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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thnic Identity as TCK(Third Culture 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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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of Study: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to understand the essential experiences 
of missionary children related to national identity. 
Research Contents and Methods: Ten children of missionaries who were re-entered to 
their home countries to receive university education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for the 
study. Two preliminary surveys (2016, 2019) were conducted to determine the direction and 
subject of the study. Two in-depth interviews and one non-face-to-face survey were con-
ducted with the study participants. Based on preliminary research and prior research, the 
questionnaire explored identity experiences by discovering four areas: language, culture, 
group, and place. In addition, rich research results were derived with schematic interview 
data, surveys using Phinney's 1992 national identity test tool, non-face-to-face surveys with 
parents of study participants, and self-report identity graphs.
Conclusions and sugges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missionary kids as TCKs were able 
to know their names in identity confusion by sequentially experiencing international mobility, 
separation, and discrepancy in four areas. After all, TCK seems to suffer from identity diffi-
culties because it remains primarily 'minority' in relation to the four domai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pecifically revealed the support needed for TCK missionary children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by revealing the importance of providing visiting experience in 
Korea and schoo(herd)l experience before entering Korean universities to re-adaptate T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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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교육을 위해 재입학하는 선교사 자녀들의 타국에서의 민족정체 
성 관련 본질적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대학교육을 목적으로 귀국한 선교사 자녀 들은 본국으로 재입국해 학업 (MK)
을 감당하게 되면서 적지 않은 적응 관련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번 연구. 
는 역문화 충격을 겪는 연구 참여자의  한국 입국 이전의 정체성 관련 본질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
한 질적 연구로 심층면담을 주 연구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연구의 방향과 주제를 정하기 위해 두 . 
차례의 예비조사 년 년 를 했고 한국 교육과정을 경험하지 않은 선교사 자녀 명을 (2016 , 2019 ) , 10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와는 두 번의 심층면담과 한 차례의 비대면 설문조사를 실. 
시했다 질문지는 예비조사와 선행 연구 등을 토대로 하여 개 영역 언어 문화 집단 장소 을 . 4 - , , , –
발굴해 정체성 경험을 탐색했다 더불어 도식면담 자료 의 민족 정체성 검사 도구. , Phinney(1992)
를 이용한 설문조사 연구 참여자 부모와의 비대면 설문조사 자기보고식 정체성 그래프로 풍성한 , , 
연구 결과가 도출되도록 했다. 
결론 및 제언 : 연구 결과 로서 선교사 자녀들은 네 개의 영역 관련해 나라간 이동과 이탈과  , TCK
불일치를 순차적으로 겪으면서 정체성 혼란에 이름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인 는 네 개의 . , TCK MK
영역과 관련해 주로 소수자 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 ’ . 
구는 의 재적응을 위해 한국대학 입학 전에 한국 방문 경험 및 다수가 되는 떼 경험MK , (school) 
을 제공해 주는 것의 의미와 가치의 중요성을 밝힘으로써 다문화 배경 경험이 있는 인 선교, TCK
사 자녀뿐 아니라 이주 배경이 있는 학생들의 정체성 문제를 이해하고 도울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
선교사 자녀 민족정체성 소수자 다수자 떼경험 , TCK,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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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I. 

국제적 이동으로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학습자가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계 . 
인구 대비 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만0.64% 732 명이 개국에 걸쳐 널리 퍼져 180
있어 통계청 특히 그들의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계기로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발생하( , 2022), 
는 문제에 교육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 한국 교육과정 이외의 . 

년 간의 교육을 받은 뒤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본국으로 재입학하는 자녀들은 재외동포 12 , 
세로 이 제 문화의 아이들인 라고 2 Useem & Richard(1976) 3 TCK(Third Culture Kids)

처음으로 명명한다 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다문화 속에서 이중 언어를 배우고 . TCK , 
국제적 인맥을 쌓으면서 국제적인 감각과 다문화에 대한 열린 수용성을 갖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들이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본국에 재입국했을 . TCK
때 역문화 충격 으로 재적응 관련한 어려움을 적지 않게 겪는 것으(reverse culture shock)
로 보인다 고명금 권미경 이순형 들이 겪는 어려움은 크게 네 가지로 ( , 2018; , 2010). TCK
연장된 사춘기 소속감 부재 소외 미해결된 슬픔 등으로 결국 이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 , , 
하는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됨을 알 수 있다(McCaig, 1996; Pollock, 1996; Pollock & Va
n Reken, 2001; Schaetti, 1996). 그들의 이런 정체성 혼란 경험은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
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다문화 배경 장점에도 불구하고 적응관련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이다 의 본국의 재적응 문제를 돕기 위해서는 결국 그들의 정체성 경험에 대한 본질적. TCK
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교사가 자신과 , 
다른 배경을 지닌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문화적 능력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는 요청 에도 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DarlingHammond & bransford, 2005) . 
럼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학생을 이해하게 되어 초중등 교사 전문성 신장에도 중요한 시
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세 이전에 부모를 따라 외국에 간 재외동. 18
포 세들의 정체성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질적연구로 인 의 한국인 정체성 2 TCK MK
겪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한다. 

 
선교사 자녀의 로서의 민족정체성 겪음 관련 공통된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1. TCK ?

2. 선교사 자녀의 로서의 정체성 겪음 관련 본질적 경험이 정체성 영역 언어 집단TCK - , , 
문화 장소 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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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 Ⅱ

개념 및 이론 1. TCK 

는 세 이전에 부모의 직업적인 상황으로 인도에 살게 된 미TCK(Third Culture Kids) 18
국인 자녀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처음 등장하였다 재외동포 세(Useem & Richard, 1976). 2
들이 라고 할 수 있다 는 모국의 문화를 제 문화 현지의 문화를 제 문화로 봤을 TCK . TCK 1 , 2
때 이들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 제 의 문화에 속하게 된다 관련 연구는 용, , 3 . TCK 
어 및 개념과 그들의 변화 경험에 대한 연구가 있다 또한 그들의 세계관 관계(change) . , , 
문화적 정체성 및 소속감 역문화 충격 등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 

의 긍정적인 경험은 다문화 노출 경험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포용성 및 열린 시각을 TCK
가질 수 있다 또한 이중 언어를 구사할 기회를 접하게 되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글. 
로벌한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 는 타문화권에서 성장하므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 TCK
한 강한 감각을 발달시키는 장점이 있다(Schaetti, 1996). 

의 부정적인 경험은 잦은 이동과 이별로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연장된 사춘기 소속TCK , 
감 부재 소외 미해결된 슬픔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McCaig, 1996; P

유형은 이동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ollock & Van Reken, 2001; Schaetti, 1996). TCK 
할 때 장소 이동과 관련해 귀가형 과 출가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집 모국 에서 , ‘ ’ ‘ ’ . ‘ ( )
멀어지는 유형 으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갔다가 학업이나 직업 관련해서 다시 다른 나라로 ’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후자는 집 모국 으로 돌아오는 유형 으로 모국에서 외국으로 갔. ‘ ( ) ’
다가 돌아가는 경우뿐 아니라 현지에서 태어나 학업이나 직업적 이유로 모국으로 돌아오는 , 
유형이다 문미경 이를 그림 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2020). [ 1] . 

그림 의 이동성 경험 유형 [ 1] T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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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민족 정체성 개념 및 구성요소  2. TCK

정체성 이란 개념은 미국 정신분석학자 에릭슨 에 따르면 인간 관련 모든 ‘ ’ (1902~1994) , 
과학 영역에서 필수로 등장하고 있다 박아청 아이덴티티 라는 말의 유래를 보면 라( , 1996). ’ , 
틴어 에서 나온 것으로 그것은 자기 자신 그 사람은 틀림없는 본인이다 전‘identitas’ “ ,” “ ,” “
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등의 의미로 풀이 되고 있다 박아청 정체성 형성은 연속성.” ( , 2005). 
에 기반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민족 정체성은 사회적 정체성이다 이는 소속된 집단. 
과 연관된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는 정체성으로 사회적 거울 인 타자와의 접(social mirror)
촉을 전제로 한다 최순영 민족 정체성은 동일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는 국( , 2003). . TCK
제적 이동으로 기존의 영역에서 이탈해 여러 영역에서 불일치 를 경험하게 된(discrepancy)
다 이때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의 민족 . . TCK
정체성 관련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영역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는지 살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인간은 동일시를 통해서 사회적 정체성인 민족 정체성을 형성해 .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는 동일시 경험의 결핍으로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TCK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 민족 정체성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때 관련 정의TCK , 
나 개념에 접근하는 식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요소 를 다룬 모델에 따라 민족 정체성을 , ‘ ’
파악하도록 한다는 연구 박선웅 윤인진 송영호 에 따라 의 정체성 구성( , 2013; , 2011) TCK
영역을 탐색했다 의 민족 정체성 관련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도출한 정체성 구성 영역. TCK
은 네 가지 언어 인종 및 집단 문화 장소 로 등 의 문화변용 이론과 그외 정- , , , - Berry (1987)
체성 관련 영역을 다룬 연구에 따른 것이다 김유선 류한나 박정은 외( , 2003; , 2011; , 201

임양희 최정희 등 은 타문화 3; , 2014; , 2013; Baker, 2011; Milroy, 1992). Berry (1987)
접촉시 생기는 문화변용 에서 한 개인에게 일어나게 되는 일반적인 변화 가(acculturation) 5
지를 말하고 있다 그 변화는 물리적 변화 생물학적 변화 문화적 변화 개인 심리적 변화. , , , , 
사회관계 변화로 이번 연구에서 물리적 변화는 장소로 바꾸고 생물학적 변화와 사회관계는 
인종 및 집단과 연결된다고 보았고 문화적 변화는 그대로 문화로 해석해서 정체성 구성요소
를 설정해 보았다 위에 소개한 다른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다룬 언어 영역을 추가해 총 네 . 
영역을 정하였다 년 명 대상 자신을 한국인으로 생각하는지와 그렇지 않은. 2019 TCK(152 ) 
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의 결과도 앞서 정한 네 개의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민족 정체성 영역을 네 가지로 규정하였다. 



198  기독교교육논총 제 집76

와 의 공통된 연구 주제 3. TCK MK

생활양식이 그들의 거주기간이나 거주국과의 접촉 정도나 스폰서나 국외거주자 공동체의 
규모나 부모가 자녀들이 현지 문화와 사람들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정도에 따라 경험상의 
강도나 다양성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는 다음 네 가지 공통된 주제와 관련되. TCK
어 그 특징이 논의되므로 에서 (Schaetti & Ramsey, 1999; Barringer & Carolyn, 2001
재인용 이를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의 흐름과 관련 연구들은 사회학자 ) . TCK Useem

을 시작으로 년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에서는 (1963) 70~80 . Fail(2004) TCK 
연구 시작 부터 에 이르기까지 주요 연구자들을 소개하고 있어 (Useem, 1963) Pollock(1999)
참고할 만하다 이 소개한 선행연구와 가 소개한 . Fail(2004) Schaetti & Ramsey(1999) TC

관련 주제 변화 관계 세계관 문화 정체성 를 포함해 제시한다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K - , , , - . 
표 과 같다< 1> . 

표 의 공통된 연구 주제에 따른 해외 연구< 1> TCK

주제 관련 연구 

관련 TCK 
용어 및 개념

TCK (Useem, 1963; Pollock & van Reken, 1999)
Global Nomad (McCaig, 1992)
Transculturals (Willis et al., 1994)

변화(Change)

거주지 친구들 인종 학교 문화 언어 변화들을 경험 해외 국제학교 경험, ( ), , ( ) , 
(Krajewski, 1969; Mannino, 1970; Rainey, 1971; Beimler, 1972; 
Chapman, 1975; Kelly, 1975; Shepard, 1976; Hager, 1978; 
Werkman, 1979; Stoddart, 1980; Jordan, 1981; Delin, 1986; 
Olson, 1986)

관계(relationships)
친구를 빨리 사귀고 헤어지는 관계 경험 심리 및 정서적 어려움 , 

(Collins, 1984; Pollock & van Reken, 1999; Gilbert, 2008) 

세계관(worldwide)
상황에 따라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세계관 형성

(Pollock and van Reken, 1999)

문화적 정체성
(cultural identity)

한 문화에 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소외감 및 단일 문화권을 넘어
서는 문화에 대한 통찰력 및 이해를 경험
(Gleason, 1970; Adler, 1975; Herrmann ,1977; Bennett, 1993; 
Brislin, 2000)

정체성 문제 
(Tajfel, 1981; Phinney and Rotheram, 1987; Munayer, 2000; 
Fail,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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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은 년 초기까지의 관련 해외 연구를 대체로 살핀 것이다 이번 연구  < 1> 2000 TCK . 
는 중에서도 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 연구에 대한 그 동안의 TCK MK , 
자료를 수집 정리한 최근 연구 방준범 전병철 를 살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 2018) . 

년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에서는 교육 관련해 세 가지 선언이 있었다1993 (KWMA) MK . MK
를 신앙인 한국인 국제인으로 키우겠다는 선언과 관련해 지난 년 간 이뤄진 관련 연구를 · · 24
살펴본다 와 선교사 자녀 를 검색어로 하면 학위 논문은 총 편 정기간행물은 . ‘TCK’ ‘ ’ 73 , 40
편에 해당한다 관련 연구는 세 가지 영역인 학교교육이 포함된 자녀 교육 영역 선교사 . ‘ ’, ‘
자녀 사역 선교사 자녀 심리 상담 영역 으로 구분되었다 방준범 전병철 에서 살펴본 ’, ‘ ’ . · (2018)
한국 관련 자료를 표 로 제시한다MK < 2> . 

표 한국 관련 국내 연구< 2> MK 

집에 대한 생각
소속감( ) 

모든 곳이 집이고 어느 곳도 집이 아니라는 느낌
(Pollock & van Reken, 1999; Useem,1984; Wertsch, 1991)

뿌리 없음 (Bushong, 1988; Loewen, 1993; Pollock and van 
Reken, 1999).

역문화충격

역문화 충격
(Adler, 1975; Downie, 1976; Schulz, 1985; 1986; Austin, 1986; 
Uehara, 1986; Fray, 1988; Firestone, 1992; Stelling, 1992; Bell, 
1997; Pollock and van Reken, 1999)

고등교육 관련 재적응 문제 
(Krajewski, 1969; Gleason, 1970; Cassady, 1971; Ridley, 1986; 
Schulz, 1985, 1986)

주제 관련 연구 

홈 스쿨링
한국 의 정체성 확립 한국어 교육 본국 재진입 가능성을 위한 준MK , , 

비로서의 홈 스쿨링
박정호 이은정 차재국 하지선(2003), (2003), (2009), (2012), 

정체성

한국어 성취와 정체성의 관계
류한나 박우정 박정은 최정희(2011), (2013). (2013), (2013)

의 정체성과 신앙교육MK
백애경 조선희 박희정 제상욱 안승도(2000), (2003), (2004), (2013), 

봉원영(2013), (2013)

선교관련 선교사 자녀 선교 영역 관련 선교사 자녀 돌봄 사역자의 자질 포함 제종안, M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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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준범 전병철 에서 인용                                            : · , 2018

연구방법 . Ⅲ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는 외국에서 년 이상 한국 이외의 교육과정을 경험한 한국인 세들로 고등12 2
교육을 위해 한국으로 재입국한 대 명이다 기존 선행 연구들이 와 20 10 . TCK MK(Missiona

들의 차이를 크게 두지 않은 점도 있고 명 중 명의 부모들은 선교사이지만 직ry Kids) 10 8
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 규정하기 보다 연구 참여자들인 로 규정한다 연구 참여MK TCK . 
자 배경을 표 으로 정리한다< 3> .

표 연구 참여자 관련 정보 < 3> 

돌봄

김종성 신승아 이봉춘(2000), (2002), (2002), (2002)
캠프 사역 박중근 김선경: (1993), (2011)
상담 김옥주 안은숙: (2002), (2013)
지원 체계 및 정책 신승아 손동신: (2002), (2006)
현지적응 권민영: (2013)

재입국후 적응 및
스트레스 

김수잔 서혜경 김향미 조주애 김혜정(2006), (2011), (2013), (2013), 
서현주(2015), (2016)

부모와의 관계와 
의 신앙MK

김지현 백애경 김은미 김덕순(2000), (2000), (2001), (2003), 
조선희 김선영 고명금 권동환(2003), (2005), (2006), (2007), 
나한나 안은경 김향미(2010), (2010), (2013)

연구참여자 가명( ) 
성별 나이( / ) 거주국 학교경험

초 중 고( / / )
출생국

한국 거주 경험( ) 구사가능 언어

1 견미라 여(22) 중국 현지 현지 현지/ / 국 C 현지어 한국어, 

2 금영국 남(24) 영국 인도 , 현지 국제 국제/ / 한국 시GS 영어 한국어, 

3 공조은 남(26) 러시아 현지 현지 현지/ / 서울 년(4 ) 현지어 한국어 , 

4 강산돌 남(28) 인도네시아 국제 국제 국제/ / 서울 개월(10 ) 영어 한국어 현지, , 어 

5 배들오 남(27) 나이지리아 국제 국제 국제/ / 서울 개월(3 ) 영어 한국어, 

6 김들 남(25) 수단 국제 국제 국제/ / 현지 영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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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2. 

예비조사 1) 
연구의 방향과 주제를 정하기 위해 년과 년 두 차례 예비 조사를 실시했다2016 2019 . 1

차 예비조사는 부모를 차는 재외동포 세인 를 대상으로 하였다 차 예비조사TCK , 2 2 TCK . 1
는 개국 명의 부모가 응답해 주었다 설문의 내용은 개 문항으로 이번 논문과 관련23 59 . 14
해 주목할 질문은 대 미만의 자녀와의 외국 생활 중 주로 고민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20 ’
는 항목이었다 응답한 부모의 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 문제 를 가장 많이 고. 45.8% ‘ ’
민한다고 답하였다 흥미로운 답변은 본국으로의 한국 대학 입학의 이유를 민족 정체성과 . 
연결 짓고 있는 부분이었다 차 예비조사는 년에 실시했고 년 이상 해외 체류 경험. 2 2019 1
이 있는 재외동포 세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연구와 관련해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한2 . 
다면 그 이유와 반대로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
도록 했다 총 명이 응답하였고 답변 결과는 정체성 구성 네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 152
는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여 주었다. 

질적 심층면담2) 
주된 연구 자료는 연구 참여자 명과 두 번의 심층 면담과 한 번의 온라인 설문을 통해 10

수집되었다 심층면담은 면대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대학을 온 재외동포 세. 2
로 선정하였다 대학의 정보공시를 통해 년 특례 입학자 통계는 알 수 있었으나 개인정보 . 12
접근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 참여자를 찾기 위해 목적표집을 실시했다 국제적 네트워크. 
가 있는 선교 단체와 재외동포 지인들을 통해 설문을 실시해 면담에 응할 수 있는 참여자를 
확보해 나갔다 본격적인 면담 전에 한국에 와 있는 연구 참여자가 아닌 재외동포 세와의 . 2
두 차례 예비 면담을 통해 심층 면담을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고 피드백을 통해 수정 작업도 
진행했다 차는 네 영역 관련한 현지 경험을 다뤘고 차는 네 영역 관련해 한국 방문 경. 1 2
험을 다뤘다 면담은 두 시간 전후로 진행했고 차는 이 메일로 질문지를 마련해 차와 . 3 1 2
차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보충질문 학교생활 부모에 대한 이해 거주지의 지역 사회에 - , , 
대한 이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 을 실시했다 연구 참여자는 대학 입학 전까지의 경, - . 

7 손희망 여(20) 볼리비아 현지 현지 현지/ / 현지 현지어 한국어 영어, , 

8 한금영 여(29) 중국 현지 현지 현지/ / 경기도 시 년A (5 ) 현지어 한국어, 

9 박수니 여(28) 나이지리아 국제 국제 국제/ / 현지 영어 한국어, 

10 배하나 여(26) 나이지리아 국제 국제 국제/ / 현지 영어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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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 생생하게 되살려질 수 있도록 도식화(schematic 
를 시도했다 이는 자신의 경험을 조감도 처럼 시각적으로 보면diagram) . (bird’s-eye view)

서 빠진 부분을 참여자가 스스로 인식해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한 방법이다. 

한국인 정체성 검사 실시와 자기정체성 그래프  3) 
인터뷰 직전에 의 민족 정체성 척도로 검사 문항 를 실시했다 개의 Phinney(1992) (12 ) . 12

문항은 자신의 민족 관련해 어떤 느낌이 드는지와 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포함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하위문항 척도에는 한국을 알고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와 한국인과 관련해 . 
자부심을 묻는 문항이 포함된다 리커트 척도 점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와 인터뷰를 . 4 . 
완전히 마치고 난 후에는 연령에 따른 자기 보고식 정체성 그래프를 세 이전까지 그리도20
록 해 구술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지 점검하며 자료를 수집했다.  

부모와의 이 메일 면담 4)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거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대해 부모와 한 차례

의 이 메일 면담을 실시했다 통신상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부모 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 
설문에 응해 주었다 잘문의 내용은 자녀의 초등학교 생활 한국어 교육 지원 자녀의 친구. , , 
관계 자녀와의 소통 및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 수집 경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이해 자녀, , , 의 
한국인 정체성 관련 지원 자녀의 대학 결정의 이유 외체계의 영향 주거지 및 주변 환경 상, ( ), 
태 생활 인프라 관련 자녀 교육 관련해 추가적인 일화 및 의견 제시로 설문을 진행했다( ), . 

자료의 분석 및 해석 3. 

사례 연구는 미리 분석 방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따라 한국인 정체성 인
식 요소 언어 집단 문화 장소 의 틀로 정했다 등 의 일반적 질적 자료 분, , , - . Belenky (1996)–
석 방법에 따라 자료수집 후 개방코딩을 하고 심층코딩 후 주제발견의 순서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김영천 에서 재인용 개의 의미를 찾아내고 다시 이를 개로 유목화( , 2013 ). 323 20
하였고 상위범주를 개로 최종 도출했다 균질한 코딩이 되도록 수정 작업을 반복으로 시행9 . 
하였다 의 경험을 인상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질적 연구이므로 (Yin, 2011). TCK Van Mane

의 질적 연구 방법론을 반영해 메타포 를 글쓰기 단계에서 활용하게 되었다n(1990) ‘ ’ . 

연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노력 4. 



문미경 ┃ 선교사 자녀의 로서의 민족정체성 겪음에 대한 본질 탐색TCK(Third Culture Kids)   203

삼각검증법으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했고 연구의 타당도를 위해 
등 에서 제시한 문화변용 영역과 예비조사 차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Berry (1987) 1, 2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 참여자 검토 작업을 거쳐 유익한 피드백을 받. 
았다 아울러 동료 연구자의 검증 및 조언을 수용해 인 연구자로서의 오류를 최소화해 연. 1
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 Ⅳ

의 민족 정체성 겪음의 본질 1. TCK

의 본질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겪는 외형적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TCK
있다 들이 다문화라는 문화변용을 경험하게 되는 출발점은 국제적 이동으로 시작된다. TCK . 
이동으로 인해 기존 문화권에서 필연적으로 이탈 을 경험하게 된다 장소 이탈은 결(out of) . 
국 새로운 문화권에서 언어 인종 및 집단 문화 불일치 를 불러온다 가 , , (discrepancy) . TCK
불일치로 인해 겪게 되는 본질적 경험은 이동 전에는 다수자로서 있었지만 새로운 문화권에
서는 소수자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이 많지 . 
않은 지역에서 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소수자로서의 경험이 두드러진다 가 고. TCK
등교육 시기에 본국으로 재입학하면서 더 충격을 받는 본질적인 이유도 본국에서도 소수자
로 남게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들이 현지나 본국에서 겪는 어려움은 본질적으로 . TCK
동일하게 소수자로서 고립되기 때문으로 그들의 이런 소수자로서의 경험은 정체성 영역으로 
파악된 네 영역 언어 집단 문화 장소 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들이 - , , , - . TCK
국제적 이동성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정체성 혼란은 소수자로 서의 겪음 이라고 ‘ (minority) ’
볼 수 있다. 

의 민족 정체성 겪음 현상 2. TCK

소수자로서의 언어 관련 정체성 겪음1) 
연구 참여자 는 모두 부모를 통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현지어보다 모국어 TCK

습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 의 가정 언어 는 한국어로 부모. TCK (home language)
들은 대체로 부족한 한국어 습득 환경으로 인해 집에서라도 한국어만을 쓰도록 하는 등의 
분투 를 하였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공식적으로 들이 이중언어 구사자로 (struggle) . , TCK
들어서게 되면서 점점 한국어를 쓸 기회가 줄어들어 한국어를 상실할 위기를 겪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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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오게 된 새로운 한국 아이들 이 . (NK: New comer Korean)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에게 적대적이 되는 경우를 경험하는 등 부TCK
족한 한국어로 인해 부대끼는 경험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는 언어 관. TCK
련 이중 언어 구사자라는 장점보다는 자신은 어느 언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는 고민에 
빠지게 되면서 민족 정체성에서 혼란을 겪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의 소수자로서의 언어. TCK
적 경험을 그림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

그림 의 소수자로서의 언어 경험 [ 2] MK

소수자로서의 집단 관련 정체성 겪음 현상 2) 
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다양한 또래 집단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소수자의 집TCK . 

단에 속하느냐 다수자의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 정체성 관련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 TCK
의 집단 관련 경험은 그들이 접하는 또래 집단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우. 
선 들이 현지에서 접할 수 있는 집단의 종류는 현지인 다수자인 외국인 소수자TCK , TCK, 
인 외국인 신입 한국인 또래 사촌 한국인 로 규정할 수 있다 이를 그림 으TCK, , , TCK . [ 3]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관계도에 쓰인 굵은 두 줄 선 은 일체감이 가장 높은 것을 나. (=)
타내고 한 줄 은 보통의 일체감 점선 은 일체감을 약하게 느끼는 경우를 말한다 양(-) , (---) . 
쪽 화살표는 불일치를 느끼는 관계를 말한다. 

가 다수의 현지인의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현지어 습득뿐 아니라 학교생활에 적응이 TCK
수월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외모 통과 가 되지 못해 다수자의 그룹에 속하지 . (passing)
못하면 결국 소수자 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의 특성상 잦은 이동으로 이 관계는 TCK TCK
대체로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신입 한국인과도 서열문화 와 어눌한 한국어 로 인. ‘ ’ ‘ ’
해 대부분 충돌을 겪으면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혈연관계인 또래 사촌과. 
는 원만하게 지내면서 언어와 문화 관련 보충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소수자 가 정. TCK
체성 혼란을 겪는 이유는 다수자 그룹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수자 . TCK
가 정체성에서 동일시를 보이는 집단은 다른 소수자 가 떼 를 이루고 있는 경TCK (school)
우로 보인다 소수자로서 모임의 의의를 지지해 주는 결과다. T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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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는 동연령대를 집단적으로 접하는 시작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신이 누. 
구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속하게 되는 집단과의 관계에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닮은 타, ‘
자 들의 모임에 속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아이들은 소수자 또는 다수자로서 경험하게 된다’ . 
청소년기 안정적인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전 단계인 초등학교 때 동일시(identification)를 
충분히 경험해야 하는데 이번 연구 참여자들은 국제적 이동으로 동일시 경험 이전에 불일치

를 먼저 경험해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게 됨을 볼 수 있다 가 자신의 소(discrepancy) . TCK
속 집단과 관련하여 정체성을 찾아 나간 과정을 그림 로 정리해 본다[ 4] . 

그림 의 소수자로서의 인종 및 집단적 경험 [ 4]  MK

가 집단과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경험을 두 개의 메타포로 표현할 수 있다 하나는  TCK . 
다수자 속에서 미운 아기 오리 의 경험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수의 집단에 속‘ ’ . 
하지 못한 소수자로서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불일치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수자가 되어 보는 경험. (experience of being a majo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자가 되는 경우는 학교에서 다수를 차지는 하는 인종 및 집단rity) . 
에 속하는 경험 또는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소수자인 가 다수로 모여 있는 그룹TCK
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후자의 경험은 인위적인 모임이나 한국 방문을 통해 가질 수 . 

그림 인 와 또래의 역학적 관계[ 3] TCK MK



206  기독교교육논총 제 집76

있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과 비슷한 배경의 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룹에 속하. TCK
는 경험은 벡조 무리에 속하기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동일시 경험으로 자신과 닮은 ‘ ’ . 
타자를 만나는 것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비슷한 다‘ ’
문화 배경의 한국인 세들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경험이라고 2
해석할 수 있다. 

소수자로서의 문화 관련 정체성 겪음 현상 3) 
연구 참여자 는 한인을 많이 접할 수 없는 지역적 한계가 있었지만 부모들은 가정 TCK

내에서 한국 음식 및 방송을 통해 열악한 중에도 한국 문화에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절기. 
에는 한인 공동체와 만나 교류하며 자녀들이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자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외부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민족 정체. 
성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학교 분위기와 선생님에 따라 한국인으로서 정. 
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시기를 보낸 보다 자TCK TCK 
신의 정체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을 위해 한국 사회에 편입하게 된 . 

는 타문화권에서 갖게 된 문화 렌즈로 인해 한국인의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TCK
러내기도 한다. 

국제 학교를 다닌 경우는 다문화의 날 에 들이 모국의 전통의상(multicultural day) TCK
을 입는 경험을 하는데 이런 경험은 한국인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으리라 본다 국, . 
제 학교를 다닌 의 다문화의 날 경험을 정리하면 표 와 같다TCK < 4> .

표 국제학교를 다닌 의 다문화의 날 경험     < 4> MK

정체성 형성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요인으

거주국 다문화의 날 경험 (multicultural day)

인도네시아 나라별 민속의상 입기⦁
년에 한 번씩 한복 착용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1 , ⦁

수단 여러 부스가 설치되어 돌아다님⦁
행사를 구경하는 간접 참여⦁

나이지리아 다문화의 날은 있었지만 한복을 입은 적은 없음⦁

인도 
한국과 인도의 독립기념일이 동일⦁
한복집을 하는 이모 덕에 계속 한복을 입을 수 있었음 ⦁
인도 독립기념일에 한복을 알리고 많이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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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정체성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본 장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의 한국인. TCK
으로서의 정체성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며 학교 문화를 다룬 것도 그런 맥락에 따른 것이다. 

가 경험한 학교 문화를 탐색하는 것은 의 한국인 정체성이라는 도자기를 완성하는 TCK TCK
사금파리 정도의 작은 한 조각을 찾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는 현지에서는 한국인으로서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여러 차원의 지원을 받은 것TCK
으로 보인다 가정 한인교회 공동체 모임 학교의 다문화의 날 행사 등등을 통해 타. , , TCK , 
문화권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지켜 나갈 수 있는 문화를 체험하지만 한
국으로 대학을 오게 되면 한국인들의 가치관과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타문화권에서의 생활을 통해 새로운 렌즈를 끼게 되면서 한국인이면 잘 의식하지 못했
을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 경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논의된 내용을 그림 로 . [ 5]
정리해 본다. 

그림 의 소수자로서의 문화적 경험 [ 5] MK

소수자로서의 장소 관련 정체성 겪음 현상 4) 
들은 현지와 한국이라는 외체계를 넘나드는 국제적인 이동을 하면서 적어도 두 개  TCK

이상의 나라에 대한 장소 경험을 하게 된다 여기서는 의 현지라는 공간과 관련된 인식. TCK
과 그에 영향을 미친 환경적인 요인 및 한국 방문을 통해 형성된 한국에 대한 인식과 이에 
영향을 미친 경험의 특징들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가 모국을 떠나면서 장소를 이동할 . TCK
때 결국 그들이 정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은 돌아갈 집을 잃어버리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이런 경험은 뿌리가 뽑히는 토네이도를 겪는 강렬한 경. 
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적응을 위해서도 잦은 이동을 겪기 때문에 뿌리를 드러낸 . 
채 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경험은 장소 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place) (Relph, 1

는 잦은 이동으로 현지 및 본국에서도 안정된 장소애 를 경험하지 못976) TCK (topophilia)
해 그 어느 곳도 집 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된다 고등교육 시기는 이런 점에서 중요, (home) . 
한 의의를 갖는데 의 한국 대학 입학은 국제적 이동으로 상실했던 안정감을 주고 뿌리TCK
를 내릴 집 을 찾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 고등교육을 계기(home) . T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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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신이 살 장소 배우자 직업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고등교육을 어디에서 받느냐를 살, , 
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정체성을 위해 . TCK 
한국 대학 입학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성장기의 한국 방문은 집 이라는 장소애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에게는 (home) TCK
소수자에서 다수자가 되어 보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외모가 비슷한 닮은 타자가 . 
많이 있는 모국 방문을 통해 그들은 외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성. 
장기 한국 방문은 그들에게는 한국 적응을 위한 디딤돌 경험으로 낯선 모(steppingstone) 
국이 친근한 곳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 내용을 그림 으로 정리한다. [ 6] . 

그림 의 소수자로서의 장소적 경험[ 6] MK

가 현재의 정체성을 갖게 된 데에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역학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TCK
다 직접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인 부모 또래 교사가 있고 간접적인 . , , 
요인으로 부모의 직업 신념 양육방식 현지 문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외체계로서 간접적, , , . 
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와 한국 방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생활세계와 의 한국. TCK
인 정체성 형성 경험의 관련성에 따라 탐색된 결과가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과 같다. [ 7] .

그림 의 이동성 경험[ 7] T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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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말 . Ⅴ

본 연구는 부모를 따라 외국에 간 선교사 자녀인 의 타문화권에서 민족 정체성 경험TCK
을 네 가지 영역 언어 집단 문화 장소 관련해 다룬 질적 연구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 , , , - .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인다. 

첫째 이중 언어 구사자인 가 모국어인 한국어를 지키는 과정은 학교 교육을 받게 , TCK
되면서 지난한 분투의 과정을 겪게 되고 이 어려움은 고등교육의 시기에도 연장됨을 알 수 
있다 는 이중 언어 구사자라는 외부의 시선과 달리 자신들은 어느 언어도 제대로 하. TCK , 
지 못한다는 고민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가 적응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 MK
중대한 이유는 언어 구사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들은 초등교육을 경험하면서부터 다수자 또는 소수자 그룹에 속하는 경험을 하, TCK
게 됨을 알 수 있다 현지인 다수자에 속하게 되면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쉽게 배울 수 있. 
는 장점이 있지만 소수자로 남아 다른 소수자 와만 그룹을 형성하게 되면 학교 생활이 TCK
수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 학교에 자신의 형제와 남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소수자. 
로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체성이 동일시 경험이기 때문에 소수자로 남아있게 . 
되면 민족 정체성 형성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장소 이동이 사회 집단 을 바꾼 것이라. ‘ ’
는 논의 에 따라 정체성을 알기 위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보(Elias & Scoson, 1990) , ‘ ’
다는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가 라는 소속감에 대해 물으라고 한다 에서 재인‘ ’ (Serres, 2006
용 는 소수자 그룹에 남아 있게 되면서 미운 오리 새끼 가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TCK ‘ ’ . 
따라서 가 소수자로서 남아 있게 되면 어떤 정체성도 형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TCK TCK
들끼리 만나는 경험인 백조 무리와 만나기 기회를 제공해 안정감 있는 정체성을 형성할 ‘ ’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가 타문화권 속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과 평가를 받게 되면서 정체성 형, TCK
성에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나 걸리버 로 남게 될 . TCK ‘ ’ ‘ ’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타문화 및 본국의 문화를 존중하
고 수용 받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가 국외에서는 소수자이지만 . TCK
자신의 문화에 대해 존중 받거나 본국 방문을 통해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도울 수 있는 다
수자가 되어 보는 경험을 하면 정체성 형성을 좀 더 안정감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TCK
는 한국 방문으로 소수자로서 현지에서 남아 있다가 닮은 타자 를 만나면서 다수자가 되는 ‘ ’
경험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는 이동하므로 장소 관련해 안정감을 주었던 집 을 상실하는 경험으로 , TCK (home)
이는 뿌리가 뽑히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는 그 어느 곳도 자신의 집으로 느끼지 . T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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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장소애를 제대로 발달 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들을 한국인으로 키우고자 하는 부모라면 성장기에 들이 자주 한국. TCK TCK
을 방문해 장소애 를 발달시키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을 방(topophilia) . 
문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소수자에서 다수자가 되어 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고등교육을 계기로 본국으로 귀환하는 들의 재적응 관련 어려움이 자주 논의되었다TCK . 
특히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정서적 심리적 관계적 여러 어려움을 겪는 그들을 이해하고 돕
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겪는 경험의 본질을 정체성과 관련해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연. 
구를 통해 의 민족 정체성 관련해 겪는 본질적인 어려움을 네 가지 영역 언어 집단TCK - , , 
문화 장소 관련해 살펴 보았고 그들은 본질적으로 소수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됨을 알 수 , -
있었다 소수자로서의 경험은 정체성 형성이 동일시 를 통해 이뤄진다고 볼 때 그들의 경. ‘ ’ , 
험이 정체성을 형성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를 둘러싼 가. TCK
정 학교 국가는 가 네 가지 영역 관련해서 다수자로서 속해 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 , TCK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의 한국 방문 의미와 가치를TCK 가 떼 경험인 다수자  TCK (school) 
되어 보기 경험과 연결될 수 있음을 밝혀 보았다 기존 연구가 가 다문화 배경을 지닌 . MK

로서 정체성 혼란으로 적응 관련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에 초점을 둔 반면에 이번 연TCK , 
구는 그들의 적응 관련 어려움을 초래하는 이전의 본질적인 경험을 탐색하는 데 있다 국제. 
적 이동이 빈번해진 오늘날 누구나 다수자 또는 소수자가 될 수 있고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
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적응 관련해 다문화 배경을 지닌 재외동포 세들 뿐 . 2
아니라 이주 배경이 있는 학생들의 정체성 문제를 이해하고 도울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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