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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1. 
  1) 

근 한 탈주민들  내 주는 과거 개별

주에  미 남한에 착한 가 과 척과 결합

 해 주하는 연쇄 주  변(chain migration)

하는 경향  강해지고 다 그 결과 미 내. 

에 착한 탈 들  보  경  도움  어

린아 들  포함한 가 단  과 다양한 연

 주가 지  늘어나고 다( , 

라   미만  청   차 2014). 19

커지고 다 한 탈 내 주  에   . 19

미만  청    에  1995 9.8% 2014

* 본  도 학  연  지원에 하여 연 었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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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지역의 북한이탈 초등학생의･

문화변용과 학교생활 만족도*

박   순   호**

Analysis of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Acculturation of Elementary

Student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Daegu and Gyeongbuk Region*

Park, Soon Ho**

요약   경 지역에 거주하는 한 탈 등학생  변용과 학 생  만 도  하 다 결. ： ･

과 경 지역에 거주하는 한 탈 등학생     도 과는 차 가 었 러한 차 는 , , ･

변용에 향  미 는 것  나타났다 변용에 어 는 통합 보다는 동   약간 크지만 한  . 

 용하는  극  리 과 주변    차지하여 내생 에 많  어 움  겪고 다고 볼 42%

 다 그리고  나 가 들고 학 생 에 할  남한  극  용하 는 경향  강하지만 . 

한에  태어난 학생  경우는 남한  거 하 는 경향  상  강한 것  나타났다 학 생 만 도는 . 

체  만 하는 편 역별 는 사  계  학 경  만 도는  에 학습 동에 한 만 도는 , 

가  낮았다 한 학 생 만 도  변용 간  계에 어 는 새 운  극  용하 는 . 

 경우가 상  만 도가 았다 결  탈 한 내 주 청 에 한  고 단  . 

주  지원 책에  탈피하여 변용차원  계 별 별  한 체계 고  지원 책  , ･

러다  할 필 가 다.

주요어 탈  내 주 등학생 변용 학 생  만 도 경 지역 , , , ： ･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acculturation of ：

elementary student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Daegu and Gyeongbuk region.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tudents in Daegu and Gyeongbuk were different from in capital territory or other parts of Korea. 

The acculturation of students living in Daegu and Gyeongbuk was distinctive. The proportion of assimilation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integration. However, 42 percent of students belonging to separation and marginalization 

passively accepted south Korean culture, so that they would have a difficult time in adjusting to new culture. 

Students getting older and being used to school life strongly inclined to accept south Korean culture; while, 

students born in north Korea tended to resist acceptance of south Korean culture. Most students were satisfied 

with school life. The satisfaction level was high in the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school environment; while, 

the satisfaction level in learning activity was relatively low.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satisfaction and 

types of acculturation, students actively accepting new culture were relatively highly satisfied with their school life. 

A standardized short-term education oriented program for north Korean adolescents refugees living in south Korea 

should be shifted into the long-term support policy reflected in class and attribute in terms of acculturation.

Key Words north：  Korean elementary students refugees living in south Korea, acculturation, school life satisfaction, 

Daegu and Gyeongbuk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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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크게 늘어났다16.4%( , 1996, 2015) . 

에 라  재 등 규학 에 재학 2014 ･

  학생   에 2,466 , 2007 447

해 격하게 가하 다 들  각 학 별 재. 

학생   보  등학생  45.7%(1,128 ), 

고등학생   차지하 그  42.8%(1,055 ) , ･

안학  재학생   등학생  11.5%(283 )

 가  다  같  등( , 2015). 

학생   가  클 뿐만 아니라 지  

가한다는 에  들  학   사 생 에 

어  에 한 연  들에 한 차별  

지원 책  실하다 냐하  들  한  . 

 학 생 에 한  단계에 하  

에 상   용 할 것  생각할 

도 지만 들   본격   

체 에 한 고민  하게 는 사  후  

청  에  향  미  

다.  

 후 한 탈 내 주 청  가2000

 들  상  한 특  들   , 

에  연 도 지  늘어나고 다 들 . 

연  크게 연 상 연 주  그리고 연  , 

에  살펴보  다 과 같다 체 는 .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학생  포함하는 청･ ･

 상  남한 사  주 후   

학 에 하여 주  심 뷰  참여 찰

 용한 연 가 주  루고 다 강( , 

경 애리2007; , 2000; , 2006; ･

동 그 는 한 탈 , 2012; , 2014). 

내 주 청 들   그들  상 한 

남한  충돌 에  사   학 생 에 

어  많  사 심리  갈등  겪  에 , 

없고 러한 갈등  극복하고 남한 사  주, 

에  하지 못할 경우 향후 사‘

계  재생산   다는 에  ’ 

매우 한 연 상  다 그리고 연. 

에 어 는 한 탈 내 주 청 과 

 공식  공개  료는 극  한 어 

다 뿐만 아니라 들   보 들도 그들. 

 신   꺼리고 욱  들  연, 

상  는 것 체에 거 감  매우 크다( , 

한 한 탈 청  상  한 2007). 

사  실시함에 어  가  본  본 집단

  한 들 집단  지역별 별 ･

료에 한 근도 매우 어 운 실 다 라  . 

주  심 뷰  참여 찰  용하고 다. 

 학 에 하여 심 뷰나 참여 찰

 아닌 사  용한 연 ( , 2007; 

병  등 지 한만  등, 2007; , 2007; ,･  

미 도 2009; , 2008; , 2004)･

지 않다 그러나 러한 연 들   . 

원 지 체 청 그리고 한 개, 

원 등  공공  책연 거나 들 

연 들  료  차  용하고 다 그리2 . 

고 연 상에 어 는  월 재 한2014 4 , 

탈 내 거주 등학생  체 한1,128 , 

탈 내거주  학  한 체 4.3%, 

학생  략  가 운  차지하고 에

도 하고 등학생  상  한 연 는 극

미 원 주( , 2004; , 2012; , 2005; 

동 에 지나지 않고 고, 2014; , 2014) ･

등학생과 학생  포함한 청   연

상  하는 연 강( , 2007; , ･

가 다 러한 결과는 재 청  2008) . 

본  에 근거하여 청  에   3 9 24

하  규 하고 등학  학 에 해당하는 연, 

에 한 각  료들  공개하지 않  과 

사  한 료 득  매우 어 운 에 

하고 다고 할  다1) 한 한 탈 . 

내 주 청  상  한 연 상지역  
2)  울  한 도  지역 도 , 

 거주 청  상  한 연 는  

연 가 하다(2014) 3).

다  한 탈 내 주 청  상  

사   학  생 에 한 연 들  체

 살펴보고  한다 미  도  지역. (2004)

 학  등학생과 학생  상  학5~6

평가 결과 심 참여 찰  통하여 들  , , 

학   실태  악하 다 동  . (2014)

도  한 탈 내 주 등학생들  상

 참여 찰과 사들  담  통하여 사  과

에 어  태도에 하여 하 다4) 그리. 

고 학 생 에 한 연 들  주  학 생

  실태에   연 주(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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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가 다  차지하, 1999; , 2001)

고 다 들 연 에 하 한 탈 내 주 . , 

청 들  남 한  격차  하여 학

습참여 동  과 학  보다 , 

살  학생들과 같  학 에 하  에 3~4

우 계  학  에 어 움  겪는 것  나

타났다 들  각 학  도탈락   . 2008

에      계  10.8% 2010 4.9% 2014 2.5%

낮아지고 다 그러나  고 학생들  . ･ ･

도탈락  보다는 여  다(2014 0.9%) (

에 는 도  , 2015). (2014)

경 지역에 거주하는 한 탈 등학생만  ･

상  사에 하여 상생  만 도

 하 다5). 

상  연 결과  합하 한 탈 내, 

주 청 들  사   학 생 에 하는  많

 어 움  겪고 는 탈 과 에  , 

상과 공포  움과 같  체 신  충격, 

도 그    다 그러나 에 어 움. 

 겪는 것   한  남한  상

 에 겪어야 하는 변용에  그 원  

찾   다 나  ( , 2008; , 2007; 

변용 란 상, 2008). (acculturation)･

한 경  지닌 집단  새  주한 사  

새 운  지 고 직   통하

여 생하는 변 상(Redfield et al., 1936; 

지연  다  변용  , 2012a) . ･

한 탈 내 주 들  에 한  

용하는 것  들   새 운  간

 충돌 에  주 들    어떻게 

용하느냐에 라 체감 도가 달라지  

다(Berry, 1997; Berry et al., 2002).

에 본 연 에 는 연 에  었  

도  경 지역에 거주하는 한 탈 ･

등학생6)  상  들  변용과 학 생

 만 도 그리고 들 간  계  사  

통하여 하고  한다. 

연구방법과 분석대상자의 속성2. 

연구방법1) 

본 연 에 사용한 주  료는  월 2014 4

경 에 거주하는 한 탈 등학생･ 7) 체  79

 과 경   상  한 ( 36 43 )

사  결과 다 사는  월과 월에 . 2014 3 4

걸쳐 한 탈 등학생  재학하고 는 학  

그 실태  악하고 들  상  월에  , 5 8

월에 걸쳐 사  실시하 다 그 결과 체 . 

사 상  에 해당하는  지  72% 57

하 다8) 그러나 답내용  충 한  . 7

한  실  에 용하 다50 .

사  내용  크게 한 탈 내 주 

등학생  9) 변용  그리고 학 생, 

만 도  하 다 변용  하  . 

한 항   개 한 Ahn(1999) KAEIS(Korean- 

 역하여 사용American Ethnic Identity Scale)

한  등(2004)10)  항  보 하･

여 사용하 다11) 한편 들  학 생 만 도에 . 

한 항   미  주  학  1990 Missouri  

프 그램(Missouri School Improvement Program)

 학 생 만 도 검사 도  참고  한 

 지  보 하 다 학 생 만(2010) . ･

도는 학습 동 우 계 사  계 학, , , 

경 그리고 학 행사  특별 동  개 역, 5

 각각 개 항  어 다 그리고 6 . 

사 식  변용  하  한 개 23

항과 개  학 생 만 도에 한 항에 30

해 는 각각  도5 12) 식 각 역별 항 , 

목 간 내  Cronbach's  값  검 하 

다. 

분석대상자의 속성2) 

한 탈 내 주 청  변용에 향  

미 는  매우 다양하다 그 에  들  . 

도 주  다 에 ( , 2007). ･

경 지역에 거주하는 한 탈 등학생   

살펴보    같다  는 여학< 1> . 61.3(

생 당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보100 61.3 )

다 훨씬 많  것  나타났다 는  월 . 2010 4

 한 탈 내 주 등학생들 (104.0)

 당시   경 지역   보다도 낮다89.7 . 

들  학 별 포는 학 학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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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 그 다  고학 학38.0% , (5~6 )

그리고 학 학   차 34.0%, (1~2 ) 28.0%

지하는 것  나타났다   월   . 2010 4

단  탈 등학생들  학 별 포  하  

학  경우는 보다 낮  에 고(42.4%)

학 과 학 보다는 았다 생(27.6%) (20.0%) . 

지  경우에는   에  태어난  3

 가  고 한 내  60.0% , (30.0%), (10.0%)

 나타났다 러한 생지는 학 별 과 . 

사   학 생  에 크게 향  미  것

 생각 다
13) 그리고 동 생과 연 차가 는 . 

학생    차지하 다 러한 결과38.0% . 

는 한 나   에  태어난 학생  경3

우 탈 에  내  주하는 과 에  학업  , 

단하거나 언어  지  차  등   

학  낮 어  는 경우가 지 않  

다 한 내 거주 간에 어 는  미만  . 1

  그리고  8.0%, 1~3 22.0%, 3~5 30.0%, 5

상   거주 간   그  큰 30.0%

경향  보 고 다 마지막  들  가. 

 보   함께 생 하는 학생   

고   어느 한사람  편  60.0% , , 

생 하는 경우도  차지하여 약 도34.0% , 94% 

가  함께 거주하고 나 지 는 가 6.0%

아닌 척과 생 하거나 집단공동체 생, 

 하는 것  나타났다 러한 결과는 한. 

탈 청 들   도가 가 과 거주  하다는 

 연 결과 는 매우 다 러한 . 

에  도  지역  상  하는 연  

 찾   다.

문화변용 유형과 인구 사회적3. ･

속성과의 관계

는 주 가 에 가지고  Berry(1997)

 체감  지하 는 향과 주사  새

운  용하고 참여하 는 향   차원

 용하여 변용  통합 동, (intergration), 

리 주변(assimilation), (separation), (marginali- 

 가지  하 다  zation) 4 . 

 체  지하  동시에 주 사  

에 극  참여하고 계  지하 는 

주 는 통합 주 사  에 계  하  , 

 고  체  포 하는 주  

동 에  만  고 하고 새, 

운  거 하는 주  리 주 사, 

 계도 지하지 않  주  

 지하 는 도 없어 양쪽   

단  경우  주변  다 에  . 

통합   한 많  학 들  가  Berry

람직한 변용  하고 다 러한 . 

변용  용한 한 탈 내 주 들  

에 한 연 는 독고 애란(2001), (2003), 

사  ･ 도(%)

별
남 19(38.0%)

여 31(62.0%)

연

6~7 7(14.0%)

8~9 14(28.0%)

10~11 18(36.0%)

 상12 11(22.0%)

학

학 14(28.0%)

학 19(38.0%)

고학 17(34.0%)

생지역

한 15(30.0%)

  3 30(60.0%)

남한 5(10.0%)

거주지
시 22(44.0%)

경상 도 28(56.0%)

내

거주 간

 미만1 4(8.0%)

1~3 11(22.0%)

3~5 15(30.0%)

 상5 15(30.0%)

답 5(10.0%)

동 생과

연 차

없 31(62.0%)

19(38.0%)

가

 거주 30(60.0%)

편  거주 17(34.0%)

타 3(6.0%)

합  계 52(100.0%)

료 사 결과: 

표 1. 대구 경북지역 탈북초등학생의 인구 사회  속･ ･ 성
단( : no, %)



경 지역  한 탈 등학생  변용과 학 생  만 도

－ 172－

등  들  (2008), (2012) ･

다 들 연   과 청  상. 

 한 것 등학생  변용  과 그 , 

에 향  미 는 등학생   체

 하지 않았다 에 본 에 는  . 

한 탈 내 주 등학생  변용  

하고 별 특  하고 나아가  변

용 과 사  과  계  규 하고･

 한다.

문화변용 유형1) 

남한 지향 개  한 지 개  (12 ) (11 )

체 개 항별  척도   평균값  23 5

 남한 지향  과 한 지 

과  합  개  하 다 체4 . 

 남한 지향  과 한 지 

 한 지  평균  남한  (31.90 )

지향  평균 보다   경우는 (42.98 )

통합 한 지 는 평균보다 낮지만 ‘ ’, 

남한 지향  가 평균보다  경우는 동‘

 한 지 는 평균보다 지’, 

만 남한  지향  가 평균보다 낮  경우는 

리 마지막  한 지  남한  지‘ ’, 

향  가  평균보다 낮  경우는 주변‘

 하 다 남한 지향  평균  ’ . 

상  등학생   평균  미58.0%

만  등학생 보다 았다 에 (42.0%) . 

한 지  평균  상  학생   

 평균  미만  학생들  58.0% (42.0%)

보다 았다 그리고 남한 지향  개 항  . 12

Cronbach's  값 14)  고 한 지에 0.808 , 

 개 항  11 Cronbach's  값    0.849

남한  용 도  한  지 도  신‘ ’ ‘ ’

뢰도는 미한 었다.

상   에 한 경  한･

탈 등학생  변용 별   < 2>

에  시한  같  동 과 리  각각 ‘ ’ ‘ ’

 가  고 그 다  통합  30.0% ‘ ’ 28.0% 

고 주변  에 지나지 않았다(14 ) ‘ ’ 12.0% .

러한 결과는  라고 할  는 한

 재  한  에 한 도가 상

변용 도(%)

통합 14(28.0%)

동 15(30.0%)

리 15(30.0%)

주변 6(12.0%)

계 50(100.0%)

료 사 결과: 

표 2. 대구 경북 북한이탈 초등학생의 문화변용 유형･

별 비율
단( : no, %)

 지 않  연  한 탈 내

주 등학생  특   보여주고 다고 하겠

다 그러나 들  한 에 하  한. 

 체  포 하 는 경향  강하지만 한편

는 남한  거 하 는 리 과 주변

  체  에 가 운  차지한다42%

는 것  많  책  시사  시하고 다고 

볼  다.

문화변용 유형과 인구 사회적 속성과의 관계2) ･

경 에 거주하는 한 탈 등학생  ･

변용 과 그들  사  과  계･

 살펴보 그들  사   개 에, 8･

 변용 과  계에  통계  

미한 변 는 연 생지 그리고 내거주 간  , 

개 다3 15).

 변용 과 연 과  계에 어

는 연  계 별 가    과 그 

  에  보는  같  경우에< 3> , 6~7

는 통합  는 리  71.4%, 8~9 50.0%, 10

는 동  그리고  상도 ~11 50.0% 12

리   가  다 러한 결과는 45.5% . 6~7

 어린 학생  등학  학 생들  학 1

지 가 에  주  한  한 계 에  

생  하다가 학과 동시에 가   사 에 

 남한  본격  경험하게  

계 다 라  들  새 운  하는 . 

에는 질 에 해 감  갖고  평

가  하는 경향  다 는  특(Nash, 1991)

 보 고 다  경우는 한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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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는 경향  강한 리   가(50.0%)

지만  남한  극  용하 

는 동 도  차지하여  특35.7%

 나타나고 다 그리고  경우에는 . 10~11

동    가하 다 러한 결50.0% . 

과는 나 가 들고 고학   학 생  통

한 남한 에 한 경험  늘어날   보다 

극  용하 는 경향도 는 것  해

할 도  것 다 그러나  상   . 12

그  연   경향 과는  리

  가  고 그 다  통합 (36.4%)

 에 동  단지 에 지나지 않았다9.1% . 

러한 결과는 들 연   체 에 한 

식  강해지는 사 라는  특  

리   상    다고 해  

 다  에도 한 탈 내 주 등학생. 

라는 특 상 나 는 많지만 한 에 주한 간

 짧아  고학 에  게 어 학업

담  에 라 트  많   에 

없는 남한  실  하고 다고 할  

통합 동 리 주변 계 

별
남학생  5 26.3%  6 31.6%  5  26.3% 3 15.8% 19 100.0% 0.562

여학생  9 29.0%  9 29.0% 10  32.3% 3  9.7% 31 100.0%

나

6~7  5 71.4%  0  0.0%  1  14.3% 1 14.3%  7 100.0% 19.804**

8~9  1  7.1%  5 35.7%  7  50.0% 1  7.1% 14 100.0%

10~11  4 22.0%  9 50.0%  2  11.1% 3 16.7% 18 100.0%

 상12  4 36.4%  1  9.1%  5  45.5% 1  9.1% 11 100.0%

학

학  5 35.7%  2 14.3%  6  42.9% 1  7.1% 14 100.0% 9.921

학  4 21.1%  9 47.4%  2  10.5% 4 21.1% 19 100.0%

고학  5 29.4%  4 23.5%  7  41.2% 1 29.4% 17 100.0%

생

지역

한  2 13.3%  2 13.3%  8  53.3% 3 20.0% 15 100.0% 12.000**

 10 33.3% 11 36.7%  7  23.3% 2  6.7% 30 100.0%

남한  2 40.0%  2 40.0%  0   0.0% 1 20.0%  5 100.0%

거주지
시  5 22.7%  8 36.4%  5  22.7% 4 18.2% 22 100.0% 2.864

경상 도  9 32.1%  7 25.0% 10  35.7% 2  7.1% 28 100.0%

남한

거주

간

 미만1  0  0.0%  0  0.0%  4 100.0% 0  0.0%  4 100.0% 24.747**

1~3  2 18.2%  1  9.1%  7  63.6% 1  9.1% 11 100.0%

3~5  5 33.3%  5 33.3%  2  13.3% 3 20.0% 15 100.0%

 상5  5 33.3%  8 53.3%  1   6.7% 1  6.7% 15 100.0%

답  2 40.0%  1 20.0%  1  20.0% 1 20.0%  5 100.0%

들과

나  차

없  9 29.0% 10 32.3%  8  25.8% 4 12.9% 31 100.0% 0.703

많  5 26.3%  5 26.3%  7  36.8% 2 10.5% 19 100.0%

가
양  7 23.3% 11 36.7%  7  23.3% 5 16.7% 30 100.0% 8.688

편  6 35.3%  2 11.8%  8  47.1% 1  5.9% 17 100.0%

타  1 33.3%  2 66.7%  0   0.0% 0  0.0%  3 100.0%

합 계 14 58.0% 15 30.0% 15  30.0% 6 12.0% 50 100.0%

 *p<0.10, **p<0.05, ***p<0.01

료 사 결과: 

표 북한이탈 국내이주 초등학생의 문화변용 유형과 인구 사회  특성3. ･
단( :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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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  미  연 에 하  한. (2004)

탈 내 주 학생들  가  큰 고민  학업

 것  다.

째 변용 과 생지역과  계  보, 

체  남한 나   에  태어, 3

난 학생들  경우에는 통합 과 동   

았다 에 한에  태어난 학생  경우에는 . 

리   가  고 그 다  주(53.3%)

변  매우  특  나타났(20.0%)

다 체  한 에  태어난 학생  경우에는 . 

통합 과 동   각각  체  40%

 차지하는 에 주변  그리고 80% 20% 

리 에 해당하는 학생  하 다   . 

에  태어난 학생  경우에는 동  3

 가  고 그 다  통합(36.7%) (33.3%), 

리 주변  다 러한 (23.3%), (6.7%) . 

결과  통하여 한 과   에  태어난 3

학생  경우에는 상  한 체  

지하  남한 에   하거나 한

 체  포 하 는 경향  강한 에 

한에  태어난 학생  경우는  한

만  고 하고 한   거 하거나 남 한 양

   거 하 는 경향  강함  할 

 었다 특  한에  태어난 학생  경우는 . 

새 운 남한 에 동 나 통합 보다  ‘ ’ ‘ ’

한  지키 는 식과 한 사  

식  강한 것  알  다 러한 경향  . 

들  한  탈 하여  등  거처 내  3

주하는 과 16)에  안 한 신  어 지

내야 하는 든 상 에 처해 었  에 질 

에 한 감도가 낮  에 없다는 과 

한 과   에  태어난 학생에 해 상3

 연  고 고학  경우가 많  

에 동 생에 해 나 가 많고 학업  공  컸

므  우 계  학업  트 가 심한  등

에  그 원  찾    것 다. 

째 변용 과 내 거주 간과  계, 

 보 내 거주 간  어질  통합   , 

동   늘어나는 에 리  그 

 경향  아주 한 특  나타나고 다 특. 

  미만  경우에는 든 등학생  한  1

 거 하는 리 에 한다 그러나 내 거. 

주 간  늘어나  차 리   감

하여  상  학생  경우는 그  주변5

과 동시에 미만  가  낮았다10% (6.7%) . 

에 통합   동  내 주  후1

 격  늘어나   상  미만  시 에1 3

는 통합   경우에는 동  , 3~5

 가  격  가하 다 그러나  상. 5

 경우에는 동  상  차지하(53.3%)

여 그  가  게 나타났다 결과  . 

경 에 거주하는 한 탈 등학생  경우에･

는 주 에는 한   거 하는 리 에

 거주 간   어  다양한 경  1

통하여 차 한   용하는 통합   동

 변 하는 경향  나타나고  

할  었다 러한 결과는  타 . 

지역  주 들  새 운 에 건

 동 하  태도  보 다가 시간   

차 심과 감  가지게 지만  시간  , 

지나    새 운  양쪽  객

 단할  게  는 통합

 하게 다는 연 (Atkinson, 2003; 

 등 는 차별  가진다 그 는 한, 2004) . 

에 하는 간과 경 가 상  

한  등학생 라는 연 상  특 에  찾

   것  단 다 러한 특  . 

주  나 가 어린 아동  변용  신  

체 에 하여 본격  고민하게 는 사

 후  변용에 크게 향  미  에 

매우 한 미  가진다고 할  다.

학교생활 만족도와 문화변용4. 

상에  한 탈 내 주 등학생  변용 

 특  고찰하 다 러한 변용  특. 

 상생 뿐만 아니라 학 생 에  만 도

에 크게 향  미 게 다 지연( , ･ 2012b; 

특  들 에  한  , 2010). ･

 한 에  태어난 는 내3 1.5

 주하여 주간    한 후 8

주 지 근  학 에 게 다 라  . 

등학 에 재학하는 들 들  엇보다 남1.5

한 간  학  도  경뿐만 아니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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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차  그리고 탈  후 내 지  

학업 공  등  학 생 에 어  많  어 움

 겪게 다 원( , 2012). 

라  본 에 는 들  학 생  만 도  

각 역별  살펴보고 역에 어  변용 , 

간  차별  하고  한다  학 생. 

만 도  에 는 학 생 만 도  학, 

습 동 우 계 사  계 학 경과 학, , , 

행사  특별 동  개 역  하고 각 5 , 

역별 개 항   개 항에 하여  6 30 5

척도  사하 다 학 생 만 도  개 역별 . 5

개 항목  내  에 한 6 Cronbach's   

값  에   미한 었다0.68 0.90 . 

들  체 항  평균값  고 만 도  3.92 , 

각 그룹별  보통 상 미만  (3.0 ~4.0 ) 체

  차지하고 만 상  52.0% (4.0 ~5.0) 42.9% 

그리고 만 상 미만   차지(1.0 ~3.0 ) 6.0%

하 다 그리고 각 역별  척도  평균값  . 5

보 체평균값보다 아 상  만 도가 , 

 역  사  계  학 경(4.32)

고 그 다  우 계 학 행사  특(4.08) , , 

별 동 역 가  만 도가 낮  역  학습, 

동  것  나타났다  러한 결과는 학( 4). 

과  시하는 남한  실과 그들  동

생과  학 차  그리고 상생 용어  차 에 

 통에 한 트  등  학 생 만 도

   용하는 에  한

체 에 해 상   사  태도

 양 한 학 경    용한 것

 단 다.

다  경 에 거주하는 한 탈 등학･

생  학 생 만 도  변용  간  계

 하고  한다  해   학 생. 

만 도  개 역별  변용  간에 5

미한 차 가 는가  검 하  하여 ANOVA 

검  실시하 다 그 결과 학 생 만 도 개 . 5

역 에  상  만 도가 낮  학습 동, 

우 계 그리고 만 도가 가   사  

계에 어  변용 간  차 가 통계

 미한 것  나타났다 들 개 역별 . 3

변용  차 는  에  시한  < 5>

같다.

 학 생 만 도  학습 동 역에 어

는 통합  개 항   척도 평균값  6 5 4.01

 만 도가 가  고 다  동 주, (3.97), 

변  고 리  만 도가 가  낮았(3.17)

다  탈  후 내에 주과 에  남한 도 . 

극  용하 는 향  강한 등학생  

한  거   단 하 는 계 보다 학습

동에 하여 만 하는 경향  강하다고 볼  

다 한 체  만 하는 개  에 는 . 2

 포 하  보다는 체  지하  

남한 에 극  참여하 는 학생  경우가 

 만 도가 았다 그리고 우 계에 한 . 

만 도  경우에는 주변 과 통합(4.25) (4.17) 

그리고 동  체  만 하는 편  (3.98)

에 리  보통  것  나타났다(3.40) . 

러한 결과는  주변 과 리 에 

한 학생들  통합 나 동 에 해 우

계에 한 만 도가 낮다는  연 미( , 

는 차 가 었다 그 는  한2004) . 

에 한 체 도 약한 동시에 내  

극  용할 도 많지 않아   동

시에 단  주변  등학생  경우 학

하 역 항 Cronbach's  평균값

학습 동 6 0.87 3.69

우 계 6 0.89 3.89

사  계 6 0.90 4.32

학 경 6 0.68 4.08

학 행사  특별 동 6 0.73 3.86

료 사 결과: 

주 평균값  학 생 만 도  역별 개 항목   도 값  평균: 6 5

표 학교생활 만족도의 역별 문항수 내 일 성과 평균값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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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에 어  상  우 계에 어  만

하는 도가 큰 경향 에  그 원  찾   

지 않  생각 다 마지막  사  계. 

에 어 는 통합 동 주변(4.60), (4.49), 

 체  만 하는  에 리(4.42)

 보통 었다(3.86) .

맺음말5. 

한 탈 내 주 청 들  청  특  

신  체 에 한 갈등과 란 에 상 한 

에 한  많  어 움  겪고 다. 

그 청  에  등학생  그 나 향후 

남한 사  원  착하는 과 에 어  매

우 한 계 다 라  본 연 는 연. 

에  었  도  경 지역에 거･

주하는 한 탈 등학생  상  들  

변용과 학 생  만 도 그리고 들 간  계

 사  통하여 하 다   . 

책  시사  시하고  한다.

 경 지역에 거주하는 한 탈 등･

학생  에 는   도  상  

하는  연 결과 는 차별  가지는 것

 나타났다 러한 차 는 변용에도 향  . 

미  뿐만 아니라 변용  지역  차별  핵

심  동    다는 에   한

탈 내 주 청  지원 책에 하여 시사하는 

가 크다고 하겠다.

째 변용 과 사  과  , ･

계에 어 는   새 운 에 한 

도가 타 연 에 하여 상  낮  

등학생  특   나타났다 들  한. 

    역 변용 평균값 편차 F Sig.

학습 동

통합 4.01 0.63

6.613 .001
동 3.97 0.58

리 3.06 0.71

주변 3.86 0.83

우 계

통합 4.17 0.64

3.707 .018
동 3.98 0.77

리 3.40 0.67

주변 4.25 0.77

사  계

통합 4.60 0.39 

4.872 .005
동 4.49 0.41 

리 3.86 0.72

주변 4.42 0.83 

학 경

통합 4.17 0.63 

1.089 .363
동 4.16 0.65 

리 3.82 0.62 

주변 4.22 0.61 

학 행사  특별 동

통합 4.07 0.55 

1.532 .219
동 3.92 0.73 

리 3.58 0.59 

주변 3.95 0.75 

료 사 결과: 

주 평균값  학 생 만 도  역별 개 항목   도 값  평균  : 6 5

표 학교생활 만족도의 역별 문화변용 유형간 차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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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에 심  가진  주 가 아니

 에 한  체  지하  한

 극  용하  보다는 한 에 

하  한  체  포 하 는  

한   거 하 는 보다 그  약간 

지만 큰 차 가 없었다 체  나 가 들. 

고 학 생 에 할  남한  극  

용하 는 경향  강한 에 한에  태어난 

학생  경우에는 한 뿐만 아니라  남한 

도 거 하 는 경향  강하게 타났다 러한 . 

결과는 타 지역  주 들  새 운 

에 건  동 하  태도  보 다가 시

간   차 심과 감  가지게 지

만  시간  지나    새 운 , 

 양쪽  객  단할  게  

는 통합  하게 다는 과

는 차별  가진다 러한 연 결과는 변용. 

 에 어 도 한 미  가진다고 할 

 다.

째 학 생 만 도는 체  만 하는 , 

역별 는 학습 동에 한 만 도가 가  , 

낮았다 에 사  계  학 경에 한 . 

만 도는 았다 그리고 학 생 만 도  . 

변용 간  계에 어 는 새 운  

극  용하 는  상  만 도가 

아 양  간에는  상 계  하 다, . 

라  새 운 남한 에 할  는 간  

한 들  변용에 어  한 경  

학 생  에 학과  주  학습 동보

다는 변용에 한 역할  담당하는 사  

우 계  개  통하여 학 생  만 도  

고하는 안  극  색할 필 가 다. 

특  리 과 주변  경우 단 간   , 

통하여 들  남한  용하  어  에 

보다  안목에  직  삶  경험  통해 

할  는 심한 가 엇보다 하다.

결  청  신  체  립에 

한 갈등과 란 에 남한 에 한 라

는  어 움  겪고 는 한 탈 내 주 

청 에 한  한  지원 책에 

한 러다   다   . 

들 청   상  하는  격  

강한 주 단  책에  탈피하여, 

지역 계 별 별  한 사  지지･ ･

 강 하는 변용 차원  체계(social support)

고  지원 책  어야 할 것

다. 

주

1)  들 미  연 는 등학  학, (2004) 1~4

 학생  한 학  등학생과 학생  5~6

상  하 다.

2)  청  상  한 연 라고 할지라도 실

 상  울  도  거주 만  상

 한 경우 가 다( , 2007) . 

3) 도  한 탈 내 주 에 한 연 가 거

 없는 것  들  도 에 집 어 는 것도 

한 라고 할  다  월 재 한. 2014 6

탈 내 주 들  가 도 에 거주하고 64.4%

다 그 는 들 지역에는 상  많  . 

취업  양 한 지원체계  들  다 러한 . 

도  집  하  하여 는  1990

후  지 거주 도  실시하고 다 그 . 

결과 도  거주 는 에는 에 해 2014 2007

가한  차지하고 다4.3% 35.6% ( , 2014).

4) 한 탈 내 주 등학생들  남한사 에  사

 과 에   타  태도  집단주  생

양식에  차 고 개 주  생 양식  

뀌어가는 것  다.

5) 한 탈 내 주 등학생들  상생  만 도는 

학 생지 거주지 남한거주 간  가 과 , , , 

한 상 계에 는 것  다 체.  

상생  만 도가  그룹    에  3

태어난 학 과 고학 에 재학하는 학생  하

여 한에  생한 상  나 가 많고 내 

거주 간   학생들  만   았다.

6) 재 등학 에 재학  한 탈 내거주 학생

 그들 신보다는 나 보  주 사결

에 동참한 동  주  주  남한에  태1.5

어난 주 들  새 민 청  리2 , ‘ ’

고 다.

7)  월 재  한 탈 내 주 등학2014 4

생  그 에  경  거주 등1,128 , ･

학생      차지한다79 7.0% .

8) 본 사에는 등학 에 근 하는 ･

사  도움  었다 에 감사한다. . 

9) 등학생  항목  별 연 학 생지, , , , 

거주지 내 거주 간 동 생과  연 차 그리고 , , 

가  개 다8 . 

10)  등   아시아계 미  (2004) Ahn(1999)

민 체  하  해 미 에 거주하는 한  

학생  상  개 한 210 KAEIS(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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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하여 한American Ethnic Identity Scale)

탈 내 주 청  연 에 사용하 다. 

 등  연 에 는  개 항 (2004) Ahn 50

에  한 탈 청  하는 사  과 내

 타당도   통하여  개 항  사38

용하 다 남한 에 한 심과 남한 사람들과 . 

계  가지 는 남한 지향 에 한 개 항20 과 

한 지에  개 항  하 다18 .

11) 본 연 에 는  개 항 에  한 탈 Ahn 50

등학생  사  담 사  통하여 남한

지향 에 한 개  한 지에  개 12 11

등  개 항  사용하 다23 . 

12) 각 항별  신  생각하 에  아니다(1 ), 

그 지 않다 보통 다 그 다 매우 (2 ), (3 ), (4 ), 

그 다  하 다(5 ) .

13) 한에  태어난 경우는 상  고학 고 

에 어 움  겪  가능  큰 에 한 에  

태어난 경우에는 나 가 상   학

 학 생 에  할 가능  크다고 볼  

다.

14) Cronbach's 는  각 역별 항 간  내  

 검 하는 지 그 식  , 

 








  






 항목 (k: , 
 각 항목:  

산, 
  산 다: ) . Cronbach's  값    0~1

값  가지  탐색  연  경우에는 , 

연  경우에는 상  충 한 0.60, 0.80

미가 다 충 규( , 2004). ･

15) 러한 결과는 변용 과 통계  미

한  태 내 거주 간과 동거 태  , 

시한  등  연 는 차 가 었다(2004) . 

그 차 는 본 연  상 들  첫째  태에, 

 등 등  학 안학 하나원 등 다양, , ･

하지 않고 단지  공  등학 에 한

동거 태도 단지  하고는  가, 1

과  동거라는 지역  특 에  그 원  찾   

다.

16)  연 에 하  한에  태어나 (2007)

   걸쳐 내  주하는 는 걸리는 3

간  평균 개월 다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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