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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아시아 社 福祉實踐 모델을 위한 社 福祉士의 實踐 經驗

-韓國 社 福祉士의 實踐 環境을 中心으로 -

空閑 浩人(同志社大學 社會福祉學科 助敎授), 崔玉彩(全北大 社會福祉學專攻 副敎授)

1. 序 論

동아시아 사회복지실천 모델을 개발하기 해서는 먼  동아시아 국가 사회복지사들

의 실천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각국의 사회복지사들이 실천에서 얻은 경험의 

특성을 악하여 공통 을 찾아 동아시아 사회복지실천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들의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실천 모델의 토 를 구

축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이들의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잘못된 은 보

완하고, 잘된 은 더욱 강화하 을 때 실천 가능한 모델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새로운 사회복지실천 모델을 해 사회복지사들의 장 경험을 강조할 때 이 경

험은 이들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향을 미쳤던 환경 측면에서 악해야 한다. 이는 사

회복지사의 활동에 사회복지사가 처한 환경으로부터 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 사회복지실천 모델을 모색하기 해 먼  한국 사회복지사의 실

천 경험  실천 환경의 특성을 악하는 데 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제

는 질  연구 차원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 환경과 련하여 어떤 경험

을 하 는가?” 이다. 즉 한국의 사회복지사는 실천하면서 클라이언트를 비롯하여 기 , 

련 제도, 지역사회 따 와 련하여 경험한 것을 알아보는 데 있다.

2. 硏究 方法

1) 資料 蒐集

(1) 자료 수집 방법

사회복지실천 장에서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가족치료, 사례 리, 지역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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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따 를 망라한 제반 활동을 5년 이상 경험한 사회복지사 5-8명을 상으로 표 집단

심층좌담(Focus Group Discussion)을 실시하 다. 이때 가능하면 사회복지사의 출신학

교, 활동분야, 지역을 달리하여 집단을 구성하려고 노력하 다. 이 게 표 집단심층좌담

을 활용한 것은 이 방법이 집 된 화를 유도하고, 이 맞추어진 자료를 제공하는 

장 이 있기 때문이다(김성재 외, 2000:14).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이 집단에서 정제

되어 나옴을 의미하며,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에 련된 자료를 수

집하는 데 유익하다.

실제로 서울, 경기, 부산, , 북 지역에서 각 1개 집단 총 5개 집단을 만들어 표

집단심층좌담을 실시하 다. 좌담회의 주제는 체 경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

천에서 환경과 련하여 어떤 경험을 하 는가?” 에 을 두어 진행하 다.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로는 5개 집단에 총 25명이 참여했다. 이들 집단의 구성은 연구 참여자의 

근무 지역, 근무 기간, 활동 역, 출신학교 따 를 고려하여 5-7명 규모로 구성하 다. 

근무 지역은 서울, 경기, , 북, 부산에서 1개 집단씩 구성했으며, 근무 기간은 5년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활동 역과 출신학교가 고루 분포하도록 하 다. 실제로 각 집단 

구성은 연구자가 1-2명을 선정하여 이들과 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여 합당한 연구 참

여자를 물색한 후 이들과 합의하여 집단심층좌담을 실시하 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학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다른 학의 학원을 졸업했거나 재학 인 경우가 부분

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 분포는 13:12로 남자 사회복지사가 1명 더 많았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38세이고, 평균 근무 기간은 약 11년으로 나타났다. 단 참여자 1명의 근무 기간

이 1년이었는데 최근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주요 쟁 으로 떠오르고 있어 시설 평가단의 

요원을 참여시켰기 때문이다. 이들 연구 참여자의 실천 분야는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장애인, 정신보건, 지역사회, 노인, 학교 따 로 다양하다. 한편 이들의  직장은 사회복

지기 , 학, 법인, 연구원, 동사무소, 학원 재학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기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는 5명이었다. 마지막 집단에서는 5명  1명이 갑작스런 이

유로 불참하여 4명으로 진행하 다. 

(3) 자료 수집 일정

자료 수집을 해 실시한 표 집단심층좌담의 구체 인 체 일정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6명으로 구성된 경기 지역의 집단을 2006년 9월 11일에 실시한 것

을 시작으로 부산과 북과 서울 지역을 거처 4명이 참여한  지역에서 2007년 1월 

6일에 마쳤다. 결국 집단심층좌담을 통한 자료 수집은 약 4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매 

좌담은 1시간 20분에서 2시간 걸렸다. 물론 연구자는 이들 좌담 내용을 녹음하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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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하여 자료화하 다.

2) 資料 分析

자료 분석은 사회복지사들이 집단을 구성하여 참여한 표 집단심층좌담에서 얻은 자

료를 꼴라이 (Paul Francis Colaizzi)의 상학  방법으로 실시하 다. 꼴라이 의 

상학  방법은 후설(Edmund Husserl)이 “우리는 사물 자체로 돌아가려 한다”고 강조하

는 상학을 바탕으로 하며, 사물 자체란 선입견을 버리고 있는 그 로 인식한 상을 

일컬으며, 사물 자체로 돌아가려면 직 으로 사물을 조함으로써 포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남상희, 2002:3-4 재정리). 이런 맥락에서 꼴라이 의 상학  방법은 개인의 

경험  인식을 설명하려고 할 때 유용하다. 

컨  이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의 심층좌담을 통해 얻은 자료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 이며 추상 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

성하 다. 이 같은 자료 분석은 구체 인 진술과 주제의 분석  모든 가능한 의미들의 

탐색을 통해 진행하 다(Creswell, 2005:76). 요컨  사회복지실천을 경험한 사회복지사

들의 표 집단심층좌담에서 얻은 자료는 꼴라이 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

(Crotty, 2001)에 따라 분석하 다. 

첫째, 사회복지사가 실천을 통해 경험한 내용  환경과 련하여 진술한 내용을 읽는다. 

둘째, 읽은 내용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잡아낸다.

셋째, 의미 있는 진술들을 주의 깊게 검토하면서 복되는 표 은 배제하고 일반 이

고 추상 인 형태로 재진술하여 이들을 주제별로 묶는다. 

넷째, 주제별로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한 상을 철 히 기술한다.

다섯째, 선행 단계에서 확인한 사회복지사의 경험  공통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 인 

구조를 진술한다.

3. 文獻 察

문헌 고찰은 사회복지실천에서 특별히 사회복지사를 둘러싼 환경의 요성을 일반체

계이론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실천 환경으로 클라이언트를 비롯하여 

클라이언트의 가족, 실천 기 , 기 의 동료, 지역사회, 제도 따 를 들 수 있다. 이 연구

를 한 자료 수집에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환경의 특정 요소를 제시하지 않고 사회복

지사들이 진술한 내용에 근거하여 환경  특성을 도출하 다. 한편 사회복지사가 경험

하는 사회복지실천의 환경에 한 선행연구는 없고, 연구에서 부분 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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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結 果

자료 분석은 5개 집단에서 진술된 체 내용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한 후, 이들 

진술 자료를 1차로 정제한 후, 범주화를 실시한 것에 근거하여 최종 분석 결과를 얻었

다. 사회복지사의 환경에 한 경험에서 총 125개 재진술을 추출하 고, 이들 재진술은 

총 17개 주제로 묶어 범주화하 고, 체 주제를 통합하여 진술하 다.

1) 주제별 명확한 의미

(1) 劣惡한 勤務 與件

사회복지사는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열악한 조건은 불필요한 업무나 과 한 

업무 따 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낮은 여가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재정의 미

함으로 드러나는데, 특히 사회복지사는 근무 기간이 길수록 많아지는 여로 기  안

에서 치를 보아야 한다. 

(2) 2次 現場에서의 어려움

2차 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타 문직과의 이질감이나 겹치는 업무 따 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機關 內의 不和

사회복지사는 기  안에서 서로 반목하는 직원이나 동료  선후배와의 불편한 계

에서 불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같은 상은 서로 불신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새로 

들어온 사회복지사들에게 세습하기도 한다.

(4) 機關의 力量 不足

사회복지기 의 역량이 부족하고, 이런 이 사회복지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

다. 직원을 교육시키는 데도 기 의 역량은 미치지 못하고, 사회 흐름에 따라 기 이 변

화해야 함에도 이에 따르지 못하고, 클라이언트보다는 기 을 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5) 機關의 過慾

사회복지기 은 법인이나 기 장의 향을 받아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실상은 기 의 역량을 벗어나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복지사에게 지 않은 부담

을 주고 있다. 컨  기 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오직 좋은 평가만을 

해 결과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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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領域別 機關의 隔差

사회복지실천 분야에 따라 기 들 간 차이가 났다. 이와 같은 격차는 사회복지사들 간 

근무 여건의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컨  분야별로 기 의 규모가 다양하고, 그래

서 재정 규모가 달라 여의 차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문성의 수 도 다르게 나타

나고 있다. 

(7) 關聯 機關의 協力이 부족함

사회복지 련 기 의 력이 부족하여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련 기 으로는 사회복지의 분야가 다른 경우를 비롯하여 학이나 공공기

을 포함하고 있다.

(8) 機關長의 安逸함

사회복지기 의 기 장이 사회 흐름에 더디게 응하는 것을 비롯하여 자신의 이기심

을 내세움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방해가 된다. 이와 같은 기 장의 태도가 기  

안 에서 연쇄 으로 향을 미치고 있다.

(9) 法人의 부적절한 統制

사회복지기 을 운 하는 법인이 부 하게 통제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을 어

렵게 하고 있다. 운  법인의 향력은 크게 작용하는 가운데 법인이 과다한 사업을 펼

치려고 하고, 심지어는 법인들 간 무차별하게 경쟁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한다.

(10) 政府의 부적절한 對處

사회복지기 을 지도․감독하는 정부가 부 하게 처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근무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기 에 제공하는 보조 을 빙자하여 통제하는가 

하면 이에 기 이나 사회복지사는 무력하게 응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사회복지가 

정치 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11) 社會의 無關心

사회가 사회복지에 무 을 쏟지 않아 사회복지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컨  사회

복지사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회 분 기를 비롯하여 외 인 실무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매우 미 하다. 이와 같은 분 기는 결국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해 히 응하는 데 한계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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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클라이언트의 부적절한 행태

사회복지사가 하는 클라이언트가 비윤리 이고 부 한 행태를 보임으로써 사회복

지사의 활동 어려운 분 기를 래하고 있다. 클라이언트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을 사

회복지사는 따라야 하는가 하면, 복지권의 강화에 따라 ‘복지병’이 만연하여 클라이언트

의 자활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분 기는 클라이언트 집단이 정부에 민원으

로 제기했을 때 정부가 여법하게 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 에 압력을 으로써 더욱 

심각한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13) 業務의 복잡함

사회복지기 의 업무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얽 있어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을 열악

하게 조장하고 있다. 클라이언트가 아닌 이들의 가족들에까지 여해야 하거나, 업무 자

체가 다양하고, 특히 서비스가 복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 儒敎의 家父長 文化

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사례와 련하여 클라이언트나 그의 가족이 보이는 유교의 가

부장  문화가 짙게 묻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때로 학교에서 배운 로 

처하기보다는 이런 문화  특성을 고려하여 임하고 있다.

(15) 人間關係의 影響力

사회복지사는 기 에서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식 차에 의해 이루어지기보

다는 상 와의 인간 계에 의해 해결됨을 경험한다. 클라이언트를 해 공공기 에 요

청할 때 공문보다는 평소 ‘안면’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다.

(16) 企業文化의 潛入

최근 사회복지 장에 기업이 강조하는 문화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 컨  지나친 

모 활동을 강요하거나, 지나치게 효율성을 강조함으로써 동료  기  간에 무모한 경

쟁 분 기를 자아내고 있다.

(17) 社會福祉 環境의 變化

사회복지 장의 환경이 차 변화하고 있다. 특히 클라이언트로 간주하는 사회복지 

이 변화하여 의 선별주의 입장에서 보편주의 입장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지

역의 통 조직들이 소멸하고, 사회복지기 의 수가 늘어나면서 정부에 응하는 향

력이 커지고 있으며, 장의 형편에 딸라 실천 방법도 함께 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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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全體 主題 統合 陳述

사회복지사는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은 낮은 여를 

비롯하여 기  안에서의 불화, 기  자체가 역량이 부족한 가운데 기 장이나 법인  

정부가 부 하게 응함을 들 수 있다. 특히 기 장의 안일한 태도는 사회복지실천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단독 역이 아닌 2차 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타 문직과 경쟁하거나 서로의 이질감을 겪기도 한다. 

한편 사회복지사는 학에서 배운 것을 토 로 응할 수 없는 한계로 가부장  문화

나 인간 계의 향력도 드러남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사회 흐름의 변화와 함께 기업문

화와 같은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세력화도 차 커지면서 날로 새로

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요컨  사회복지실천 환경과 련하여 “사회복지사는 열악한 

여건에서 법인과 정부의 부 한 간섭을 받으며 사회복지 환경이 변화함을 경험한다.”

5. 結 論

동아시아 사회복지실천 모델을 개발하기 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처한 환경 이외도 이

론이나 모델  기술을 익히고 용한 경험, 사회복지사의 가치  태도 따 를 동아시

아 국가별로 더욱 악해야한다. 우선 한국의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실천 환경과 련

하여 경험한 특성에 한정하여 동아시아 사회복지실천 모델 개발과 련하여 몇 가지 시

사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 인 사회복지실천 모델을 한 직 인 요소보다는 간 인 요소로서 클

라이언트, 기 , 사회 분 기, 제도 따 와 같은 사회복지사를 둘러싼 환경이 강하게 드

러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실천 모델을 구축할 때 기본 틀은 기존 모델을 지향하되 사

회복지사의 처지와 주변 환경을 극 반 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복지사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치는 환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는 구체 인 공동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요하겠지만 사회복지 을 운 하는 법인을 

비롯하여 기 장의 안일함이나 정부의 부 한 처 따 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유교를 바탕으로 한 가부장  문화로부터 지 않게 향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 사회복지사들이 공통 으로 하는 특성일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 다면 이 같은 특성을 모델 개발에 극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사회복지실천이 인간 계에 의해 향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사회복지

사의 인간 계의 여력을 반 하여 사회복지실천 모델을 개발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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