이 낮으며 산만하다는 연구결과( 남연

구, 2006)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단지 본

연구에서 거주 지역을 등학교가 치한 읍,

면 지역을 농 으로, 동 지역을 도시로 분류

한 기 이 타당한가에 한 조심스러운 논의

가 필요하며, 추후연구에서 국제결혼 여성 자

녀의 거주 지역별 특성을 어떻게 구분하고 측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한 논의가 선행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 본 연구가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

사회 응의 문제를 효과 으로 해결하기

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고심하고 있는 노력

들을 체계 으로 응집할 수 있는 이론 , 실

제 인 틀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 하며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실태에 한 연구결과

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결과 나타난 국제결혼 여성 자녀

의 성별, 학년수 에 따른 심리사회 응에

서 고학년 남자아동의 경우, 공격성이나 비행

의 외 화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

반 으로 공격 인 아동의 경우 자신의 사회

, 정서 부 응에서부터 청소년기, 성인기

의 폭력으로까지 확 , 지속될 수 있으며, 실

제 청소년 범죄는 아동기에 습득된 공격성의

연장 는 확 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격

인 아동의 심리 , 정서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기, 성인기의 부정 인 결과를 방하

기 한 로그램개발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

응을 돕거나 험요인의 향력을 완화

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한 보호요인이

무엇이며, 각 보호요인들이 국제결혼 가정 자

녀의 심리사회 응에 미치는 상 향

력 크기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해 요인분

석과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첫째, 국

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 응의 보호

요인은 문화 련 요인, 가족 련 요인,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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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요인, 주변인도움 요인, 신앙 련 요인, 학

교 련 요인, 교사 련 요인의 7가지 다.

한 7가지 보호요인 각각이 국제결혼 여성 자

녀의 심리사회 응에 얼마나 향을 미치

는지 알아본 결과,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

리사회 응 체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

인으로는 친구 련 요인, 학교 련 요인

가족 련 요인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심리사회 응의 하 요인인 내재화 문

제에서는 친구 련 요인, 가족 련 요인, 학교

련 요인, 주변인 도움 요인, 교사 련 요인

의 순서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 화 문제에서는 학교 련 요인, 가족 련

요인, 친구 련 요인의 향력 순서를 나타내

보 다.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 응에

도움을 주는 보호요인은 친구와 학교생활의

정 인 경험과 서로 지지하는 정 인 가

족 계 경험이 매우 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래 간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

한 역할을 경험하면서 사회성이 발달하고

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아동기의 특성이 잘

반 된 것이라 해석된다(Lemare & Rubin, 1987).

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오승환(2006)의 학교

생활에 한 정 태도와 교사지지가 외

화 문제를 감소시킨다는 연구와 Bogenschneider

(1996)의 보호요인이 험요인을 재한다는

연구와도 련된다. 결과 으로 국제결혼 여

성 자녀는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

이 있어도 친구들의 지지를 받거나 학교생활

이 즐겁다면 그들이 겪는 부 응이 완화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래와의 1:1결연

로그램을 운 하는 것은 국제결혼 여성 자녀

에 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서로 수용함으

로써 정 인 래 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뿐만 아니라 결국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 응을 돕는 효과 인 방법이 될

것이다.

더욱이, 국제결혼 여성 자녀들에게 학교와

친구는 요한 보호요인이다. 따라서 국제결

혼 여성 자녀만을 참가시키는 로그램이 아

니라 래가 함께하는 로그램을 개발하여

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 본 연구결

과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심리사회 응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향력은 상

으로 었으나 지역사회 련요인으로 신앙생

활과 지역주민들의 도움요인이 나타났다. 이

는 국제결혼 여성가정의 경우 종교생활을 통

해 서로 지지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를 개별종교단체나 민간단체에만

의지하기보다는 정부차원에서의 극 인 지

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첫째, 본 연구는 1,151

명의 국제결혼 여성 자녀를 상으로 모집단

의 특성을 충실히 반 하는 연구를 진행하

으나 결과 으로는 일본이라는 특정국가의 문

화를 반 하는 아동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

어 본 연구가 과연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특

성을 표하는 표집을 했는가에 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추후연구

에서는 다양한 국가를 상으로 동일한 수의

아동을 표집하는 할당표집방법을 통하여 연구

를 진행함으로써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특성

을 표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와 더

불어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실 인 어

려움으로 인해 담임교사와 아동의 개별면 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그러나 담임교사와

련된 문항에 해 면 원 요구특성(demand

characteristics)의 외생변인이 개입될 소지가 있

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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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면 원을 통한 자료수집 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여성가정의

생활수 에 해 아동이 지각한 평가를 활용

하 기 때문에 국제결혼 여성 자녀의 실제 사

회경제 수 이 정확히 반 되었는가에 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아동을 상으로 연

구를 진행한다는 을 감안하여 아동에게

합한 평가방식을 활용하 고 담임교사로 하여

1: 1 개별면 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

지만 자료의 정확성 면에서 확신하기가 어려

운 것이 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함께 참여하여 연구를 진

행하는 것이 자료의 정확성 측면에서 필요하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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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fluences of Protective Factors on

Psychosocial Adjustments of International Couples' Children

Young Joo, L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ng Ju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more studies on international couples in Korea than ever along with the rapidly increasing

international marri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sychosocial adjustments status of

international couple children and examine the important factors of them. The precise and available data

from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the related policies or programs for international couple children to

prepare more adaptive skills that they live with as adaptive Koreans. The specific research procedure to

accomplish this was as follows. First, the actual psychosocial adjustments status of international couple

children was investigated. The Second deals with what are protective factors among various factors affecting

international couple children's psychosocial adjustments. K-YSR was used as a criterion of psychosocial

adjustment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personal interview led by their home room teachers or

the questionnaire filled by children themselves according to the their level of understanding of interview

items. T-test and ANOVA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psychological adjustments of international

couple children. Factor analysis used to find out the protective factors. Multi-regression analysis was also

used to estimate of the relative influence a each facto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ren's psychosocial adjustments according to sex, school year, mother's nationality and the

standard of living. Second, 7 factors were drawn as protective factors of the psychosocial adjustments.

Friend relation factor, school relation factor, family relation factor appeared to be important protective

factors among 7 factor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proposed to develop the programs to consider

psychological,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of international couple families. Teacher training

programs are also necessary to promote a bullying prevention education for the multi-culture children. It is

proposed that need a dual language support programs for the children of international couple families.

Key words : children of international couples, protective factor, psychosocial adjustment, internalized problem, externalized

probl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