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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변화중의 하나는 한부모가족의 증가현상이다. 한부모가

족이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양친 중 한쪽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

족’을 말한다[14].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2년 이혼 건수는 11만 4천 건, 조이혼율은 인구 천 명

당 2.3건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기준 남성 한부모가족은 22%, 여성 한부모가족은 78%로 여성 한

부모가족이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다[26]. 이혼 증가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혼에 대한 가치

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여성의 경제적 자립, 결혼에 대한 의미 변화, 자녀수의 감소, 

법 제도의 변화, 이혼에 대한 시각과 남녀 성역할의 변화이다[22].

Whiteside [30]에 의하면 그동안 한부모가족 연구는 대부분 이혼한 가족들의 역기능에 초점을 두

었으며 1990년대가 되어서야 가족 간의 지지와 존경, 협력 등 긍정적인 기능에 초점을 두기 시작

하였다. 즉 한부모가족을 역경으로부터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이 있는 ‘탄력적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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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increase of single-parent families in the Korean society, the perception of the function and structure 

of the family is changing. Thus, a public transition toward embracing single-parent families as another form 

of family is necessary. This study focuses on the families of divorced female single-parents using Walsh's 

family resilience framework with a strengths-based perspective. It aims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deducing policy-related and practical ways of supporting the families and for developing programs that help 

divorced female single-parent families maintain and reinforce resilience. Qualitative analysis was used as the 

research method. A preceding literature review was also carried out to collect data.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 First,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age of divorce is around 30-40, with children of 

school age. The mothers’ level of education was relatively high, ranging from high school graduates to graduate 

school students. On Rothwell and Cohen's happiness scale, their objective level of happiness was higher (74.1) 

than that of the average Korean (64). Second, it was found they were very careful to avoid violence in everyday 

life as an after-effect of domestic violence, which was the major cause of their divorce. Third, their positive 

and optimistic attitudes about life even in adversity can be interpreted as Walsh's belief systems taking a more 

important role among other characteristics of family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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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lisent family)'으로 바라보고 묘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는 시도들

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강점 및 자원 중심 모델의 핵

심 개념으로 가족 레질리언스(family resilience)가 대두되고 있다

[11, 14, 31].

가족 레질리언스 개념을 발전시킨 Walsh [28]에 따르면 대부

분의 가족들은 살아오는 과정에서 획득한 레질리언스를 갖고 있

다는 점을 전제로 하며, 레질리언스의 개념적 틀은 예기치 않은 

많은 위기에 처해 있는 가족들을 돕는데 적절하다고 보았다.최

근의 연구는 가족의 특성과 자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7, 9, 10, 

11–14, 16, 23]. Walsh [28]는 가족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핵

심 요인을 신념 체계, 조직 패턴, 의사소통 과정으로 보았으며, 

이들 요인은 상호 작용하면서 가족 레질리언스의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20]. 따라서 이혼 여성 한부모가족은 그들의 강점을 하나

의 가족(신념)으로서 인지하고, 서로(조직패턴)를 믿고 신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상황(의사소통 과정)을 제어하여 회복할 수 있

도록 함께 노력함으로써 보다 쉽게 고난을 이길 수 있거나 탄력적

으로 되기 쉽다[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 레질리언

스는 어떠한지를 규명하여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강점

(sterngth)중심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할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으며, 이를 위해 Walsh [28]의 가족 레질리언스 분석틀-가족

신념체계(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 조

직유형(융통성, 연속성, 사회 및 경제적자원). 의사소통과정(명확

화, 개방적 정서표현, 상호협력적 문제해결)-을 사용하였다. 연

구문제는 첫째,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은 어떠한가? 둘째,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심리적 특성은 어

떠한가? 셋째,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원가족 위기와 레질리

언스는 어떠한가? 넷째,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현가족 위기

와 레질리언스는 어떠한가? 다섯째,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이혼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어떠한가?로 설정하였다.

이론적 배경

1.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

현재 우리사회는 이혼의 증가를 가족의 ‘해체’ 로 간주하고 문

제시하는가 하면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으로 접

근하는 관점이 상존하고 있다.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은 주 소득

원이었던 배우자 상실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생활상의 변화에 적

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결혼 관계가 해체되면서 배우

자와 관련된 사회 관계망과 그밖에 다른 사회 관계망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고립되게 된다[21]. 특히 여성 

한부모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며, 상담이

나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11, 32]. 이는 여성 한부모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

고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보편적으로 무기력과 절망

감을 느낀다는 보고와 일치한다[11]. 그러므로 이러한 한부모의 

스트레스와 적응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고 완화하는 적응 요인을 

연구하는 것은 한부모가족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적응 수준을 높

이기 위한 근거가 되는데 의의가 있다[12].

2. 가족 레질리언스

가족과 관련된 연구 문헌에서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복합적

인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먼저, 가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적

응할 수 있고 변화에 직면하여 분열을 방지하도록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가족의 특성, 차원, 속성이다[11, 13, 16]. 둘째, 가족이 처

한 역경에 대응하는데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강점이라고 정의한

다[4]. 셋째, 불리한 조건이나 처지를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견디

며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능력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견디고 원래

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다[27]. 넷째, 고난을 견디

어 내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이다[14]. Hawley와 DeHaan [5]

은 발달적 개념으로써 가족 레질리언스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그리하여 가족이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잘 적응하고 이겨내

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히 가족에게 따라오는 하나의 궤도로써 

가족 레질리언스를 개념화하였다[4]. 특히 가족 레질리언스가 역

설하는 점은 가장 어려운 시기가 가장 최고의 시기가 될 수 있다

는 것이다[14, 16].

이와 같이 Walsh [28]의 가족 레질리언스 개념은 많은 변수들, 

즉 유사성과 차이점 그리고 연속성과 시간에 걸친 변화 모두를 포

함할 수 있는 유연한 관점을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 레

질리언스를 가족 탄력성, 적응 유연성, 복원력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족 레질리언스’라

는 용어의 의미를 ‘위기와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적응과 회복, 

복원의 개념뿐 아니라 기능상 위기 전 상황보다 발전된 가능성’

을 포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Walsh [28]의 가족 레질리언스 이론을 근거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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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을 조망하여 레질리언스의 중요성을 규명

하고,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강점(strength)을 탐색하

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방법은 참여자와 심층 면접

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

였으며,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을 통한 자료 수집을 병행하였

다. 참여자는 법적으로 이혼한 이후 현재 한부모가족을 이루고 있

는 여성이며, Rothwell과 Cohen [24]의 행복공식 [영국의 심리

학자 Rothwell과 전문상담가 Cohen이 BBC [1]에 발표한 행복공

식으로 행복=P+(5×E)+(3×H)로, P (personal characteristics)

는 개인의 성격특성 및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 E 

(existence)는 생존의 기본적 요소인 돈, 건강, 소속감 등을 나타

내며, H (higher order)는 개인의 자존심이나 야망과 같은 고차원

적 욕구에 해당함, 한국의 시사주간지에서 642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조사를 통한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64.13점(100점 만점)이

라고 발표한 바 있다[8].]을 사용하여 한국인의 평균 점수인 64점 

이상의 행복감을 나타내는 응답자를 선발하였다. 행복공식은 본 

연구가 이혼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혼

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레질리언스에 관한 것으로, 연구의 신뢰성

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행복감 측정에 사용된 평가 도구이

다. 참여자의 모집은 이혼한 여성들이 연결되어 있는 기관 이용

자 및 연구자 주위의 지인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전화와 면접을 통

하여 연구 목적을 안내한 후 동의를 받은 19명으로, 모집기간은 

2010년 6월–2011년 6월이었으며, 심층면접 자료 수집은 2011

년 7월 20일–9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 도구로는 녹

음기(보이스 펜, MP3), 면접 기록지, 가계도, 현장노트 등이 사용

되었으며, 심층면접 시간은 1회기 100분–120분으로 사례별 1

회–2회기 실시하였다. 면접 장소는 대부분 면접이 가능한 독립

적 공간을 갖춘 상담실이나 대상자의 자택에서 진행되었다. 녹취

된 자료는 사례별 전사하여 의미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엑셀파일

로 분류하여 코딩하였으며 핵심주제를 범주화 하고 자료의 형식

을 통일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코딩은 전사된 자료 속에 내재된 

주제를 찾아내는 과정으로서 자료의 의미에 기초하여 귀납적으로 

이뤄지며 자료속에 함축된 의미에 맞는 주제를 찾거나 만드는 방

법이다[18]. 자료 분석을 위해 Ryan과 Bernard [25]의 분석 방법

에 따라 자료 축약, 자료 배치, 결론 도출 및 검증 활동 등의 절차

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 결과는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심리적 특성, 이혼한 여성 한부모

가족의 원가족의 위기와 레질리언스,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현재가족 위기와 레질리언스,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이혼과

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1.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 참여한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은 19명이며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Table 1,2)와 같다. 

먼저 대상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이혼한 당시의 연령은 

27–59세로 대부분 30–40대로 나타났으며, 자녀수는 1명의 자

녀를 둔 가정 12명,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6명, 4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1명이었다. 학력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11명, 전문대 졸업 

2명, 대학교 졸업 4명, 대학원 재학 중 1명, 대학원 졸업 1명으로 

비교적 학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종교 없음 

8명, 기독교 7명, 불교 4명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종교 없음에 답

한 응답자 8명중 현재 어려운 여건(경제적, 심리적) 때문에 종교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사례가 4건으로 확인되었다. 

직업 상태에 대하여 이혼 전에는 전업주부 8명, 전문직 7명, 

단순서비스직 4명이었으나, 이혼 이후 현재 전문직 10명, 서비스

직 7명, 무직 1명으로 월 가계 평균소득은 132만원인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직업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정규직 5명, 비정규직 

13명으로 대부분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혼 사유로는(중복된 것 포함) 가정 폭력이 14명으로 가장 많

았으며, 경제적 무능력 및 경제 파탄 10명, 성격 차이 8명, 외도 3

명, 알콜 중독 2명, 가족 간 불화 1명, 기타사유 1명으로 나타났

다. 이혼 제안자는 연구 참여자 본인인 경우가 17명, 공동 2건으로 

여성이 이혼을 제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혼 당시 원가족 

반응으로는 찬성 11명, 의논하지 않은 사례 6명, 반대 2명의 순이

었고 이혼 형태로는 협의 이혼 14명, 재판 이혼 5명으로 나타났다. 

이혼 전 이들의 결혼 기간은 약 2년–19년까지 분포되어 평균 

9년 8개월로 나타났으며, 이혼한 후 한부모가족으로 생활하고 있

는 기간은 약 3개월–41년 10개월로 평균 약 5년 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Rothewell과 Cohen [24]의 행복척도를 실

시한 결과 한국인의 평균치 64점보다 높은 점수인 74.1점이었으

나 참여자가 평가한 주관적 행복지수 평균 86.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심리적 특성은 어떠한가?

이혼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 가정폭력은 대부분 결혼 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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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참여자중 9명은 이혼 과정에서도 심각한 폭력을 경

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은 다

양한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는 데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당시 원가족 반응 결과로 찬성 11명, 의논하지 않은 사

례 6명이었으며, 이혼 제안자는 17명이 본인으로 나타나 불행했

던 결혼생활에서 벗어나려했던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엿보

이는 부분이었다. 이 결과는 본인의 자발적 의지로 이혼을 제기한 

사람이 결혼이 끝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과 비교하여 이혼 후 

더 적응을 잘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는 연구결과

를 지지하였다.

전남편과의 연락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혼 의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재혼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재혼 의사를 밝

힌 사람들 또한 향후 재혼 예상 시기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Rothewell과 Cohen [24]의 행복척도 실시 결과 참여자가 평가

한 주관적 행복지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불행

Table 1. Demographical·Sociological FeaturesⅠ

Case

Age
No. of children

(age, yr)
Level of 

education
Religion

Employ-
ment 
status 

after the 
divorce

Job Monthly 
income 
(10,000 
KRWa))

Reasons for divorce
Person 
filed for 
divorce

Type of 
divorce
Type of 
divorce

At the 
time of 
divorce

Cur-
rent

Boy Girl
Before the 

divorce
After the 
divorce

1 37 41 - 2 (16, 13) High school Christian Temp. Service worker Service worker App. 150 Domestic violence, financial 
incompetence

Herself Contested

2 38 41 - 2 (12, 11) High school Buddhist Temp. Housewife Service worker App. 100 Financial incompetence Herself Uncontested
3 27 36 - 1 (11) High school Christian Temp. Housewife Service worker App. 100 Infidelity Herself Uncontested
4 35 37 - 2 (19, 9) High school Buddhist - Housewife Unemployed - Domestic violence Herself Contested
5 36 40 1 (13) 1 (18) Community  

college 
NA Temp. Service worker Job consultant App. 170 Domestic violence Herself Uncontested

6 40 40 1 (6) - High school NA Temp. Service worker Office clerk App. 200 Domestic violence, alcoholism Herself Uncontested
7 31 31 1 (10) 1 (13) High school NA Temp. Service worker Service worker App. 120 Domestic violence, financial 

incompetence
Herself Contested

8 59 59 - 1 (27) High school NA Temp. Housewife Service worker App. 120 Morbid jealousy Herself Contested
9 30 71 2 (47, 42) - In gradu

ation school
NA Reg. Housewife Self-employed App. 300 Domestic violence, infidelity Herself Uncontested

10 34 34 1 (15) 1 (13) High school NA Temp. Housewife Office clerk App. 90 Financial incompetence, 
infidelity

Herself Contested

11 29 41 - 2 (14, 12) College Buddhist Temp. Researcher English tutor App. 100 Domestic violence Herself Uncontested
12 37 41 2 (20, 17) 2 (16, 10) High school NA Temp. Self-employed Service worker App. 120 Domestic violence, financial 

incompetence
Together Uncontested

13 30 40 1 (13) 1 (14) High school Buddhist Reg. Office clerk Self-employed App. 100 Domestic violence,  
financial incompetence

Herself Uncontested

14 28 32 - 2 (7, 5) Community  
college 

Christian Reg. Housewife Office clerk App. 120 Domestic violence, financial 
incompetence infidelity

Herself Uncontested

15 50 50 1 (24) - College Christian Reg. Office clerk Office clerk App. 120 Domestic violence Together Uncontested
16 29 36 1 (12) - College Christian Temp. Teacher Service worker App. 100 Domestic violence, financial 

incompetence 
Herself Uncontested

17 40 42 1 (8) 1 (14) High school Christian Temp. Housewife Service worker App. 50 Domestic violence, financial 
incompetence infidelity

Herself Uncontested

18 44 46 2 (21, 12) - College Christian Reg. Self-employed Office clerk App. 250 Alcoholism Herself Uncontested
19 35 37 1 (15) - College NA Temp. Teacher at a 

private institute
Teacher at a 
private institute

App. 200 Domestic violence, financial 
incompetence 

Herself Uncontested

NA, not available.
a)KRW, Korea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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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난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이 표현된 것으

로 보인다. 

정말 아니다 라고 그냥 참지 말고,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냥 결정을 빨리 내려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

아요. 저도 참고 참고 하다가 솔직히 나중에는 더 험한 꼴 보고 

나왔잖아요. 그러기 전에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게 제일 좋

을 것 같아요. 상처도 덜 받고. 저희 쉼터에 계시는 엄마들도 끝

까지 가서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망가질대로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나오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러기 전에 빨리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사례 4].

이혼하지 않고, 그 가족 흐름대로 살았으면 오늘의 지(아들)가 

안 만들어졌고, 아버지하고 헤어져서 아버지한테 맡겼다면 지(아

들)는 더 나빠졌을 거고, 엄마 정서로 엄마가 키웠기 때문에 오늘

의 내가 있다고. 우리 엄마 정말 정말 최고라고. 엄마는 성공한 이

혼이라고 그러면서. 엄마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나왔다

는 걸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구..[사례 9].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가까이에 애들이 있고, 그리고 딸이나 

아들이 저를 신뢰하고 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런 상담? 이런 쪽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

이 누군지 이런 게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좋고... 그리고 주말에 쉬면서 제가 좋아하

는 취미 생활이라든지.. 그래서 지금이 훨씬 좋다고 생각 들고 그

래요[사례 10].

예전에는 세상을 보는 눈은 긍정적이나 제 자신에게 한없는 부

정을 안고 있는 심약한 저이기에 크게 행복을 느낄만한 정신적 여

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늘 저를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일깨워준 

지인들을 통해 제 자신이 그렇게 형편없진 않구나... 오래도록 만

Table 2. Demographical·Sociological Features Ⅱ

Case Divorce process

Response of  
the family at  
the time of 

divorce

In contact 
with the  

ex-husband

Reasons for 
keeping in  

touch

Amount of 
time as a 

single parent 

Duration 
of 

marriage 

Willingness 
to remarry

Possible 
timing of 

remarriage

Level of happiness

Subjective Objective

1 Violence, put in facilities ○ × - 1 yr 2 mo 15 yr × - 80 79
2 Divorce by agreement ○ × - 3 yr 7 yr × 15 yr later 90 70
3 Managed to reach an agreement - × - 8 yr 2 yr - - 80 69
4 Violence, put in facilities × × - 3 yr 11 yr × - 100 69
5 Threat, child custody disputes × × - 4 yr 14 yr 5 mo ○ Not sure yet 80 78
6 Violence, put in facilities ○ ○ Children, financial  

issues
3 mo 6 yr 5 mo × - 70 72

7 Put in facilities, child custody disputes ○ × - 3 mo 12 yr 2 mo ○ 10 yr later 70 70
8 Ran away ○ × - 4 mo 11 yr × - 70 70
9 Managed to reach an agreement ○ × - 41 yr 10 mo 5 yr 10 mo × - 100 79
10 Infidelity, husband ran way ○ ○ Children, financial 

issues 
2 yr 6 mo 15 yr × - 80 69

11 Moved to her mother’s house ○ × - 11 yr 5 mo 5 yr × - 100 100
12 Separated, violence, abusive language - ○ Children issues 3 yr 9 mo 6 yr ○ After the 

children grow up
99 70

13 Abusive language, refused to provide 
child support

○ × - 10 yr 6 mo 4 yr × - 90 69

14 Violence, put in facilities - × - 3 yr 11 mo 5 yr × - 80 70
15 Violence, put in facilities - ○ Children issues 1 yr 7 yr × - 100 69
16 Violence, put in facilities ○ × - 8 yr 6 mo 2 yr 8 mo × - 100 79
17 Violence, put in facilities ○ ○ Children issues 1 yr 3 mo 15 yr 3 mo × - 90 73
18 Violence, put in facilities - × - 2 yr 6 mo 9 yr ○ Not sure yet 90 78
19 Violence, abusive language - × - 2 yr 13 yr × - 90 75

Average level of happiness 86.8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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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아도 제 형편을 알고 도와주려는 친구들의 진심을 느끼면

서 제가 그렇게 잘못 살진 않았구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잠시

나마 이렇게 진실 된 사람들을 곁에 둔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요즘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모든 걸 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행복

하다는 걸 느낍니다[사례 16].

3.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원가족 위기와 레질리언스는 어떠한

가?

원가족에서의 위기경험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갈

등,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및 가족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

다. 가족들은 위기를 겪었던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초기에는 혼란

스런 갈등을 경험하며 희망을 잃고 힘들어 하는 고생스러움이 부

각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

이 발생하기 전에는 잘 몰랐던 가족 구성원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움을 주려는 태도로 서로 

힘을 합치게 된다. 가족 관계에서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가 공유되고, 정이나 믿음이 높아져서 가족 구성원 서로

를 지원해주는 소중한 지지자로 인식 해 가는 것을 발견 할 수 있

었다. 즉 위기를 극복하여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Walsh [28]가 제시한 가족 레질리언스가 작동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일이나 곡식이 어디선가 항상 왔다는 거. 고모도 보내주시

고, 작은 집에서도 보내주시고. 하여튼 늘 그런 게 공수가 되었던 

것 같아요[사례 18].

작은 언니가 가출했던 사건으로 온 가족이 상실감, 죄책감을 

경험하였고 그 이후 가족들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사례 5]. 

많은 일들이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사건이 발생하며 또 

거기에 방법이 있고, 그 어떤 숨구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해결하게 되고.. [사례 3].

새 엄마와 남동생도 서로 허물없이 대화하는 편이었고 나는 말

수가 적어서 내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사례 14].

엄마가 아파 병원가면 병원비, 금전적으로 서로 어떻게 할 건

지, 그런 얘기 했구요.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내는 대화...그렇

죠. 뭐 언니가 얼만큼 더 내고 오빠가 돈을 좀 작게 내고, 저는 이

제 제가 그런 식으로 했죠.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걸 받

아들이고, 그렇게 했죠[사례 4].

4.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현가족 위기와 레질리언스는 어떠한

가?

현가족의 위기는 경제적, 자녀관련,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 

이었다. 이혼 결과 한쪽 배우자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감소와 주

택문제, 자녀 양육비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새로운 삶을 구성 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되고 있었고, 보호자의 부재와 

역할 모델의 상실로 인해 발생된 과도한 역할 수행에서 오는 부담

으로 가족 간 스트레스와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심리·정서적으

로는 전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우울했던 경험,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자신으로 인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고통을 줬다는 부담

감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혼이라는 위기에 대

해 가족 구성원들이 공통적인 해석을 나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이혼을 비롯하여 이혼 후에 발생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

면서 서로의 존재에 대해 보다 애뜻함과 결속감을 느끼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것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여 그것을 가족의 

힘과 자원으로 다시 획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이혼

한 여성 한부모가족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시

각과 낙관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이 아껴쓰고 저축하는 습관이 길러진 것을 보면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사례 2].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현실에 눈을 뜬 것 같아

요. 여러 가지 얘기 한 끝에 경제력이 좋으니까 아빠한테로 가서 

공부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더라구요[사례 5].

이혼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애들 아빠가 안 해주려고 해서 1년

이 넘게 시설에 있으면서 애 이름으로 되어있던 차 문제랑... 해결

한다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생활이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사례 1].

제가 아플 때. 우리 엄마가 아플 때 모인 것처럼 제가 아프다니

까 큰 애가 바로 애들을 건사하더라구요. 그래서..[사례 4].

이혼 이후 부모님과 제 사이가 더 단단해졌고 제 딸들도 저한

테, 저를 100% 믿고 이제까지 잘 따라와 주고 있구요[사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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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 대한 믿음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은 없지만 

나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또 극복

하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걸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생길 것 같고, 자

신감도 좀 있고..[사례 13].

애기아빠한테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말자고, 어, 그런 얘기를 했었고, 애들이 거짓말하는 거 알

면서 눈 감아 줄 때가 억수로 많지만 그래도 애들한테 한 번씩 상

기시키고..[사례 4].

네, 저희 가족은 환경이 자주 바뀌었기에 그 때마다 새롭게 서

로 규칙을 정하고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지킬 수 있는 정도에서 

규칙을 정하고 잘 지켜지면 보상을 하는 등 서로 합의한 범위 내

에서 규칙을 정하려고 했습니다[사례16].

우리 아들은 속상하면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요. 누

군가가 자기한테 무시하는 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전화를 해서 어

떨 때는 울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나는 그게 남자

애라서 자기가 그걸 꾹 참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속상할 때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더라구요. 저는 또 그럴 수 

있다하고 잘 받아주고[사례 18].

5.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이혼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어떠

한가?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원인으로 나타난 가정폭력은 

참여자들이 폭력을 피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Kim [17]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폭력

은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과 이혼이 종결된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참여자들이 견뎌야 했던 심

리적, 정서적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설명 해 주고 있었다.

계속 되는 폭력, 폭력으로 인해서 몇 번 헤어졌다가 다시 아이

들 때문에 합쳐서 살았는데... 아이에까지 심한 폭력을 휘둘러서 

마지막으로 1366 도움으로 쉼터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꼭 

해서 내가 독립된 사람으로 아이들을 건사해야겠다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 쪽 도움을 받아서 재판이혼이 들어갔

고 내가 결심을 이제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최종적으로 재판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독립된 사람

으로 다시 자립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4]. 

결혼초부터 절대로 밖을 못나가게 하였고, 본인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 화를 만만한 저에게 풀기 시작해 폭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워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였는

데, 갈수록 폭력의 강도가 점점 심해져 흉기까지 사용하기에 이르

렀고, 폭력 후엔 어김없는 강간으로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수치와 모욕에 죽고 싶은 맘뿐이었습니다[사례 16]. 

위기경험 과정에서 개인적 자원(친구, 친지, 이웃 등)과 사회적 

자원(건강가정지원센터, 쉼터시설, 교회, 직장 등)의 개입은 큰 

도움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혼 과정 중 모든 이혼 사유를 

저에게 돌리며... 이혼 후에도 아이들 핑계로 계속 연락을 해오며 

저에게 폭력과 폭언을 썼습니다. 그러던 중 쉼터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지금 친권·양육권 소송 중에 있습니다[사례 14]. 

이혼 과정에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서 남편의 보복 이런 게 

두려워서 친정이나 친척집에는 가지 못하고 시설의 힘을 빌어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정말 남편이 무서워서 이혼을 꼭 해

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이혼을 안 해주면서 흥신소에 

의뢰를 해서 우리를 찾는 그런 생활을 쭉 해오다가 마지막으로 법

원에서 만나게 된 거죠[사례 18]. 

이혼한 후 기간과 관계없이 재혼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객관적 행복지수보다 주관적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

은 이혼을 제안하고 이혼하는 과정, 특히 법 처리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획득된 삶의 가치

로 해석된다[17]. 

위와 같이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들은 이혼 과정에서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의 생활에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

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Walsh [28]가 제시한 가족 레질

리언스의 핵심적 구성요인인 신념체계, 조직패턴, 의사소통과정 

가운데 신념체계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제언

최근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증가 현상과 함

께 가족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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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로 수용하는 긍정적 인식으로의 전환

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Walsh [28]의 가족 레질리언스 

분석틀을 근거한 강점(strength)관점에 기초한 건강 개념으로 이

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을 조망하여,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이 지

속적으로 레질리언스를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

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질적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

한 결과 이혼한 당시 평균 연령은 30–40대의 학동기 자녀를 둔 

시기였고, 학력수준은 고졸이상–대학원졸업으로 비교적 고학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대부분 불

안하고 열악한 환경의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이혼 전 결혼기간

은 평균 9년 8개월이었으며 이혼의 주요 원인은 가정폭력인 것으

로 나타났고, 이혼을 제안한 사람은 대부분 본인으로 이혼한 이후 

전 남편과의 연락은 거의 단절된 상태였으며 추후 재혼의사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othewell과 Cohen [24]의 행복척도

를 실시한 결과 객관적 행복지수는 한국인의 평균(64)보다 높은

(74.1)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행복지수(86.8)는 객관적 행복

지수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혼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 가정폭력의 후유증으로 이혼한 이

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는 데 예민하게 대

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 재혼의사가 없음을 표현하

여 결혼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othewell과 Cohen [24]의 행복척도 실시결과 참여자가 평

가한 주관적 행복지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

과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난 현재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

감이 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인의 자발적 의지로 이혼

을 제기한 사람이 결혼이 끝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과 비교하

여 이혼 후 더 적응을 잘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

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셋째,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원가족 위기경험은 대부분 경

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갈등,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및 가족건

강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들은 위기를 겪었던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초기에는 혼란스런 갈등을 경험하며 희망을 잃고 힘

들어 하는 고생스러움이 부각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점차 시

간이 지나면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는 잘 몰랐던 가족 구성원

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움

을 주려는 태도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

족 관계에서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가 공유되

고, 정이나 믿음이 높아져서 가족 구성원 서로를 지원해주는 소

중한 지지자로 인식 해 가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위기를 극복하여 기회로 활용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모습들은 

Walsh [28]가 제시한 가족 레질리언스의 본질적이고 핵심적 구성

요인인 신념체계, 조직패턴, 의사소통과정이 상호작용하여 시너

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현가족 위기는 경제적, 자녀

관련,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 이었다. 이혼한 결과 한쪽 배우자

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감소와 주택문제, 자녀 양육비 등의 경제

적 어려움이 새로운 삶을 구성 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장애 요인

이 되고 있었고, 보호자의 부재와 역할 모델의 상실로 인해 발생

된 과도한 역할 수행에서 오는 부담으로 가족 간 스트레스와 갈등

을 겪기도 하였다. 심리·정서적으로는 전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으로 우울했던 경험,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자신으로 인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고통을 줬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혼을 비롯하여 이혼한 이후에 발생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로의 존재에 대해 보다 애뜻함과 결속감을 느끼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것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여 그것을 가족의 힘

과 자원으로 다시 획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모–자녀 관계가 가족 관계의 상호작용이나 관계 형성에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구조

적 특성보다는 가족의 유대, 모-자녀관계, 지지 등의 상호 작용

적 특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이혼한 여성 한부

모가 되고 난 이후 오히려 자녀와 더욱 가깝게 대화할 수 있는 분

위기가 형성되어 유대가 강화되고 친밀감이 더 많이 생겼으며[2, 

15], 가족 응집성과 가족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Greeff

와 Van Der Merwe [3]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시각과 낙관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은 Walsh [28]가 제시한 가족 

레질리언스의 본질과 정신 가운데 신념체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이혼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

성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정폭력은 대부분 결혼 초기부터 발생되었고 이혼을 결정하는 주

요 원인이었으며, 이혼하는 과정 및 이혼한 이후 지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아직도 가정폭력을 사적영역으로 이

해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고 본다. 폭력은 세습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특히 가정폭력의 

결과는 가족의 해체와 연결되고 있고 그 피해의 후유증으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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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심리적, 정서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이나 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피해 가족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 지지망의 확

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 30–40대 중년기 이혼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대부분 학동기 및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부모의 이혼은 이

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심리·정서적 안정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예비부부 및 신혼기부부를 위한 가족

생활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족가치관을 확립하고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주요 위험요인

은 경제적 취약성이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참여자 대부분

이 비정규직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훈련기관과 기업

을 연계한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

야 할 것이며, 후속연구에서는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빈곤화 

실태에 대한 체계적 접근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이혼한 여성 한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 결과

로 그 자녀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이혼환경에 대한 자녀적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선행연구가 극히 제한적

이어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가족 레질리언스의 차이와 영향

력을, 다른 유사한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해석한 부분을 일반화하

기 어렵다. 그러므로 추후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질적연구의 활성화 및 축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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