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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의 생애사에 나타난 
상호문화성 탐색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 전공

김 수 민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의 상호문화성 형성과 발현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학교상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다문화적 관점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상호문화성의 형성 경험과 발현 과정의 의미를 탐구하고. , 

상호문화성과 한국의 학교상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연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 

상담교사의 상호문화성이 생애과정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고 상호문화성이 자신이 종사하, 

고 있는 학교상담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먼저 상호문화성의 철학적 배경과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하였고 상호문화교육 담론의 , 

형성 배경이 되는 타자성 및 상호문화성 실천을 위해 기반이 되는 상호문화역량이라는 주

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학교상담 패러다임과 상호문화성을 함께 논의하면서 . 

학교상담에 대한 상호문화성의 관점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들의 생애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 

전문상담교사 세대인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 명을 대상으로 이야기식 인터1 4

뷰를 통해 생애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상호문화성 형성과 발현과정을 살. 

펴보기 위하여 심층 면접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들의 생애주기별 삶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해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교과교사에서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 

드러냈지만 그들의 가정환경 학창시절 경험 교과 교사 전 경력 학력과 배움의 경험 등, , , 

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야기의 독특성을 보여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에서 발견된 상호문화성의 형성 경험을 생애주기별로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학창시절 학교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심리적. , , 

으로 충족되지 않았던 학창시절을 경험하면서 타인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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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신의 학창시절 경험을 토대로 학교 내 생활지도의 변화가 필요함을 느꼈다 셋, . 

째 심리학 및 상담학을 접함으로써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었으며 이 경험이 타인과의 , ,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동료 교사 학교 관리자 교육청 및 교육기관 학부모와의 . , , , , 

교류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하였다 다섯째 상담여건과 환경 개선 상. , , ⋅

담교사 정체성 확립 등 상담교사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전문상담교사협의회라는 조

직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둘째 자신의 학창시절 경험을 토대로 학교 내 생활지도의 변화가 필요함을 느꼈다 셋, . 

째 심리학 및 상담학을 접함으로써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었으며 이 경험이 타인과의 , ,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동료 교사 학교 관리자 교육청 및 교육기관 학부모와의 . , , , , 

교류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하였다 다섯째 상담여건과 환경 개선 상. , , ⋅

담교사 정체성 확립 등 상담교사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전문상담교사협의회라는 조

직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를 통해 공통으로 발견된 사항은 첫째 태어나서 청소년 시기까, 

지 가정 내에서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주로 교사와 또래 집단에서 지, 

지와 인정을 받았다 이러한 경험들은 상호문화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었다 둘째 연구. . , 

참여자들은 생애 동안의 경험들을 통해 타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자

신이 경험한 과거의 상처 및 고통 결핍과 동일시하였다 셋째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형, . , 

성된 상호문화성을 토대로 학교 내 생활지도를 몸소 실천하여 동료 및 후배 학교 관계자, 

에게 한국 생활지도에서 요청되는 새로운 방향과 변화의 필요성을 알렸다.

연구참여자들은 그동안 생애에서 타인과 수많은 만남을 통해 형성된 상호문화성을 학교 

현장에서 발현하였다 그들은 특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개개인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만의 . 

강점을 발전시켜 성장에 이르도록 도와주었다 그들은 학생의 내면에 대한 공감을 통해 . 

타인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와 더불어 학생에게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 

기 위해서 동료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지원망 등과의 연대와 협력의 관계를 이어간다, , . 
생애 동안 형성된 상호문화성의 발현 경험은 공감 연대 협력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해, , 

석되었다 첫째 공감은 타인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 , , 

내담학생의 어려움에 공감하였다 이러한 철학들은 연구참여자들의 생애과정에서 경험한 . 

부모로부터의 양육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받은 영향 등의 경험이 상호문화성 형성에 밑거, 

름이 되어 학교 현장에서 발현되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연대는 학교 현장 외에도 여. , 

러 사회 공동체와의 역동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다양한 공동체와 연대는 전문. 

상담교사로서 충분히 활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였다 그들은 학생에게 더 나은 상. 

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담임교사 학교장 학부모 지역사회 지원망과의 연대와 협력을 , , , 

지속하였다 셋째 학교상담의 개척자로서 동료 및 후배 전문상담교사와 활발한 교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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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해나갔다 그러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담프로그램의 발전을 이끌어가고자 한 것이. 

다 전문상담교사협의회를 통해서도 그들은 동료 및 후배 교사들과 제도 및 그들의 처우 . 

개선을 위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협의회 임원으로 주축을 이루며 . 

동료 교사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교육부 및 교육청에 다각도로 밑바닥 여론을 전달하는 역

할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학생 생활지도의 변화를 이루기 위. , 

해 전문상담교사의 상호문화성 형성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들의 생애에 걸쳐 직간접. 

적으로 수행해온 학교 생활지도의 경험이 상담교사로서의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 

상담교사로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여러 집단과 , 

연대 및 협력 관계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전문상담교사를 . 

희망하는 예비교사들을 위한 양성과정 개발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상호문화성은 상담자에게만 요구되는 철학이 아니라 모든 교사에게 요구되는 필수 요건

이다 교사는 학생에게 지식적인 면을 전달하는 교수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잠재적 . 

가능성을 발전시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조력자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육현장에서 타. 

자성을 발현하여야 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윤리적 실천 모델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 . , 

상담교사는 물론이고 학교 내 상담 인력들에 대한 지속적인 수퍼비전이 필요하며 현재의 , 

상담자 양성 및 임용 방식에 변화가 요구된다 은퇴한 전직 전문상담교사들은 한국에서 . 

학교상담의 변혁에 중추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 그들이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로부터 

배운 경험은 전문상담교사 양성 및 연수에 큰 지침이 될 것이다.

주제어 전문상담교사 상호문화성 학교상담 생활지도 생애사 연구: , , , , 



- iv -

목    차
국문 초록 ·····················································································································  ⅰ

목차 ································································································································  ⅳ

표 그림 목차· ···············································································································  ⅶ

서론. Ⅰ ························································································································ 00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001
연구 문제 및 연구내용  2. ······················································································· 006
연구 동향  3. ··············································································································· 008
연구 동기  4. ··············································································································· 015

 이론적 논의 . Ⅱ ··································································································· 019

다문화 사회의 상호문화성   1. ··············································································· 019
타자성과 상호문화성     1.1. ·················································································· 019
다문화 사회에서의 상담     1.2. ············································································ 022
상호문화역량의 구조     1.3. ·················································································· 027

학교상담과 전문상담교사의 상호문화성   2. ························································ 031
한국 학교상담의 패러다임     2.1. ········································································ 031
전문상담교사의 상호문화성      2.2. ···································································· 037

소결  3. ························································································································ 042

연구방법 . Ⅲ ············································································································ 046

연구개요 및 연구절차  1. ························································································· 046
연구참여자  2. ············································································································· 050
자료수집 및 분석  3. ································································································· 054
자료수집    3.1. ········································································································· 054
자료분석    3.2. ········································································································· 057

연구 윤리  4. ··············································································································· 060



- v -

상호문화성 형성 과정의 생애사. Ⅳ ······························································ 063

연구참여자 상담 이론을 널리 알린 선두자  1. A : ············································ 064
    어린 시기부터 청소년 시기 1.1. ······································································ 065

대학 시기부터 전문상담교사 이전 시기     1.2. ················································ 070
전문상담교사 시기     1.3. ······················································································ 078
은퇴 후 시기     1.4. ······························································································· 081

연구참여자 생활지도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의 실천가  2. B : ························· 083
어린 시기부터 청소년 시기     2.1. ······································································ 083
대학 시기부터 전문상담교사 이전 시기     2.2. ················································ 086
전문상담교사 시기     2.3. ······················································································ 089
은퇴 후 시기     2.4. ······························································································· 092

연구참여자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진로 상담의 개척자   3. C : ························· 099
어린 시기부터 청소년 시기     3.1. ······································································ 099
대학 시기부터 전문상담교사 이전 시기     3.2. ················································ 103
전문상담교사 시기     3.3. ······················································································ 106
은퇴 후 시기     3.4. ······························································································· 116

연구참여자 학생의 자퇴 예방에 기여한 공헌자   4. D : ·································· 119
어린 시기부터 청소년 시기     4.1. ······································································ 119
대학 시기부터 전문상담교사 이전 시기     4.2. ················································ 122
전문상담교사 시기     4.3. ······················································································ 127
은퇴 후 시기     4.4. ······························································································· 130

소결   5. ······················································································································ 133

상호문화성 실천의 발현 경험 속 의미. Ⅴ ················································· 137

공감 타인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과정  1. : ····························································· 139
교과교사 및 상담교사로서 공감에 대한 철학    1.1. ·········································· 140
공감의 원천     1.1.1. ······························································································· 140
공감의 기능     1.1.2. ······························································································· 145

학생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교사의 노력    1.2. ···································· 152



- vi -

진정한 공감을 이루기 위한 실천 과정    1.3. ····················································· 156
내담자와의 공감을 위한 윤리 실천    1.4. ··························································· 159

연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성장에 이르는 과정  2. : ······································ 162
학교 및 교육청과의 연대    2.1. ············································································· 163
교직원과의 연대     2.1.1. ······················································································· 163
학부모와의 연대     2.1.2. ······················································································· 169

전문상담교사와의 연대    2.2. ················································································· 172
지역사회 지원망과의 연대    2.3. ··········································································· 174
교육 기관과의 연대    2.4. ······················································································ 175

협력 상담을 위한 공동체와의 연계 과정  3. : ······················································· 177
학교상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협력    3.1. ··················································· 178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협력    3.2. ············································ 181
학생 개인상담 및 생활지도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3.3. ······························ 183

소결  4. ························································································································· 195

결론. Ⅵ ························································································································· 199

요약  1. ························································································································· 199
논의 및 제언  2. ········································································································· 205

참고문헌 ······················································································································· 213

ABSTRACT ················································································································ 227

부록 ································································································································ 230



- vii -

표 목차

표 연구의 전반적인 절차< 3-1> ················································································ 050
표 연구참여자의 특징< 3-2> ······················································································ 051
표 심층면접 관련 일정 및 장소< 3-3> ···································································· 055
표 생애사 기술을 위한 질문 개요< 3-4> ································································ 056
표 연구참여자 의 생애 연대별 상호문화성 형성 과정< 4-1> A ·························· 065
표 연구참여자 의 생애 연대별 상호문화성 형성 과정< 4-2> B ··························· 083
표 연구참여자 의 생애 연대별 상호문화성 형성 과정< 4-3> C ·························· 099
표 연구참여자 의 생애 연대별 상호문화성 형성 과정< 4-4> D ·························· 119
표 연구참여자의 상호문화성 발현 경험과 의미< 5-1> ········································· 138



- viii -

그림 목차

그림 위 프로젝트의 체계 구조[ 2-1] (Wee) ····························································· 033
그림 연구참여자 의 전문상담교사 시절 연수 자료 정리 노트[ 5-1] D ·············· 154
그림 연구참여자 의 한국의 전문상담교사제도 저서 속 머리말[ 5-2] B < > ········· 184



- 1 -

서론.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1. 

  전문상담교사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04.1.29.) 「 」
조에 근거하여 한국에서 년도에 처음 실행되었다 조항 에 의하면 학12 2005 . ‘①

교의 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 중등교육법 제 조 의 규정에 따라 전, · 19 2
문상담교사를 둔다 라고 명시하였고 정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개년 기.’ , 5「
본계획 에 의해 년 월 처음으로 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지역교육청에 2005 9 308」
배치되었다. 1)

초기 전문상담교사 임용은 각급 학교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과교사 중 전문 
상담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를 전직시켜 임용하였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 예방 . 「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사회적 이슈에 의해서 갑자기 제정되었으나 실제 전, 」
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부득이하. 
게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는  2) 교과교사로 생활하면서 대학원 등 양 

성 과정을 통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전직을 위한 임용과정을 , 
통해 전문상담교사가 된 자이다 이숙인 박우란 년 월에 처음( , 2022; , 2013). 2005 9
으로 임용된 세대 전문상담교사는 교과교사로 있으면서 상담 생활지도 지역1 , , 
사회에서의 봉사활동 등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
다 더 나아가 이들 중 소수는 상담 외에도 문제 발생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탐. 
색 및 예방 그들을 위한 지지 체제를 구축하는 일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희대, ( , 

전직한 전문상담교사 관련하여 연구한 학위 논문들에 따르면 이숙인2007). ( , 
박우란 그들은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만 집중한 2022; , 2013).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적 문제에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던 교사들이었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개년 기본계획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조 교육 5 : 6「 」 
인적자원부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
한다. 

2)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에 관해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존 연구 , 
인 이숙인 박우란 을 참고하여 그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용어를 정립하였다(2022),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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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일반 교과교사로 여 년을 넘는 경력으로 학교  , 10
조직 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상담교
사로 전직하게 된 동기가 있었다 전직 후에도 교과교사로서 학교상담을 진행할 . 
때와 전문상담교사로서 학교상담을 마주할 때의 경험이 달랐다 전문상담교사로 . 
임용된 후에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교육활동 연계협력 행정업무 등 역할과 직무, , , , 
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학기술부 교과교( , 2012; , 2008). 
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는 교과교사로서 학생상담에서의 역할과 전직 후 전
문상담교사의 역할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 직업 정체성 혼란과 소진의 위기를 맞
았다 김지정 이지원( , 2013; ·오인수, 2016 교과교사일 때는 맡고 있는 학년이나 ). 
학급 내 학생 관리가 대부분이었다면 전문상담교사 후에는 학교 내 모든 학생의 , 
멘토이자 지원자로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어졌다.   
  김선영 과 최정아(2018) ·이혜은 과 남순임 박주영 은(2018) · (2017) 전문상담교사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양적 연구로 진행되었으. 
며 최근에는 질적 연구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연구 주요 키워드는 직업 적, . 
응 직무 및 영역 상담활동 전문성 발달 심리 특성 등으로 직업적 현상 문제, , , , 
가 대부분이었다 기존 논문들은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했지만 임용 경. , 
로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연구물이 없었다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임용 경로가 다. 
양하다 임용시험을 치른 전문상담교사와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로 . 
나누고 순수 임용 전문상담교사 안에서도 교육대학원 년 단기 양성기관 자격, 1
취득자3) 학부 내 상담 및 심리학과 내에서 교직과목 이수 후 전문상담자격 취, 
득자 등이 있다 그들의 삶 속 경험에 따라 전직 동인 상담교사라는 직업을 수. , 
행하는 태도 가치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경로를 , . 
나누어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교과교사에서 전문상담교사로의 전직 경험은 그동안의 교과교사로서 가졌던 
교사 경험과 함께 전문상담교사의 역할로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해가는 자신을 , 
발견하고 현재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생애과정. 
에서 전직 경험은 타자의 존재가치를 발견하고 나와 타자가 세상 안에서 어떻, 
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지속적으로 화답한다고 했다. 

3)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시적으로 전국 주요 여 대학에서 년 단기 전문상담교사  2005-2006 30 1
자격 양성기관 운영 교육인적자원부(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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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에 임용된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를 보통 전문상담교  2005 9
사 세대로 부른다 명의 전문상담교사 전원이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이고 이1 . 308 , 
들은 모두 개의 지역교육청에 배치되어 각급 학교에서 순회 상담을 하였다180 . 
그들은 개인 집단상담 역할뿐만 아니라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인적, ·
물적 자원 연계와 협력 관계를 이루어갔다 교육과학기술부 인성교육지원팀( , 

종전에 학교상담교사가 단위 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했다면2012). ,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와 학교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과 기, , 
관을 넘나드는 역할로 이전의 상담교사와는 다른 역량과 태도를 가졌다 김인규( , 
2009).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 세대는 학교상담을 포함한 생활지도의 대 1
변혁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년 이전의 생활지도가 훈육과 처. 2005
벌 위주였다면 년 이후의 생활지도는 소통과 감성의 생활지도로 전환하였, 2005
는데 전문상담교사가 그 역할을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전문상담교사가 생( , 2006). 
활지도의 주축이 된 배경은 우리 사회의 급작스러운 변화와 그에 따라 나타난 
청소년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되었다 년 이전에는 청소. 2000
년 사망원인이 교통사고 추락 등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후에는 학교, ·
폭력 자살 등 심리 정서적 요인과 학교 문화와 관련된 사안들이 늘어났다, · . 

년부터는 청소년의 사망원인 위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심리2011 1 ·
정서적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 통계청 디지털 시대로 접( · , 2021). 
어들면서 이제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들이 사이버세계 속에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적인 디지털역량 강화 플랫폼을 개발한 . DQ World
가 유네스코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만 세 청소년들이 적어도 하나, 8 12∼
의 사이버 위험을 경험한 만 세 청소년의 수가 전체의 가 넘었으며8 12 60% , ∼
특히 사이버폭력 사이버 공격 폭력 및 음란 온라인 콘텐츠 경험(47%), (28%), 

위험한 온라인 만남 경험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박유현 오늘(29%), (17%) ( , 2018). 
날 청소년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안에서 사회 심리 정서적 안전감과 소속감을 · ·
확립하지 못하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 학생이 늘어, 
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시대 변화에 맞추어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 
자신의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이다.
학교 생활지도는 청소년의 정신질환과 학교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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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이 요구된다 사회 내에 발생하는 이러한 병리적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 
고 있음에도 그들에 대한 획일화된 교육 형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일련의 교육철학을 학생에게 강요하기보다는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 
교육 형태의 출현이 요구된다 교사는 학생 개인의 내면 이야기 및 가치에 대해 . 
집중함으로써 그들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 이것은 학교 내 심리적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소수 학생의 인권 존중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과의 통합을 이루는 길이
다 박영숙 전제상 황은희 전혜정( · · · , 2012). 
이러한 생활지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는 다문화주의에 대항한 상호문화
교육의 출현 과정과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기존 다문화주의는 주류에 속하지 . 
못한 집단에 관한 관심으로 시작하여 그들을 돕고자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주류 , 
문화에 대한 동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현재 상호문화주의는 개인의 가치를 존중. 
함으로 공존을 이루고 결과적으로 공동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상호문화주의는 . 
학교 교육에서 강조하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유사한 철학을 포함하고 있다 김영(
순, 2017). 
상호문화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호문화성이 요구된다 상호문화성은 타. 
인과 수많은 상호작용으로부터의 경험이 서로 영향을 미쳐 형성된다. 사람은 살
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개인과 개인은 필수 불가결하게 영향을 주고받, 
는다. 존 듀이 는 사람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전 경험(Dewey, 2018) , 
은 차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변형된다고 했다 사람은 타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 
어떠한 방식이든 타자의 삶을 변화시킨다 전문상담교사가 생애를 걸쳐 경험한 . 
그 모든 것은 그대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며 그들의 성장을 도모한다 청소년 . 
시기에는 전 생애에 걸쳐 성인기로 들어가기 이전의 단계로 사회성과 윤리성이 , 
발달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조망 수용 기술 논리적 사고, , 
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이다 이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인생은 달. , 
라질 수 있다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는 때로는 상담자로 학교를 (Frances, 2018). , 
대상으로 학생을 변호해주는 보호자로 타기관과의 연계를 해주는 복지사 등 다, 
양한 역할을 한다 전문상담교사는 어느 환경에 놓인 학생이라도 학생을 이해하. 
고 상호작용하므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전문상담교사의 상호문화성은 학교 내외의 시 공간에서 학생 및 그를 둘러싼  ·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담임교사 학교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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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상호작용은 상담 전문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그들의 생애를 걸쳐 형성
된 교육철학 및 신념 타자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흥미 등 이전 경험을 통, , 
해 이루어질 것이다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다른 전문상담교사와는 달리 . , 
전직이라는 독특한 이력 첫 제도 시행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도전 한국 생활지, , 
도의 패러다임을 바꾼 위 프로젝트를 운영한 경험 퇴직 이후의 삶 등 생애사를 ,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은 교육사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 
그들은 교과교사에서 상담교사로 학교와 교육청에서 생활지도 변화자로서 다, , 
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다 연구자는 그들이 만났던 각자 다른 .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여 상호문화
성을 형성해 나갔었는지 상호문화성 속 공통된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분석해 , 
보고자 한다 전문상담교사 제도가 시작된 지 올해로 년이 지났지만 시대의 . 13 , 
다문화적 관점에서 전문상담교사의 핵심 역량을 바라본 연구물은 거의 볼 수가 
없었다 이 연구는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상담교사의 생애사를 통해 상호문화성 . 
발현 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 핵심 역량을 찾아 전문상담교사 양성기관이나 전, 
문상담교사 재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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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및 연구내용2.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교과교사에서 진로전환을 하여 전문상담교사로 전 
직한 사람이다 특히 이들은 제도 시행 후 첫 임용된 명 중 연령 교직 경력 . 308 , 
등이 많고 지역교육청 내에서 회장 부회장 임원 등 지도자의 역할을 한 분들, , , 
이다.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는 전문상담교사 급 자격증을 취득한 교과1
교사에 한해 본인이 원하면 전문상담교사로 전과한 사람들이다 년. 2005 4) 교과 
교사가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할 때 학교에 바로 투입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근
무하였다 전문상담교사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청에 소속을 두. 
어 몇 개의 학교를 담당하여 순회 상담을 하도록 했다 서영석, ( , 2011).
교과교사로부터 전직한 전문상담교사들은 교과교사로서의 연륜뿐만 아니라 그
들이 전직을 고려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한 경험이 전문상담
교사의 교육적 철학을 형성했다 교육적 철학에 따른 그들의 활동은 학교 상담. 
에서 본보기가 될 정도로 학교 상담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이숙인 박( , 2020; 
우란,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의 삶을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 은퇴한 삶까지 멈추지 않고 늘 도전하, 
며 살아온 생애를 살펴봄으로써 생애 속 특별한 사건 및 경험 속에서 형성된 
상호문화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전직한 전문상담교사가 내담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과의 상호, , 
과정의 경험 속에서 상호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것이며 궁, 
극적으로는 타자와 상호작용하는 태도 및 철학도 탐색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학교 및 교육현장에서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의 생애과
정에서 형성된 그들의 상호문화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한. 
국 학교상담의 다문화적 관점 및 변화하는 시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의 상호문화성 형성 및 발현 경험을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하

4) 년부터 년은 학교상담의 전환기로 구분될 수 있다 년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선 2005 2011 . 2005
발하였으며 년 년에 전문상담 양성 특별과정이 이루어졌고 년부터 프로젝트2006 -2007 2008 Wee 
가 시작되었다 년에 한국교육개발원 내 위 프로젝트 연구특임센터 설치 등 학교상담의 . 2010
제도적인 전환이 시작되었다 이동갑(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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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의 상호문화성은 생애과정에서 어떻, 
게 형성되었는가?
둘째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의 상호문화성은 자신이 종사하고   , 

있는 학교상담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술과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동기와 연구 문제 및 내용 선행연구, Ⅰ
에 관한 연구 동향을 고찰하였다 장에서는 상호문화성의 철학적 배경과 패러. Ⅱ
다임 한국 학교상담에서의 상호문화성 형성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논의하였으, 
며 장에서는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의 상호문화성 형성 과정과 , Ⅲ
발현 과정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된 생애사 연구방법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의 . 
연구참여자 선정기준과 그들의 특성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과 분석 연구, , 
의 신뢰성과 연구자의 윤리적 고려에 관해 기술하였다 장과 장은 연구 결. Ⅳ Ⅴ
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장은 첫 번째의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전직. Ⅳ
한 전문상담교사의 상호문화성 형성 과정을 생애주기 동안 경험한 경험 및 사
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개별 연구참여자의 연대기를 타임라인, 
의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장은 두 번째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형성된 상호문화. Ⅴ
성이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삶 외에도 은퇴한 삶에서 어떠한 양식으로 발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그들의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장. Ⅵ
에서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상호문화성의 형성 과정과 발현되는 양식에 대해 
요약하고 전문상담교사의 생애로부터 형성된 상호문화성이 학교상담에 미치는 ,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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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동향3.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동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 및 상호문화성
에 대해 가지 범주로 선행연구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문상담교사 관련 연구4 . 
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및 해외 연구들을 탐색하였다 특히 본 연구참여. 
자와 유사한 조건에서 임용된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교
사 관련 전반적인 연구를 분석하였다 아울러서 교육 및 상담 분야에서 상호문화. 
성의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교사의 상호문화성 관련 국내 및 해외 
연구 상담 분야에서의 상호문화성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다, .
먼저 전직한 전문상담교사 관련 연구 이숙인 설유진 박우란( , 2022; , 2020; , 
로서 이는 이숙인 은 박사학위논문이며 설유진 과 박우란2013) , (2022) (2020) (2013)

은 석사학위논문이다 이숙인 은 교과교사에서 전문상담교사로서 전직한 교. (2022)
사들의 전직 경험 및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 
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오가며 그들이 삶과 생활세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미술- - . 
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참여자의 전직 후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이야기가 도
출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전직 전에는 학생을 사회적 잣대를 토대로 바라보았다면 . 
전직 후에는 학생의 내면적 가치에 대해 존중하며 수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 ,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하는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을 인지하였다 이숙인. 

은 연구를 통해서 교과교사로부터 전직한 전문상담교사가 후배 및 예비 전(2022)
문상담교사에게 학교현장의 경험을 전달함으로서 길잡이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우란 은 교과교사에서 상담교사로 전직한 (2013) 동인이 학교 현장의 상담활동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들의 전직한 동인은 상담에 대한 인. 
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담교사의 상담 방식 학생들에게 대하는 태, 
도 상담계획의 구체성 학부모 연수 계획 등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 , . 
전직을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변화 , 
추구를 위한 열의를 보였다 박우란 은 현재 혹은 예비상담교사들을 위한 집. (2013)
단상담 프로그램 및 수퍼비전과 같은 상담의 본질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설유진 은 전문상담교사로 전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의 전직 동기. (2020)
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그들의 상담활동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자질 역할, . , , 
직무의 측면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자기 평가를 함으로써 전문상담교사



- 9 -

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함의를 하였다 이숙인 과 설유진. (2022)
과 박우란 은 공통적으로 전직한 혹은 전직을 희망하는 전문상담교사(2020) (2013)

의 상담에 대한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와 현재 임용을 통해 배치. 
된 전문상담교사를 비교하면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의 독특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숙인 과 설유진 과 박우란 은 전직한 전문상담교사가 상담 지식 (2022) (2020) (2013)
및 기술과 같은 외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학교상담에 대한 철학 및 태도를 중요
시함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연구참여자의 단편적인 생애 속 경험을 바탕. , 
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전문상담교사 관련 전반적인 연구들은 기존의 동향 연구 남순임( ·
박주영 는 다음과 같다 남순임 박주영 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 관련 , 2017) . · (2017)
연구는 그들의 역할 및 정체성 상담 및 상담교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주제로 ,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그들의 소진 및 적응과정 등과 같은 전문상담. 
교사 개인의 경험과 관련한 주제들이 심층적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문성 함양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 외 수퍼비전 및 윤리 법 제도 관련 연구 등이 있. · ·
다 남순임 박주영 은 전문상담교사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전문상담. · (2017)
교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기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제화를 추진해
야함을 주장하였다 최정아 이혜은 및 김선영 은 전문상담교사와 진. · (2018) (2018)
로전담교사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남순영 박주영 의 . · (2017)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및 이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에 대
한 연구 수퍼비전 관련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이를 이어 상담교사의 역량, . , 
윤리 상담 법 제도 연구 순이었다 연구동향 연구들은 상담 환경에서의 열악함· · . , 
동료 및 관리자와의 소통에서의 상담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 교사와 상담자 간, 
의 역할의 모호함에서 초래되는 갈등 직업 적응 심리적 소진 등의 경험을 겪, , 
고 있었다 김선영 최정아 이혜은 남순임 박주영 최정아 이( , 2018; · , 2018; · , 2017). ·
혜은 은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의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2018)
발달단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최정아 이혜은 은 전문상담. · (2018)
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함의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김선영. (2018)
은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학교상담의 주체인 전문상담교사의 관점으로부터 시작
됨을 발견하였다 김선영 은 상담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내담학생 학부모. (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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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사 학교장 등 상담으로부터의 수요자와 학교상담 관련 인력들에 대한 , 
연구가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 하였다.
전문상담교사로 투입된 지 약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동료교사 학교장의 인10 , 
식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 현장 내에서의 적응과 함께 역량 . 
개발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다 국내 학교상담의 이런 변화에 대한 연구가 주. 
로 진행됐고 상담교사들이 경험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과로에 대한 논문도 지난 , 
년간 활발하게 진행됐다 년부터는 직업 환경 변화 감독 훈련의 필요성11 . 2015   , , 

을 강조하며 상담교사로서 성장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 
내담학생과의 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서의 소진 외에도 그들의 학교 현장
에서의 명확하지 않은 정체성과 과도한 행정 업무로부터의 소진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의 학교상담에 대한 인식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그. 
들에게 주어진 업무는 상담과 관련되지 않은 행정업무들이 배정되기도 하였다. 
정체성 개발을 위한 노력 가운데 전문성 개발에 대한 강한 요구가 나타났다 전. 
문가로 성장은 내담학생 학부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 
에서 그들의 정체성 확립을 할 수 있는 길이다 하지만 그들을 위한 전문성 연. 
수 및 수퍼비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소년 및 학교 상담이 주목받기 . 
시작한 시기였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충분치 않았다. 
그러기에 전문상담교사는 자기 계발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전 연구들의 경향은 향후 연구의 방향을 시사한다 먼저 전문상담자의 정체. 
성과 상담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상담자가 정식 위촉된 지 년. 15
가량 됐지만 여전히 정체성이 모호하다 정체성의 모호성은 전문상담자의 역할. 
과 직업 선택 전문성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희정 외, ( , 2015). 
또한 궁극적으로 국내 상담시스템에 대한 인식분석을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김(
명진 신정민 둘째 상담실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의 역량 개, 2013; , 2013). , 
발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직무 스트레스 등 전문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그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 
심리적인 과열을 야기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전문성과 역량 발달에 부정적인 , 
영향을 미친다. 
학교상담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담자 관련 국내 연구 동향 연구 주은선 박 ( ·

영주 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 관련 연구동향과 유사하게 훈련 및 수퍼비,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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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관련 주제 관련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 두 유형의 연구동향 연구들을 . 
비교함에 따라 학교 상담의 주축이 되는 전문상담교사들은 역할에 대한 기대 , 
및 학교상담에 대한 부족한 인식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수퍼비전, 
에 대한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상담자에 대한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상담의 효과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는 학교 상담자들. Burnham & Marie(2000)
이 학교상담에서 기대하는 역할에 부합하지 않기에 상담자들을 위한 실질적 역
할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학교상담자들이 전통적인 상담방식에 머물며 상담을 . 
발전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Burnham & 

는 그들이 학교 관계자와의 협력 교수 Marie, 2000). Burnham & Marie(2000) , 
및 상담에 대한 자문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학교상담자로서 실질적 역할
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은 학. Fye et al.(2020)
교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을 야기하는 개인 및 조직에서의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교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불완전. 
성 열악한 직업 환경 내담자의 비난 등 이다 반면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기 , , . , 
위한 방안은 학교상담자의 역할 추수지도 경험 제공 등이다 특히 , . Fye et 

은 추수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학교상담자가 심리적 소진의 원al.(2020)
인을 탐색하여 극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였다.   Havlik et 

은 학교상담자가 마땅히 함양해야 할 역량들을 제시하며 책임성에 대해 al.(2019)
조명하였다 국내 및 해외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학교 내 내담학생들을 위해 심. 
리적 소진에 대한 대안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와 연구방법이 유사한 연구들을 탐색하기 위해 교사에 
대한 생애사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상담자를 위한 생애. 
사 연구는 전무하며 학교 내 유사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 
직업생애사를 연구한 한현우 이병준 이 가장 유사하였다 한현우 이병준· (2015) . ·

은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학생들의 미래설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2015)
진로교육에서의 경험과 정체성 형성 과정을 직업생애사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진로교육의 정책 . , 
방향의 혼란과 진로진학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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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만의 정체성을 형성했다 한현우 이. ·
병준 은 궁극적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 기(2015) , 
회를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 교사를 대상. 
으로 한 생애사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주로 교사의 성장과 직업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 및 교사로서의 성찰 과정을 해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조동근 임( ·
세영 조봉환 박미진 김진희 김한별 손연아 외 정금헌, 2017; · · , 2014; , 2013; , 2013; ·
장홍재, 2005).
본 연구에서의 주요 이론적 배경이 되는 상호문화성을 기반으로 진행된 연구
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nterculturality’, ‘Intercultural competence’ 
의 용어로 검색하여 교육 및 상담 분야에서의 상호문화성 관련 해외 연구를 살
펴보았다 이러한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상호문화역량 및 상호문화감수성 위주. , 
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학습자의 상호문화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 
주로 진행되었다 반면 교사의 상호문화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는 충분히 . , 
진행되지 않았다 은 교사들의 세계시민의식 및 상호문화역량을 향. Wojcik(2021)
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들. 
은 타문화권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통 역량 타문화에 대한 수용 역, 
량 등을 학습한다 이 프로그램은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졌지만 교사로서의 상호. 
문화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었다 그 외 상호문화성 관련 다른 선행연구들은 학. 
습자의 상호문화 감수성 형성 과정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학습자 . 
및 교사의 상호문화성 및 상호문화 능력을 향상하여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참여자와 유사한 분야인 교육 및 상담에 종사하는 직업군 관련 국내학
위논문 윤현희 조영철 최승은 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 2019; , 2018; , 2015) . 
윤현희 는 상호문화교육 관점을 바탕으로 진행된 탈북학생 교육을 위한 (2019)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탈북학생을 위한 교육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초등 . 
학교에서 교사들의 탈북학생 교육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교사의 교육 경험과 이
에 내포된 상호문화교육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된 . 
탈북학생의 교육으로부터의 경험에 대하여 상호문화성의 타자에 대한 철학 상, 
호작용 및 연대의 관점으로 분석하여 상호문화교육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 
다 윤현희 는 도출된 상호문화교육적 의미를 토대로 타자에 대한 온전한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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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이 이루어지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영철 은 상호문화교육적 관점으로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에서 근무한 (2018)
경험이 있는 교사의 교육경험을 해석하여 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교육의 방향성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상호문화 철학적 토대를 다문화성 초문화성 상호문화. , , 
성 타자성을 기반으로 구성하여 상호문화교육의 개념을 형성하였다 다문화 대, . 
안학교에서 근무한 교사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 성찰의 과정을  
경험하며 상호문화교육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그들의 역량을 새로운 영역에서 
실천하였다 그들의 타자에 대한 철학이 변화하여 학부모 다문화 학생과 적극. , 
적으로 소통하였다 조영철 은 향후 상호문화교육을 가르칠 교사의 양성과. (2018)
정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함으로 교사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승은 은 기반으로 음악교과를 담당한 초등교사의 교육경험을 상호문화(2015)
적 관점을 통해 해석하여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적 실천과 초등 음악교육에서, 
의 상호문화교육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한 이론적 패러다임을 . 
구성하기 위해 상호문화성과 타자지향성에 대해 논의하여 이를 기반으로 상호
문화역량을 순환적 구조로 재구성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음악교육에서 학. , 
생의 감정에 대한 공감 음악교사로서 만나는 학생과의 소통 수업 내 교수자와 , , 
학습자 간의 협력 경험이 나타났다 교사의 학습으로부터의 경험은 교사의 반성. 
적 성장으로 발현된다 교사는 성찰적 예술적 전문적 협력적 교사의 . , , , 성장 과 
정을 경험한다 최승은 은 음악교육을 하나의 교과교육으로만 바라보기 보. (2015)
다는 상호문화교육으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윤현희 조영철 최승은 은 공통적으로 연구참여자와의 심층(2019), (2018), (2015)
면접을 통해 그들의 경험 속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상호문화주의를 기반으
로 그들의 실천 경험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상호문화성의 . 
발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구참여자의 타자지향적인 삶을 강조하
였다 하지만 상호문화성 이론의 관점에서 학교상담자의 상호문화성 형성과 이. , 
를 발현하는 과정을 해석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상담 영역에서의 상호문화성 관련 연구는 폭넓게 진행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 
연구는 상호문화성을 기반으로 연구되기 보다는 주로 다문화상담 관련한 연구
물들이었다 하지만 유사한 개념으로써 상호문화 감수성. (Intercultural 

과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왔다Sensitivity) . Barden & Shannonho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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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담 수련을 받는 예비상담자에게 특정한 문화에 대한 편견을 Mobley(2014)
노출한 후에 이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특정한 주제에 대해 다양. , 
한 관점으로 논의한 집단은 향상된 상호문화 감수성을 보였다. Barden & 

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에 대한 노출Shannonhouse & Mobley(2014)
이 상호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임을 나타내며 상담자 양성 ,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이미령 만이 상호문화성 형성 및 발현에 . (2020)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문화 감수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교사와 상담자. 
들을 위한 상호문화 감수성 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조명하였다 이미령 은 . (2020)
상호문화 감수성 관련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담자와 교사가 접하기 용이한 교육기관에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프
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상담의 연구 분야에서 상호문화성 및 감수성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정희 장한소리 안증애 하경희 강한소리 는 다문화 상담에( · , 2020; , 2016). · (2020)
서 주목받는 주요 역량인 다문화 감수성의 수준이 개인 및 환경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하였다 하경희 강한소리 는 완벽주의 개인주의. · (2020) , , 
집단상담과 같은 문화성향과 성별에 따라 다문화 감수성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
었음을 밝혔다 상담자 혹은 예비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이는 내담자의 .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그와 소통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하경희 강한소리. ·

는 예비 상담자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해 그들의 개인 및 문화적 특(2020)
성에 따른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안증애 는 결혼이주여성들이 . (2016)
한국사회에서의 적응하는 과정에 경험하는 심리 및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문화교육과 상호문화상담을 제시하였다 현재 상호문화교육이 한국어 .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에 그치고 있어 교육에 대한 의식 전환의 필요성을 제
시하였다 특히 안증애 는 결혼이주여성의 타문화에 대한 이해 갈등해결 . (2016) , 
능력 향상 소통에서의 역량 함양을 위해 상호문화상담이라는 상담 형태를 제안, 
하였다.
상담자 관련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와 유사하게 상담 및 상호문화성 관련 관
점을 기반의 연구물이다 그러나 관련 역량들의 필요성만을 강조하거나 프로그. 
램을 고안했고 단기간 프로그램으로 상호문화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 
경험들을 살펴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호문화성 형성 및 발현의 생애과정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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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봄으로써 철학이 형성되는 경험들과 발현되는 양상을 전생애사적 접근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상호문화성 발현을 위한 과정 및 역량을 중심. 
으로 연구하여 교사와 상담자를 위한 연수 및 양성 과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상호문화성과 같은 타자 지향적 철학이 현장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 
실질적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상호문화성 이론의 관점에서 학교상담자의 상호문화성 형성과 이를 발현하는 
과정을 연구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숙인 과 설유진 과 박우란 . (2022) (2020)

도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그의 (2013) , 
단편적인 생애 속 경험 및 사건을 토대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숙인 과 . (2022)
설유진 과 박우란 은 이러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특별한 경험(2020) (2013)
을 해석하기에 그들의 삶에 대한 충분한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가진다. 
생애사 연구방법은 사회문화적 배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한 
개인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는 연구 방법이라는 점에서 한현(
우 이병준 전문상담교사의 특별한 역량의 원천을 탐색할 수 있는 연구방· , 2015), 
법이다 비록 학교상담자에 대한 생애사 연구로 학교 내 유사한 상담인력으로서 .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생애사 연구 한현우 이병준 가 진행되었지만 본 연구( · , 2015) , 
는 전직 경험을 중심으로 전문상담교사의 생애사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독특성
을 지니고 있다. 

연구 동기4. 

연구자는 심리학과 상담 전공자로서 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약 년간 미술2015 3
치료와 음식 치료를 주로 담당한 예술치료사 년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 2019 ‘ ・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심리정서상담 프로그램 상담자로 근무를 하였다 현재’ . 
는 인천에 소재한 한 상담센터 이사로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에서 고충
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심리정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미술. 
치료 및 상담 전문가로서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전문상담교사 급 학교, 2 , 
상담전문가 급 뇌 교육사 수퍼바이저급 아동심리사 급 등을 소지하고 있다2 , , 1 . 
연구자는 학창시절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나 와 타인 에 대한 관, ‘ ’ ‘ ’
심을 가졌었다 사람에 관한 관심은 심리학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연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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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리학에 대해 꾸준히 탐색해왔지만 다른 분야인 미술을 오랫동안 전문적으, 
로 공부해왔기에 미술로 진로를 정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경험했던 대인관계. , 
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했기에 자아의 치유가 절실했다 그러면서 단지 . 
관심 분야로 여겼던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미술 대학에서 년 . 1
동안 재학 후 우연한 기회로 싱가포르로 유학 가면서 심리학 학부에 새로 입학
하였다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이에 대한 심리적 원인에 대해 . 연구하는 학문 
으로서 타자 지향적인 성향을 띄는 학문이었다 연구자는 학창시절부터 타인과 .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고민을 해오면서 상담이 이러한 고민을 해
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될 것이라 확신하였다 하지만 상담자 준비과정에. , 
서 여러 두려움이 생겼다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만났을 때 내담자로부터 역전이. 
를 경험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미리부터 염려하였다 내담자의 주 . 
호소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존재했다 진정한 상담자가 되기. 
를 늘 꿈꿨기에 이를 이루기 위한 많은 고민의 늪에 빠져있었다.
심리학도와 이주민 소수자인 연구자는 한 사회의 소수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에게 공감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대 초반에 싱가포르에 유학생으. 20
로 이주하여 대의 전부를 보냈다 연구자는 이주민으로서 언어적 학문적 사20 . , , 
회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곳에서 심리학 학문을 공부할 때 늘 언어의 한계 . , 
및 문화에서 오는 괴리감을 경험하였다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유학 생활을 시. 
작하다 보니 같은 아시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괴리감이 있었다 학생으로서 학. 
부를 마쳐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모국어 아닌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예상보다 더 많은 노
력을 요구하였다 학부에서 더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 현지인들과 치열한 경쟁. 
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자는 극복하기 어려운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 
늘 몇 배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 노력 끝에 심리학 학부를 졸업하여 예술. 
치료 석사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이 현지에서 상담 분야에 활동하기, 
에는 한계가 있음을 경험하였다 연구자에게 언어도 문제가 되었지만 싱가포르. 
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현지인들의 주 호소를 해소해주기 위한 , 
충분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오랫동안 지내며 현. 
지 환경에 익숙해졌지만 이주민으로서 늘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초등학교에서 예술치료사로서 돌봄교실 및 방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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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근무하였다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고시를 통해서 임용되지 않은 교육. 
감 소속 근로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 
다른 교과교사와 동일한 위치에 있지만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서 소외감을 경험
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 내 의도적인 차별이기보다는 그들이 내면에서 경험하는 . 
외로움으로 인한   소외감에 가까웠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은 학교 내에서 본. 
인의 책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 ,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경험들에서 소수집단의 . 
목소리에 집중할 기회를 얻었다 연구자는 돌봄교실에서 돌봄 전담사 및 전문상. 
담교사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수집단이 경험하는 고충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특. 
히 연구자는 심리학 전공자 전문상담교사를 준비했던 경험을 토대로 상담교사, 
들의 어려움에 감정이입이 되었다. 
연구자에게 상담과 소수집단에 대한 주제는 연구자의 생애사를 관통하는 주 

제이다 연구자는 년 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를 전공하였을 때 전문. 2017 ‘I’ 
상담교사가 되기 위한 양성 과정을 밟았었다 교육대학원 재학시절 교육실습을 . 
하면서 학교 내에서의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였다 연구자, . 
는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전문상담교사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 지인 중 전문상. 
담교사로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기에 그들의 고충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자는 교육대학원 재학 때 간접적으로 전문상담교사의 . , 
삶에 이입되면서 학교에서 비교과교사로 고군분투하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들은 홀로 상담을 전담하는 교사로서 교내 상담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구 

성하여 운영해야 하므로 과중한 행정적인 업무들을 감당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 
상담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학교 관계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적극적, , , 
인 교류가 필연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분리된 공간에서 홀로 근무하는 시간이 .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교류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한국의 학교. 
상담 패러다임의 변화로 상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서 상담교사들은 자신의 정
체성을 명확히 확립하지 못하였다. 
학생과의 상담 과정에서 상담교사의 철학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상담교사는 . 
학교 현장에서 교사이기도 하지만 상담자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학교 현장. 
에서의 상담은 문제 학생이라고 낙인되었던 학생이라도 그의 잠재적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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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여 전인적 성장으로 이끌 힘을 지니고 있다 상담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 
리는 일이다 연구자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사는 청소년들의 영혼을 살리는 . 
일에 동참하고 싶다 학창시절부터 소외된 타자에 관심을 두었기에 학교 내 전. 
문상담교사의 역할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모든 전문상담교. 
사가 소외된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문상담교사의 기술적인 전문성만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 
다 전문상담교사의 타인에 대한 진정성을 기반으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 결코 해낼 수 없다 진정성은 상담 기술로 보이는 것이 아닌 타자에 대한 철. 
학을 통해 나타난다.
연구자는 그들의 생애 속에서 타자에 대한 철학 즉 상호문화성이 어떤 과정, 
을 통해 형성되며 발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의 상호문화성을 탐색하는 . 
것은 한국 학교상담의 발전 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남길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
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타자와의 수많은 상호작용 속에 사는 모든 이들이 . 
함양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시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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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논의Ⅱ．
 

다문화 사회의 상호문화성1. 

타자성과 상호문화성1.1 

상호문화성 개념에 관해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문화에 대해 
정의를 하고자 한다 홀 에 따르면 문화와 인간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 (Hall, 1977)
있으며 문화와 관련되지 않은 인간의 삶은 없다고 하였다 그 정도로 문화는 , . 
인간의 삶에 무시될 수 없는 부분이다 문화는 인간의 삶에서 자신을 표현 및 . 
행동하는 방법 문제에 대해 사고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이, . 
러한 진술을 토대로 문화는 인간이 만든 생활양식 즉 총체적 환경이라고 정의,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타일러(Levinson & Ember, 1996; Geertz, 1996). (Tylor, 

는 문화를 인간이 사회 속에서 학습한 능력 혹은 습관의 총체로 1871) 칭하였다. 
타일러의 정의는 습관이나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식과 신념 체계 혹은 
상징 또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화는 구체적인 현상의 개념을 넘어 사. 
람들의 내면에 정착되어 인식하고 관계를 짓거나 해석하기 위한 모델의 형태이
다 홀과 테일러의 문화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문화는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 , 
연계되어 있으며 삶을 구성하는 사고 신념 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 , 
정의될 수 있다.
상호문화성은 개인의 문화에 내재하는 보편적 특성과 문화 간에 존재하는 특
별함과 연관성을 나타내는 개념라고 정의될 수 있다 김태원 상호문화성( , 2012). 
의 핵심 현상은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와 관계를 맺고 개별 문화가 또 다른 , 
문화와 관계함으로써 다른 문화 간에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최재식( , 

상호문화를 뜻하는 은 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타자와2006). ‘Intercultural’ ‘inter’
의 상호작용 및 교환 문화 간 장벽 제거 진정한 연대를 포함한 단어라고 해석, , 
될 수 있다. 라는 단어는 문화에 대한 홀 과 테일러 ‘Culture’ (Hall, 1977) (Tylor, 

의 주장과 같이 상징적 표상 생활방식 가치 등을 내포하는 단어의 의미로 1871) , , 
해석될 수 있다(Carlo,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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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상호문화성에 대한 정의는 상호문화교육의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었
다 상호문화교육은 년대에 출범과 함께 교육적 선택을 넘어서 사회의 . 1990 EU 
지향점으로 인식되었다 상호문화교육은 학교 혹은 (Abdallah-Pretceille, 2010). 
교사가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성장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과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행위 및 실천의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
다 공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 집단들 간의 이해와 의. 
사소통을 통해 문화 공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상호문화교육에서 (UNESCO, 2013). 
타문화에 대해 배우기보다는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 그 자체에 대해 배우는 것
이 핵심이다 이러한 상호문화교육은 교육체계에서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발. 
생하는 틈새 라고 할 수 있는 낯섦 을 학습의 대상으로 ‘ ’ ‘ ’ 생각한다. 나와는 다른  
주체 즉 그 사이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문화가 중요시 여겨진다 최승은, ( , 
2015). 
상호문화성 이론의 근본적인 흐름은 후설 의 현상학에 대한 이론적  (Husserl)

관점부터 시작된다 후설은 문화 세계의 다양성을 넘어서서 하나의 보편적 세. ‘
계 로 향하는 실천적 윤리적 의지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후설의 관점을 다양성’ , . 
에서 보편성으로 향하는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실천 윤리적인 면에서 이해한⋅
다면 다양성과 차이가 해소되지 않으면서도 보편성에 이르는 중간적인 길이다, 
박인철 상호문화성은 근본적으로 선 을 지향하는 윤리적 태도를 전제( , 2010). ‘ ’
한다 타인과 동등한 주체로서 타문화에 대해 인정하며 함께 좋은 문화를 이. ‘ ’ 
끌어가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타자와 더불어 좋은 삶을 살기 위. 
한 이타적인 의지가 표현된다 박인철( , 2015).
후설 의 상호문화성의 출발은 그의 타자 경험이론의 주축인 감정이 (Husserl)

입 이론이다 후설이 정의하는 감정이입 이론은 나를 넘(Einfuhlung) . (Einfuhlung)
어서서 타자로 이입하여 타자를 이해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실천의 의지를 내포
하고 있는 일종의 윤리적 태도를 일컫는다 상호문화성은 타문화를 인정하고 받 . 
아들임으로써 성립된다 상호문화성은 타문화에 대한 이질성과 거부감을 넘어 . 
이방 문화를 적극적으로 포용하겠다는 윤리적 의지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박(
인철 타자에 대한 감정이입은 나와의 유사성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감정, 2010). . 
이입의 핵심 기능은 수동적 연상 작용의 형태인 유비 와 짝지‘ ’(Analog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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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다 주체는 감정이입을 통해 타자에 대한 간접적인 접근을 함으’(Paarung) . 
로써 이질성에 집중하기보다 동질성을 전제로 타자와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노
력한다 박인철 그는 나와 타자가 서로에 대해 이질적인 상태에서 친밀한 ( , 2005). 
관계로 전이되는 과정을 현상학의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해 의사소통 과 사랑‘ ’ ‘ ’
의 개념에서 찾는다.
후설 은 상호주관성 에 대한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타(Husserl) (intersubjekivität)
자와의 관계 정립 과정에서 상호문화적 소통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주장하였다

그는 나의 지각은 모두에게 실재하게 하는 바탕이라는 것을 토(Husserl, 1963). 
대로 주관성 개념을 제시하였고 대상 사건 행위 모든 것들은 사적인 것이 아, , , 
닌 공공의 것 즉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서의 상호주관성을 주장하였다 우리라, . 
는 존재는 타자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상호주관적 존재이기에 당연히 타인과 상, 
호문화성을 공유하며 살게 된다 이남인 상호문화성 이론(Husserl, 1973b; , 2006). 
의 바탕이 되는 후설 의 타자 이론은 나와 타자와의 분리보다는 결합을 (Husserl)
추구하며 이로부터 형성된 공동체성을 형성한다 그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합. 
하는 사랑 속에서의 결합성을 강조한다. 
후설 의 타자 지향성 개념을 이어간 하이데거 는 공동존(Husserl) (Heidegger) ‘
재 의 개념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함께 함 으로부터 유래한다 현존재’(Mitsein) , ‘ ’ . 

인 인간은 타인과 함께 공존하는 세계에서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그 (Dasein) , 
세계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임현진 부버 는 인( , 2017). (Buber, 1979)
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자기 상실과 원자화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인간은 나 와 너 가 인격적으로 공존한 상태에서 존재한다고 하였다‘ ’(Ich) ‘ ’(Du) . 
참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하는 감정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
든 이들이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주체와 타(Buber, 1979). 
자는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해 발견 혹은 재발견할 수 있는 경험을 갖는다 레. 
비나스 는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였(Levinas)
는데 그는 타자를 조건 없이 수용하며 환대하고 존중하는 것을 높은 가치로 , 여
긴다.
특히 하버마스 와 레비나스 는 관계에서 타자(Habermas, 1986) (Levinas, 1986)
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중요시하면서 동화주의 현상에 대해 비판하였다 하버마. 
스는 레비나스 의 타자와의 관계를 하나의 융합으로 보는 관점(Levinas,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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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로 내가 싸우고자 하는 것 이며 타자와의 관계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
되 융합보다는 이원성과 타자성이 보존되는 관계를 이어간다는 말을 인용하면, 
서 타자와 관계 속에서의 과정을 이야기하였다 하버마스. ( 는 관Habermas, 1986)
계의 측면에서 소수로 존재하는 타자들이 다수의 집단적 이념의 틀에 동화되는 
동화주의 현상에 대해 비판적 위치에 있다 그는 동화주의 현상이 타자에 대한 . 
윤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나타난다고 비판하였고 상호문화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 
공동체성을 강조하였다 상호작용 속에서의 보편주의를 근거로 하여 상호인정의 . 
연대를 강조하는 하버마스는 연대성 형성은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형성되
며 연대한다는 것은 타자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상호인정을 통해 . 
타인의 요구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 주체와 타자 간의 요구가 존중되어 연대
가 형성된다 호네트. ( 는 상호주체성의 관점에서 개인을 설명하였Honneth, 1992)
는데 서로 간의 상호인정은 사랑 권리 연대에서 이루어지며 주격 나 와 목적, , , , ‘ ’ ‘
격 나 의 갈등이 바탕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 갈등은 개인이 자신에 대한 타인’ . , 
의 관점을 내면화하는 동시에 타인에게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는 과정을 의미한
다.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서는 상호작용을 토대로 이루어지지만 타인의 관점을 . , 
수용하는 과정과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는 서로. 
의 관계에서의 책임성이 부과되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상담1.2. 

가정과 사회 구조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상담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어왔다 기존의 상담은 전통적으로 서구적 개인주의로부터 영향. 
을 받아 치료에 목표를 둔 상담이었다 즉 상(Ivey, Myers, & Sweeny, 2005). , 
담자 중심의 개인 중심적인 경향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의 형태이다. 
이런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
문에 깊이가 있는 상호작용에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 상담은 이주민을 위한 상담체계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체계이다 다문화 상담에 대한 여러 학자의 정의가 존. 
재한다 한재희 는 다문화 상담은 다( , 2016; Sue & Sue, 2008). Sue & Sue(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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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를 조력하는 역할이자 과정이라고 하였다 다. 
문화 상담은 에픽 및 에믹 접근으로부터 해석될 수 있다 에픽(Epic) (Emic) . 

접근으로 바라본 다문화 상담은 여러 문화를 아우르는 상담 특징을 가(Epic) 
지고 있다 에믹 접근의 다문화 상담은 상담이 이루어지는 문화 상담자. (Emic) , 
와 내담자의 정체성 및 신념 사이의 상호작용에 가치를 두고 있다(Locke,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과정은 언어적 교류를 넘어 비언어적 교1990). 
류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문화는 그들의 생활양식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 
환경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 김영순 외 다문화 상담은 문화 간의 보( , 2020). 
편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로부터 발생한 특. 
수성에만 초점을 두는 것 이상으로 인간성에도 관심을 둔다(Fischer, Jome, 
Atkinson, 1998).
다문화 사회에서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그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존중이 필요하다. 상호문화성은 개인 간의 특수성을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 
를 맺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 관계 형성을 .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한다 후설 에 따르면 감정이입 은 나 . (Husserl) , ‘ ’(Einfuhlung)
자신을 상상을 통해 타인의 위치로 옮김에 따라 타인의 내적 삶을 나와의 유사
성을 토대로 유비적인 형태로 경험하는 것이다 감정이입의 핵심 과정은 절대. 
적 중심 속에 있는 나를 타자가 있는 곳으로 옮겨보는 것이다(Husserl, 1931). 
이러한 과정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타인을 향한 마음이 닫혀, 
있다면 감정이입적 전이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자신의 상황에 갇혀있. , 
기보다는 열린 마음의 태도 를 갖추어야 한다 상호문화성이 발현되는 과정에‘ ’ . 
서 타문화에 대한 이질성과 거부감을 넘어 이방 문화를 적극적으로 포용하겠다
는 윤리적 의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박인철( , 2010).
후설 은 감정이입 을 타자성의 수용 혹은 비수용을 넘어(Husserl) (Einfuhlung)
서 인정의 의미로까지 확대하였고 감정이입을 통해 타자를 하나의 대상을 넘, 
어 주체이자 같은 인간으로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박인철 이는 인식론적( , 2012). 
인 관점에서 해명되기보다는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인식론의 . 
관점에서 타자를 바라본다면 나와 타자 간의 거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 
존재론적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타자의 내부를 면밀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후설은 주체와 객체 간의 근원적인 접촉을 가능케 하는 것은 감정이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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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감정이입의 과정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감정이입은 타자. . 
를 나와 유사한 존재로 인식하고 온전히 수용하겠다는 실천적 윤리적 의지의 
표현 방법이다 후설 은 타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정이입이 이루. (Husserl, 1973a)
어지며 궁극적으로 공감적 합일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로저스 에 따르면 공감은 타인의 정체성을 독립적이고 가치 있(Rogers, 1980) , 
는 존재라는 인식을 제공해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감의 의미는 동정의 개념. 
과 비교하여 이해될 수 있다 공감 과 동정 은 유사한 점을 . (empathy) (sympathy)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을 지닌다 동정은 타인의 상황에 동의하거나 동일하게 , . 
느끼는 것 즉 타인과 같아지는 과정의 결과이다 한편 공감은 타자의 기분과 , . 
경험을 감정을 토대로 함께 이해하는 능력을 일컫는다(Ehrlich & Ornstein, 

동정이라는 개념은 개인적 고통과 대비되는 개념이라면 공감은 타인을 2010). , 
도우려는 행동과 관련된 개념이다 박성희 공감은 원초적인 정서적 공명( , 1994). 
의 차원으로 여겨진다면 동정과 개인적 고통은 공감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정, 
서 반응의 유형이다 공감은 타자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공감은 타인. . 
의 감정 의견 주장에 대해 자기도 그러하다고 느끼는 것 혹은 그렇게 느끼는 , , 
기분을 일컫는다 국립국어원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체와 타자와의 ( , 2022a). 
관계에서 타자와 함께 존재 한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Mit-Sein) . 
공감이라는 행위는 타인에 대한 이타적인 마음과 도덕적 행위에 따른 결과이
다 쉘러 에게 공감은 경험 발생적으로 형성된 신체적 습관이 아. (Scheler, 2013)
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선험적 보편적으로 내재된 정신의 본질적 기능, 
으로 볼 수 있다. 호프만 은 도덕적 행동을 동기로 형성된 것으(Hofmann, 2001)
로 정의하면서 공감은 이타적 동기와 인간의 도덕적 행동을 위한 동기로 발생, 
한다고 여겼다 이는 공감을 윤리적 실천으로 여기는 쉘러의 입장과 유사하다. . 
그에 따르면 공감은 도덕적 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경험이다 공감은 상호문화. 
성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상이한 문화 간에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실천
의 개념이다 공감의 근본적 조건은 선천적이지만 개인의 삶 속에서 형성되어 . 
있는 역량은 아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이타적 동기와 인간의 도덕적 행동의 . 
동기가 결합이 되어야 나타나는 윤리적 실천양식이다 이러한 공감의 작용은 . 
기존에 형성된 경험이 누적되며 이로부터 영향을 받아 쉽게 발생한다 백민아(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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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와 경험적 요소가 , 
있다 백민아 김윤정 박성희 첫째 인지적 관점에서의 공감( , 2019; , 2017; , 2004). , 
은 관점에 대한 점검 조정 그리고 정립의 과정을 통해 성립된다 공감이 이루, . 
어지기 위해서 타인의 개인적 특성과 행동을 분리한 이해가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정의적 관점에서의 공감은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고 타인의 감정을 . , , 
예측해보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정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나의 내면에. 
서 느껴지는 솔직한 감정을 수용한 후 타인의 감정에 대해 예측이 가능해지며 
결과적으로 타인이 경험하는 정서적 상황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셋째 공. , 
감은 내가 이미 느껴본 경험이 있을 때 상대방이 경험하는 감정에 대해 활발히 
이루어지며 상대방과 경험 간의 차이를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일 경우에 , 
공감이 쉽게 일어난다 공감까지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인지적 정의적 경험. · ·
적 측면 등 여러 과정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백민아 공감은 인지적 공( , 2019). 
감과 정의적 공감이 상호작용하여 발생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러한 공감은 . 
어느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종료되는 과정이 아닌 나와 타자 간의 관
계 형성과 상호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교류 속에서 공감의 강도가 변화한
다 특히 타자의 경험과 유사한 경험이 있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 공감의 과
정은 타자의 경험과 비교했을 때 과거 유사한 경험을 통해 즉각적으로 이루어
진다 유사한 감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반대로 경험으로 형성된 고정관념 및 . . 
편견은 낯섦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공감을 위한 역량은 선천적이며 상. 
황에 따라 훈련될 수 있다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공(Zaki, 2019). 
감을 위한 노력이 행해진다 주체는 타인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타인의 . 
존재에 대해 비판하지 않으며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야 한다(Rogers, 1951). 
공감은 타인과의 차이에 대한 인식의 틈을 좁혀감으로써 동질성이나 유사성
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다.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공감은 자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 공감은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열등감을 수용하여 성장을 이. 
끌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공감은 타인으로서 타인을 지향하지만(Lundin, 1989). , 
감정 합일과는 차원이 다르며 타인과의 동일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공감이라는 것은 인격 간에 본질적 차이를 전제로 한 자. 
립적인 인격 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Hartmann, 2006). 
쉘러 는 공감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동감이라는 감정이 발생하는 (Sche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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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5) 동감은 우리의 지성에게 결코 비범할 일이 아 “
닌 착각을 제공한다 즉 우리는 자신의 내부에 있지 않은 감정을 느낀다 그러. . 
나 우리는 그 감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감이 일
깨우는 감정에서 우리의 감정을 사고한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공감이 발생한.” 
다 쉘러의 주장에 따르면 공감은 인간이 지닌 감정적 능력의 보편성에 따라 . , 
행해진다 그는 공감의 과정은 타인의 실재성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하였. 
다.6) 공감은 과정에서 타문화로 진입하여 이에 대한 유대감과 친근감을 형성하 
게 한다 공감의 과정은 자신과 타인 사이의 분리성과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일. , 
종의 공통적 체험을 경험하게 한다 공감은 자신과 타인 간의 동질적 체험을 . 
할 수 있도록 돕지만 기본 전제로 개별적 자아의 자립성을 바탕으로 한다 박인, (
철, 2015). 
쉘러 호프만 등이 주장한 공감 개념은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으로 시작하여 , 
유사성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람들은 공감이 이루어지는 과정
에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면을 지각하여 자기 개념의 변화를 경험한다 자신이 . 
이해받는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요소가 획득되고 흡수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
기 개념을 경험하게 된다 자기 개념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새롭게 지각된 자’ . ‘
기 에게 맞는 행동으로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구축하게 된다 공감을 통해서 타’ . 
인과의 일체감을 경험하게 되며 일종의 연대감 혹은 결합의식을 느끼게 된다
(Rifkin, 2009). 
공감의 과정은 연대를 이루기 위한 발판이 되며 공감은 타인(Honneth, 1992), 
을 향한 감정이입을 통해 이루어지며 서로 성장하는 기회를 경험한다 공감은 . 
무엇보다도 타인에 대한 존중을 통해 발생한다 공감의 과정은 게슈탈트 심리학. 
에서 유래된 개념인 접촉 의 원리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 . 접촉은 항상 고유한 “
것과 낯선 것 사이의 경계에서 생겨난다 접촉은 낯선 것들에 대한 감정이입과 . 
고유한 것의 이해가 항상 유동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자
아 확신과 경계 짓기의 과정 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감 능력을 ” (Dauber, 1998). 
위한 교육은 개별적 인간이 자기의 마음을 열도록 견인하고 자신과 다른 타자, 

5) 도덕적 의식의 현상학E. Hartmann, , M. Scheler,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 조정욱 역 동감, , 
의 본질과 형태들 아카넷 재인용, , 2006, 147-148 .

6) 쉘러 는 공감을 인용과 같이 정의하였다 타자의 체험에 참여하려는 나의 의식적 태도이(Scheler, 1973) . “
며 타자와 나 사이의 간격과 거리 분리를 제거하고 타자를 나와 같은 실제와 존재로 인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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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직면한 문제와 그들의 다름 에 관계를 이루도록 돕는다‘ ’ (Essinger & Graf, 
1984).
연대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여럿이 함( , 2022b), ‘
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 을 일’, ‘ ’
컫는다 연대는 결속과 사회결합을 토대로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 , 
감정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김태훈( 김영순· , 2021)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연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의는 넓은 의미에서 . 
바라본 것으로 연대 안에서 전체 책임 과 공동 책임 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포‘ ’ ‘ ’
함한다 강용수 연대는 나와 타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의 의미 이상으로 ( , 2009). 
나와 타자 간에 관계적 통합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
다문화 상담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넘어 다문화 배경을 가진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된다 상담자는 상담에 앞서 . 문화에 대한 이질성과 거부감을 넘
어 타문화를 적극적으로 포용하겠다는 윤리적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 
상담자와 내담자의 정체성 및 신념 사이의 상호작용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타자에게 향한 공감 존중 연대와 협력 등이 필요하다 전, , . 
문상담교사의 경우 교과교사일 때 접촉했던 소수 학생에서 학생의 수가 확장됨, 
에 따라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된다 전문상담교사가 . 
타문화에 대한 적극적 포용과 수용 의지가 없다면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공감 , 
및 감정이입에 방해를 받게 된다 특히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의 경. 
우는 교과교사에서 과목만 가르칠 때보다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한 후 전에는 직, 
면하지 못한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된다 그 상황에서 다문화 상담을 성공적으로 . 
이끈 사례는 향후 학교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문화 상담에서의 방향을 제
시한다.

상호문화역량의 구조 1.3. 

주체와 타자 간의 상호인정은 다문화 사회 속의 다양성에서 비롯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김영순 타자와의 상호신뢰( , 2017). 
로 맺어진 관계는 공동의 성장을 이끌며 자연스럽게 협동의 관계로 발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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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문화주의는 타자를 결핍된 존재 및 도움을 주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
여 주류에 동화하는 양상을 보였다면 현재 상호문화교육은 차이에 대한 인정으, 
로부터 시작하여 공존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김영순 상호문화성의 교육적 ( , 2017). 
실천 모델인 상호문화교육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학습인 공감 관용 갈등 해결 , , 
능력 협력 연대성 등을 추구한다 김영순 특히 공감 능력을 위한 교육은 , , ( , 2017). 
개별적 인간이 스스로 마음을 열도록 견인하고 자신과 다른 타자들이 직면한 , 
문제와 그들의 다름 에 관계를 이루도록 돕는다‘ ’ (Essinger & Graf, 1984). 
상호문화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을 함양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다양한 문화에 대한 학습능력이 전제되어야 한
다 김영순 이러한 학습이 내면화된 것이 상호문화역량이며 타자와 협력( , 2021). 
하며 살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다 이러한 역량에는 문화 간(Eickhorst, 2007).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식별하는 능력 타문화의 관점에서 자신의 사고와 행위를 , 
성찰하는 능력 문화 간 다양성을 반영하여 소통하는 능력 타문화에 대해 비판, , 
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인정하는 능력 타문화 배경의 출신 구성원과 협력하여 , 
공동체를 형성하는 능력 타문화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갈라노바 딜노자 이종하 외 상호문화역량은 다른 문( , 2019; , 2006; Paige , 1999). 
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넘어서 적절하고 효과적
으로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하여 결과적으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맺을 , 
수 있도록 이끈다 이는 개인이 자신과 사회에 대해 올바르지 않(Huber, 2012). 
은 생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개인과 타자 간의 상호적인 만남을 통해 새로, 
운 공통의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노지원 노지혜 문성호 상( · · , 2020). 
호문화역량은 때로는 낯설고 적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타인과의 문화 간 차이를 
인식하여 응답하는 행위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김옥순( , 2010). 
한국 사회 내에서도 다문화 사회에 이르면서 다양한 문화 간의 소통을 위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맺기 위해 한국 사회 속 나타나. 
는 다름 에 대하여 상호문화적 접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문화들의 집합체‘ ’ . 
인 유럽에서는 다문화 사회에 이르게 되면서 상호문화역량에 관해 연구가 이루
어졌다. 상호문화역량에 대한 유럽의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인 INCA 

를 살펴보고자 한다 는 다른 상호문화역량의 연project(INCA, 2004) . INCA(2004)
구와 비교했을 때 일상생활이 아닌 직업영역에서의 상호문화역량을 다루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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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년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영국의 학자들은 상호문. 2004 , , , ‘
화역량평가 라는 평가지침서를 공(Intercultural Competence Assessment, INCA)’
동으로 개발함으로써 상호문화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 , 
같다(INCA, 2004). 
첫째 공감 으로 타인의 생각 타인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에 대해 직, (Empathy) , 
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능력이다 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는 타인의 감정과 . 
사고를 다루며 타인의 시각을 통해서 상황을 인식한다. 
둘째 다름에 대해 존중하는 능력 으로 자문화 중심적인 , (Respect of otherness)
사고에서 벗어나 타문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 능력을 갖춘 자. 
는 타인의 가치 관습 관행 등에 대한 존중을 취한다, , .
셋째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능력 이다 이 능력은 새, (Knowledge discovery) . 
로운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지식뿐만 아, 
니라 태도와 기술을 함께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이다 타 문화권의 배경을 가지. 
고 있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시에 새로운 지식을 활용한 해석이 필요하다.
넷째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 이다, (Communicative awareness) . 
이는 상호문화 간의 소통에서 언어적 표현과 문화적 상황 간의 관계를 설정하
고 식별하는 능력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 
필요하다.
다섯째 모호함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능력, (Tolerance of 

이다 이를 행하는 것은 낯선 것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갈ambiguity) . 
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여섯째 다른 요구와 상황에 맞추어 행동에 대해 유연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 
능력 이다 즉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Behavioural flexibility) . , 
타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유연하게 취하며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다.
이병준 한현우 의· (2016) 연구는 상호문화역량을 한국의 배경에 따라 재해석하 
였다 이병준 한현우 는 가 제시한 상호문화역량이 한국과 다른 . · (2016) INCA(2004)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 일반화하
기 위해 역량을 재검토하였다 상호문화역량으로서 타자와의 의사소통 속 역량. , 
갈등을 해결하며 관리하기 위한 역량 낯선 문화에 대한 유연성 및 민감성 문, , 
화적 지식 공감 타문화에 대한 존중 스스로에 대한 성찰로 , , , 정의하였다. 첫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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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역량은 언어적 비언어적 능력을 모두 포함하며 상황에 대한 인식 및 ·
파악을 통해 문화적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능력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 
호 간의 동등한 위치에서의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둘째 갈등관리 . , 
역량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상호 간의 인식에 초점을 두는 역량이다 이 . 
역량은 갈등 해결에서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성장을 , 
이끈다. 셋째 유연성 역량은 낯선 것에 대해 침착하고 여유롭게 대처하는 능력 , 
을 말하며 타문화에 대한 편견적 사고와 이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보, 
류가 필요하다 넷째 민감성 역량은 타인 타문화에 대해 예민하게 인식하는 것. , , 
이다 다섯째 문화적 지식 역량은 인식의 기본 요소나 양적 지식만이 아닌 내. , 
재 된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적 지식은 문화 간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연. 
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양적 지식보다는 내재 된 지식을 일컫는다 여섯째, . , 
공감 역량은 타인 타문화에 대해 그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 위한 역, 
량을 의미한다 일곱째 존중 역량은 타인 타문화에 대한 인정을 넘어 귀하게 . , ,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공감을 넘어선 개념이다 여덟째 성찰 역량은 스스로의 . . , 
반성적 사고이며 이는 상호문화역량에서 핵심 개념이다, 
상호문화 능력평가 와 이병준 한현우 에 따르면 그들은 공 (INCA, 2004) · (2016) , 

통으로 상호문화역량을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역량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 
관리 역량 타문화 및 타인의 사고에 대한 개방성 타인의 생각 및 경험을 느끼, , 
고 이해하는 역량을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이 여러 학자의 견해를 고찰한 결과 . 
공통된 상호문화역량을 찾을 수 있었다 상호문화역량은 문화 다양성을 반영하. 
여 크게 첫째 의사소통하는 능력 둘째 타문화에 대한 존중 및 개방성 셋째 공, , , 
감 넷째 성찰 능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추출된 네 가지 요소는 교과, . 
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의 상호문화성 형성과 발현에 중요한 잣대와 방
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소통하는 능력 타문화에 대한 존중 및 개방성 성찰의 역량은 상담자가  , ,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위한 토대로 기능한다 상담자는 내담자. 
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돕기 위해서 그의 존재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Rogers, 

이 과정에서 상담자에게 타인과의 소통하는 역량과 타문화에 대한 존중 1951). 
역량이 함께 요구된다 하지만 상담자는 이러한 두 역량만을 이용해 공감을 하. , 
기 보다는 성찰의 과정을 통해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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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상호문화역량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타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감에 이를 수 있다 공감의 역량은 특히 타인에 대한 마음을 열게 하여 타인. 
의 특수성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즉(Essinger & Graf, 1984). , 
공감 역량은 주체와 타자간의 다양한 관계 형성을 위한 근본이 되는 역량이기
도 하다.

학교상담과 전문상담교사의 상호문화성2. 

한국 학교상담의 패러다임 2.1. 

한국의 학교상담은 년대 미국교육 사절단의 활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1950
보고되고 있다 그들은 기존의 훈육과는 다른 체계로서 새로운 이론적 관점과 . 
여러 심리검사에 대해 지원을 하였다 그 이후 년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결. 1957
정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상담 제도를 도입하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년부 1964
터 교도교사 자격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교도교사 제도는 학교 전체의 . 
교도활동을 조직 및 조정하여 생활지도 담당 전문교사 배치를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 개별 학교 단위의 교도교사 제도 외에도 교육청 단위로 교육상담부와 진. 
로상담부가 개설되어 상담에 필요한 연구와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며 동시에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일선 학교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 
개설된 두 부서에 종사하는 장학관이나 장학사들은 학교상담 및 생활지도 관련
한 충분한 전문적 자질을 갖추지 않았으며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난 후에는 다
른 부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신효정 외 년에 교육( , 2018). 1999
청의 진로상담부가 개설됨에 따라 기존의 교도교사라는 명칭은 진로상담교사로 
바뀌었다 그 이후 새롭게 변화하여 초 중등교육법 제 조에 따라 진로상담교사. · 21
가 아닌 전문상담교사로 명칭을 다시 바꾸었다 신효정 외( , 2018). 
한국의 학교상담은 시대에 따라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변화가 있었다 기존. 
의 학교상담은 훈육 및 선도의 관점으로 학생을 바라본다면 현재는 학생의 개. 
인적 특성을 존중하며 그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조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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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예방 문제해결 능력의 신장 미래의 준비를 목적으로 한다 김계현 , , (
외 상담자는 학생의 잠재적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학생이 경험하는 어려, 2020). 
움을 바라보게 된다 교사는 문제에 대해 학생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발달적 관점을 근거로 하여 바라본다 현재의 . 
학교상담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학생과의 쌍방향적 소통과 감성 기반으로 이루
어지는 상담을 추구한다 이동갑( , 2017).
위 프로젝트라는 심리 정서적 지원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학교상담의 (Wee)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위 프로젝트는 위기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학교. -
교육청 지역사회 간의 안전망 속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경험할 수 -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는 단계 안전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차 . 3 1
안전망인 단위학교의 위 클래스 차 안전망인 지역교육청의 위 센터 차 안전, 2 , 3
망인 시 도교육청의 위 스쿨로 구성되어있다 개별 안전망은 지역사회의 관계 · . 
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뤄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한다.7) 위 클래스 같은 경우 차 발굴 및 개입 기관으로 차 개입 기관1 2
인 위 센터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학생들의 성장을 촉진하며 그들의 위기를 관. 
리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연한 운영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이미 존, 
재하는 다양한 기관과 함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 프로젝트는 학생들을 . 
위한 가장 중심적인 역할로 학교 지역사회 정부의 정책 전략을 통합적으로 관, , , 
리하는 역할을 한다. 

7) ⓵ 위 클래스 단위학교에 학생의 감성과 문화에 걸맞은 학생 공감 상담실을 설치 개선하고 이러한 상: , 
담실 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부적응 학생의 예방 및 지도를 위한 상담 활동 및 대안 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한다 최상근 금명자 정진 위 센터 단위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위기 학생의 체계적인 . ( , , , 2011). : ⓶ 
관리와 지도를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기반을 활용하여 진단 상담 치료가 가능한 , ‘ - - ’
원스톱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상근 금명자 정진 위 스쿨 교육 치유. ( , , , 2011). : , , ③ 
적응을 도와주는 장기위탁 교육기관으로 전문가와 함께 잃어버린 꿈과 재능을 키워나가는 소수 정예의 
장기위탁 교육기관이다돈보스코 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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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위 프로젝트의 체계 구조 위 프로젝트[ 2-1] (Wee) ( , 2022)

오인수 등 은 학교상담이 학교 체제 전반에서 이루어진Schmidt(2008), (2009)
다는 특성을 통해 상담 대상이 확대되어 치료의 관점보다는 예방을 강조하였, 
다 학교상담은 다양한 관계자들과 협력을 통해 생활지도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 
노력하고 있다 이는 주로 일대일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외부 상담 시스템과 비. 
교되는 특성이다 학교상담은 부적응을 경험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 
능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상. 
담은 부적응을 나타내는 문제 영역에만 초점을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업, 
진로 사회성 및 인성 영역에 걸쳐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개입한다 강진령 연, ( ·
문희 이재창 김태호 이는 학생이 나타내고 있는 주호소가 , 2009; , 2005; , 2004). 
단순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총체적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
이다 학교상담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적 중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오인. (
수 오인수 모든 학생이 그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부적응 학생, 2010a; , 2010b). 
에 대한 반응적인 개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Schmidt, 2013).
교사의 역할은 학생에게 잠재성을 발견하여 온전히 발휘하도록 도우며 궁극 
적으로 주호소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학생과 형성하는 인간. 
적 치료적 관계를 위한 전략은 상담교사와 학생 간 상담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
친다 최한나 이동혁 유성경( , 2010; · , 2000; Beutler & Machad & Allstetter 

학교상담에서 상담을 지속하기 위해 치료적 관계와 실제 학생Neufeldt, 1994). 
과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상담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형성이 필연적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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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한다 등 양미진 이러한 이유로 상담교사가 상담자(Karver , 2006; , 2005). 
로서 학생과 관계를 맺는 것 이외에도 교사로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여 이들
과 친밀감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자는 자문 연계 협력 등의 과정을 통해 . , , 
학생 개인상담을 위한 다양한 환경과 활동들을 조성하도록 한다. 
한국 전문상담교사의 근간이 된 모형 는 전문상담교사의 중요 역ASCA(2003)
할을 상담 자문 조정 세 가지로 제시하(counseling), (consultation), (coordination) 
였다 이 세 가지를 핵심적 역할로 보고 있고 (VanZandt & Hayslip, 2001). 

에서는 이후 이 세 가지에 협력 을 추가하였으며 사회적 요ASCA (collaboration)
구에 따라 새로운 관점의 역할들이 대두되었다 상담교사(Dahir & Stone, 2009). 
의 역할들은 서로 상호보완적일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구분할 수 없이 연결
되어 있어서 각각 분리된 독특한 역할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Davis, 2005). 
역할들을 구분함으로써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상담(1) 

상담 은 전문상담교사의 주요 역할이다 학교상담은 개인적 통찰‘ ’(counseling) . 
과 성격의 재구성을 강조하는 심리치료와는 구분된다 학생은 상담자와 상담을 . 
통해 자신을 인지하여 통찰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다 특히 상(Schmidt, 2013). 
담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의 개인적 특성 및 행동이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파악하고 학생의 성장을 위해 전략을 세워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 
있도록 돕는다. 

자문(2)  

자문 은 학교장 학부모 동료 교사 지역사회 지원망 등과의 관계 (consulting) , , , 
속에서 학생을 간접적으로 돕는 과정이다 자문의 과정은 내담자인 학생을 도와.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상담교사(Dougherty, 1990). 
가 자문을 제공하는 대상은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로 이들이 대표적이, , 
다(Dunn & Baker, 2002; McEachern & Bornot, 2001; Keys & Bemak, & 
Lockhar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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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세 명의 관계자가 존재한다 두 명. 
의 관계자가 서로 협력체계를 이어가며 다른 한 명 혹은 더 많은 사람을 조력
할 수도 있다 자문의 과정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주로 교. 
사로 구성된 피자문가와 공유함에 따라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 전문상담교사는 . 
학생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피자문가는 학생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 
존재이다. 
   

조정(3) 

조정 은 학교상담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이로부터 모든 학생의 학(coordinating)
업 진로 개인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역할이다, , / (Martin & 
Robinson, 2011; Moore-Thomas, 2010; Galassi & Akos, 2007; Kerr & Dahir, 

조정가로서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상담 프로2007; Gysbers & Henderson, 2006). 
그램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도움이 되는 자원들을 확인 및 검토한다 이들은 , . 
개인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외부 전문가 혹은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과 연계 활동을 이어 가며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한다 조정은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활동을 개발하여 지원하기 위한 핵. 
심 역할이다(Keys & Bemak & Lockhart, 1998). 

협력(4) 

전문상담교사가 보다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사 부모, , 
지역사회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학교 가족 지역사회로 협력을 . , , 
이어가며 개인 및 학교 상황에서 이루기 어려운 학생의 성취와 발달을 다방면
에서 도울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모든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조정할 수 있. , 
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상담교사와 학교 내 협력 관계는 주로 교장과 교사로 이루어진다 특히 . 
학교장과 상담교사 사이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학교상담 프로그램 운
영에 핵심적 영향을 미친다 학교장과의 관계가 선제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로 맺. 
어짐에 따라 학교상담 전반적인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Niebuh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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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협력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상담교사는 상Niebuhr & Cleveland, 1999). 
담서비스의 중요성 및 상담의 역할을 행정가가 이해하도록 잘 알려야 한다 학. 
교상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 관계는 교사들과의 관계이다 이 관계. 
는 학생에게 상담에서 더욱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가정도 중요한 협. 
력의 대상으로서 상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학교와 가정은 상호 연계된 체. 
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 두 집단 간의 협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자와 학생의 가족 간 협력은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변화를 .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는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김희‘ ’ (

대, 2006).
첫째 자문자 로서의 , ‘ ’ 역할이다.
둘째 조정자 의 위치이다 학교상담교사나 학생들 간의 조력관계를 형성함으, ‘ ’ . 
로써 상담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이다 이는 다양한 인적자원 간에 정. 
보를 공유하며 관계를 이어간다 지역사회 지원망을 활용하거나 그들과 네트워. 
크 형성 학생지도에서 발생하는 갈등 중재 교직원의 지원체제 유지 및 발전 , , 
등이 역할에 포함된다.
셋째 상담을 계획을 구성하며 평가하는 , 역할이다. 상담자는 단위학교의 상담 
을 위한 계획을 연별로 구성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상담 활동을 기획하며 이를 운영하는 , 역할이다. 상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기 위해 상담 활동에 기획 및 홍보하며 운영한다. 
다섯째 상담을 위한 행정의 역할이다 상담과 관련한 공문서나 장부를 검토, . 
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모든 역할은 궁극적으로 상담실을 효율적으로 .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여섯째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함양하며 자기계발의 역할이다 상담자로서 전, . 
문성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또 다른 역할도 제시하였다 정환경, ( , 2015; 
유현실 김인규 조남정 상담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상담자원봉, 2011; · , 2010). , , , 
사자를 위한 교육자의 위치에 있다 그는 학생을 위해 대인관계 진로 및 학습 . , 
계획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교육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는 교직원을 대 
상으로 학생에 대한 이해 학급 운영 상담 기법 학습을 위한 교육 등을 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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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는 학부모를 위해 자녀에 대한 이해 및 대화 훈육 방법 등 관련 주제. , 
에 대한 교육을 행하고 있다 그는 또한 상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상담 관련 .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상담은 일반상담과 비교했을 때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와 연계 속에서 이- -
루어진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학교상담은 내. 
담학생을 위해 충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문상담. 
교사와 같은 학교 현장 내 상담인력을 중심으로 상담이 진행되지만 외부의 협
력이 없다면 효율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문상담교사가 만나야 할 학. 
생들이 많기 때문에 오랜 회기를 통해서 그들과 상호작용을 이어가기에는 한계
가 있다 이현아 이기학 상담교사는 한정된 회기 동안 학생에게 효율적인 ( · , 2010).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동료 상담인력 담임교사 학, 
부모 학교장 교육청 등과 연계를 이룬다 상담교사는 이러한 인력을 활용하여 , , .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여 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
력한다 이러한 상담교사의 직무 특성을 통해 그들의 상담 역량뿐만 아니라 타. 
인과 상호작용을 위한 역량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은 단지 언어 간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개인 간의 문화가 언
어적 혹은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전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문화는 삶을 구성하. 
는 사고 혹은 신념체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Hall, 1977; Tylor, 

다시 말하면 상호작용 과정은 개인의 신념체계가 서로에게 전해지는 과1871). , 
정이기에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존중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전문상담교사의 상호문화성2.2 

전문상담교사로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질 높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역량이 요구된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역량을 정. 
의할 수 있다 정환경 유현실 김인규 조남정 공통으로 그들( , 2015; , 2011; · , 2010). 
은 상담 교육 행정 관련 역량을 강조하였다 특히 정환경 과 김인규 조남, , . (2015) ·
정 은 태도 및 관계 역량을 제시하였다 이 중 기본적인 역량은 상담 역량(2010) . 
이다 정환경 유현실 김인규 조남정 상담 역량은 학생들을 ( , 2015; , 2011; · , 2010). 
이해 및 존중 그들과 협력관계 형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기술적인 자질보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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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 자질에 더 연계성이 있다 상담 역량을 갖기 위해서 상담자에게 상담자. 
로서 정체성 및 자기존중 전문성 함양 타인에 대한 감수성 등이 , , 요구된다. 내 
담자를 위한 역량으로는 공감적 태도 내담자를 그 자체로서 존중하는 태도 잠, , 
재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내담자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로 분, 
류될 수 있다. 
로저스 는 상담 관계의 필요충분조건으로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Rogers, 1961) , 
긍정적 존중 수용 진정성을 제시하였다 진정성은 다른 두 조건의 필수 전제이( ), . 
며 이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전제 조건이다 상담자의 공감적 이해와 , . 
수용은 내담자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더불어 순수한 자세가 선행되어야 온전히 
기능할 수 있다 박성희 상담자는 내담자와 상담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 , 2004).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통찰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통찰 과정에서 (Rogers, 2000), 
잠재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로저스는 상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 
내담자와 래포 를 형성하기 위한 상담자의 따뜻함과 반응성이 전제조건(rapport)
이라고 하였다 내담자에게 진실한 관심을 갖고 그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온전.  
히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 표현. , 
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온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모든 활동은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을 비롯하여 공감이라는 도덕적 실천을 통
해 이루어진다 금교영 공감은 주체와 타자 간의 간격을 제거하여 타자를 ( , 1999). 
나와 같은 실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다 공감의 과정이 지속됨에 따라 내담자. 
는 안전함을 경험하며 내담자는 로저스가 지향했던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개, “ ”(
인의 성장을 경험하고 자기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걸)
음을 걷게 된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Rogers, 1961). 
인정하고 모든 경험을 자연적으로 수용한다 그들이 자신의 삶에 충실할 수 있. 
는 원동력을 제공하며 자기 자신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꾸리게 된, 
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자신을 보는 관점을 달리하게 된다 궁극적으. . 
로 자신이 원하는 인간상과 비슷하게 변화하며 자신감이 높아진다 이미정, ( , 
2011; Rogers, 1961). 
공감은 내담학생의 변화 즉 관계개선 자존감 및 의욕 증진 미래에 대한 희, , , 
망 증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문궤 이정미( , 2017; ·이윤주, 2013). 
공통으로 내담자의 감정과 생각을 상담자가 대리적으로 감지하고 체험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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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상담자의 개인적 주관적 체험을 내포하고 있다 신문궤 이정미· ( , 2017; ·이
윤주 로저스에 따르면 공감은 타인의 정체성에 대해 독립적이고 가치 , 2013).  , ‘
있는 모습으로 존재함 이라는 확인을 제공해준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공감이 이’ . 
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면을 지각하여 자기 개념의 변화를 경
험한다 자신에 대해 이해받는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요소가 획득되고 흡수되는 . 
과정에서 자기 개념을 경험하게 된다 자기 개념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새롭게 . 
지각된 자기에게 맞는 행동으로 새로운 방향의 삶을 구축하게 된다. 
공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는 내담학생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나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감적인 태도를 바탕으. 
로 이루어진 상담교사의 개입은 내담자 스스로 내면의 깊은 핵심을 보며 치유
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이끈다 상담교사의 공감적 지지는 내담학생이 과거 자. 
신의 모습을 수용하며 현재를 인정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한다 신문궤( , 

이정미2017; ·이윤주 박성희 상담교사로부터 경험한 공감은 학생, 2013; , 2007). 
이 상담교사가 제시한 다양한 방법을 수용하여 시각의 변화를 경험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이정미( ·이윤주 강현주, 2013; , 2002).
전문상담교사 명이 담당해야 하는 학생 수가 과중하며 홀로 내담학생에게 1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이현아 이기· . ·
학 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는 개별 학생과 상담을 진행하기에 충(2010) , 
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상담을 통해 자신의 주호소에 . 
대해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진다거나 지지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핍을 보. 
완하기 위해서 전문상담교사는 학교 내 교직원 학부모 등과의 긴밀한 관계를 , 
통해 학생 개인을 위한 상담을 이끌어간다 이들은 학생 개인에게 상담서비스를 .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치료적 관계망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상담교사 외에도 . 
학부모 담임교사와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Seiner, 2004). 

에 따르면 상담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자기 자신에 대 Schmidt(2013) , , , 
해 인지함으로써 그들의 개인적 특성 및 행동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에서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하여 주호소 해소를 돕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성과 공감적 이해를 기반으로 학생을 온전히 수용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상담 관계가 발전될 수 있다 이정미 이윤주 강현주( · , 2013;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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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계 속에서 개인은 거부감 없이 감정을 온전히 표현하Rogers, 1961). 
며 자신의 삶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꾸릴 수 있다. 한 개인의 주호소에 대한 상 
담은 학생의 학부모 교사와 연대가 없는 이상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공감, , 
은 이러한 인격적 만남을 위한 통로이다 학생과 상담 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 
의 협력은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 외에 가정에 있는 시간에도 상담의 ,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나혜 천성문 이종헌( · , 2006; , 2005; Schmidt, 

연문희 강진령 이러한 이유로 전문상담교사는 학교 환경에서 학부2004; · , 2002). 
모 교사 관리자 지역사회 일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그 관계를 발전시켜야 , , , 
한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타인에 대한 공감(Byran & Holcomb-McCoy, 2010). 
으로부터 형성된다.
위에서 언급한 전문상담교사에게 기대되는 역량들은 전문상담교사의 생애주 

기를 통해 형성된 상호문화성을 통해 발현될 수 있다 상호문화성은 타자와 상. 
호작용을 통하여 타문화를 존중하며 친밀한 관계를 조성한다 상호문화성이란 . 
타인과의 반복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연구자는 듀이 의 . (Dewey, 2018)
이론을 차용하여 경험의 형성 원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듀이가 제시한 경험의 . 
형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기체와 환경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경험이 . , 
형성된다는 것이다 생애과정에서 경험은 유기체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 
형성되며 변형되어간다 둘째 이전에 이루어진 경험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 차. , 
후 경험의 질이 어떤 방식이든지 변형된다는 것이다 누적된 경험으로부터 이전. 
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며 필연적으로 차후 경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 
이다 결과적으로 개별 경험은 지식 및 정서 실천에 영향을 . , 미친다. 경험은 모 
든 탐구에 대한 발원지이며 지식의 궁극적 기초로 기능 한다 정해창( , 2013). 
위와 같은 상호문화성의 형성 원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개인의 상호문화성
은 타인과 수많은 상호작용이 누적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정반합의 원
칙을 통해 형성된다 상담자에게 상호문화성은 학생의 개인적 특수성을 존중하. 
여 공감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이다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는 다른 . 
상담 인력과 비교했을 때 전직이라는 특별한 경험이 있으며 그 안에서 타자에 
대한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의 전직 동인은 일률적인 생활지도에 대한 . 
비판에서 시작하였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학교 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기, 
반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지도이다 그들은 단편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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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으로 간주하기보다는 현상 속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조명하였다 교과교. 
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들은 그들이 전직한 동인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었다 김지정 박우란 그들은 전직에 대해 고( , 2013; , 2013). 
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고찰하며 교과교사로서의 연륜과 자기성찰, 
로부터 형성된 철학을 바탕으로 생활지도의 변화를 위한 열의를 나타낸다 이러. 
한 열의는 상담교사 활동에서 적극성으로 표현되었다 전직 동인은 상담자의 모. 
습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형성되었던 훈육 및 생활지도에 대한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상담교사의 실천도 이러한 원리와 다르지 않은데 그들의 학생과 교사로, 
서 경험한 생활지도의 틀에서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기존 경험에 따라 변화
한다 김수안( , 2020). 그들의 타자에 대한 철학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 및 존중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이는 생애동안 타인들과  접촉 과정이 누적돼 형성되어 온 , 
것이다 그리고 교사 활동을 통해 교육철학이 견고해지고 교육현장에서 그 철학. 
이 발현된다(Erikson,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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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3. 

전문상담교사 제도 가 도입되기 전에는 학교상담은 쌍방향적 소통을 지향하기‘ ’
보다는 교사로부터 선도적이며 훈계적인 방식의 형태였다 년 월에 전문. 2005 09
상담교사들이 지역 교육청에 배치되고 위 프로젝트 정책이 도입되면서 학교상
담의 변혁에 이르렀다 교육청 학교 가정 지역사회 지원망 등과의 협력을 통. , , , 
해서 학생에게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에게 상담 외에도 자
문 조정 협력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었다 김희대 그 과정에서 , , ( , 2005). 
다양한 타자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타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졌, 
다 타자와 만남은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 이루어졌다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 . 
문상담교사의 경우 교과교사일 때 경험할 수 없었던 수많은 타문화를 전직 후 , 
경험하였다 너무나 다른 환경 문화 제도 등 전직한 전문상담교사가 마주한 대. , , 
부분 환경이 낯설었다 이수인( , 2022). 
이제 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교사가 되어 학교 안에 소속되니 만나는 학생들, 
은 우울 부적응 불안 공포 학습부진 등 심리 정서적으로 고통 받는 위기학생, , , , ·
이며 그들의 가정은 불안정하고 가난하고 부모 갈등으로 해체된 가정이 대부, , , 
분이었다 위기 학생을 마주하여 그들에게 위로와 지원을 해주는 상담은 그들에 . 
대한 충분한 감정이입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상호 교, 
감이 가능해야만 상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상담자는 내담자. 
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여 내담자에게 개방적 태도를 취할 수 없다
홍성화( , 2012). 
감정이입에서 핵심은 주체는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타자에게로 관
심을 옮겨보는 것이다(Husserl, 1931). 감정이입은 공감을 이끌고 , 공감은 타인
과의 차이에 대한 인식의 틈을 좁혀감으로써 동질성이나 유사성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다 타인에 대한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지면 연대 협력(Hartmann, 2006). , , 
통합의 관계까지 발전할 수 있다 김영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 , 2020).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어렵다 이러한 공감의 . 
행위들은 상담교사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외부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되도록 많은 학생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Byran & Holcomb-McCo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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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협력체제 속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며 상담은 학생 개인의 성장을 도모, 
한다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의 성공적인 상담 활동은 상담자와 내. 
담자를 넘어 내담자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타자와 기관 종사자까지 아우르면서 
수없이 타문화와 상호작용한다 그 과정에서 타자에 대한 공감과 수용 인정이 . , 
있어야 하며 그 바탕이 선행되어야 연대 협력 통합이 이루어진다, , , .    
전직한 전문상담교사는 여러 역할 중 자문과 조정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효율
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들은 내담자 학생 학부모 교사와 상호관계를 . ( ), , 
이루어가며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연대는 사전적 정의로 여럿이 함께 무슨 일. ‘
을 하거나 책임을 지는 행위 를 일컫는다 연대는 공감이라는 윤리적 실천이 필’ . 
연적으로 발생 되어야 이루어진다 공동체에 대해 아들러(Hoffmann, 2001). 

는 개인 간의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였다 공동체 의식은 끝없는 경쟁 속(Adler) . 
에서 자신이나 사회를 파괴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위안을 제공한다 개인은 타자. 
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감을 회복할 기회를 경험하며 타인과의 공동체 의, 
식과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인 것이지만 잠재적이기 때문에 개발되어야 한다

아들러의 견해에 비추어 전직한 전문상담교사들은 학생과 학생(Lundin, 1989). 
을 둘러싼 낯선 환경들과 어떻게 연대와 협력을 이끌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
켜 왔으며 이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이었는지 혹은 생애를 걸쳐 개발되었, 
는지 궁금해진다. 

년대에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계기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자녀 2000 . 
문제에 따른 청소년 심리분석 탐구 소수 교과의 통폐합에 따른 부전공 교사 취, 
득 자신의 성찰과 심리학에 대한 호기심 관리자 승진 점수 취득 학창시절에 , , , 
채워지지 않았던 보상 등 다양한 경로로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교과. 
교사로 있으면서 전문상담교사를 취득한 이들이 살아온 삶은 교과교사로 사는 
일반적 교사와는 다른 인생의 색깔이 있다 더 나아가 교과교사라는 위치를 벗. 
어던지고 과감히 전문상담교사가 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는 전직을 하게 된 동, 
인을 기준으로 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생애사를 가지고 있다. 상담자의 생애사가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공감적 태도 존중하는 태도 긍정적 태도 등 모든 것이 이, , 
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애 속 특히 학창시절 . 
경험을 기반으로 타인에 대한 철학 즉 상호문화성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철학은 , 
교사로서 학생에게 발현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생애 속 형성된 상호문화성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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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내면에 대해 공감하였다· .  
전문상담교사의 상호문화성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동료 교사 학부모 지역 , , , 

사회 지원망과의 교류 속에서 끊임없이 발현된다 상호문화성은 개인의 문화 속. 
에 존재하는 보편적 특성과 문화 간에 존재하는 내적 연관성을 드러내는 개념
이다 상호문화성의 핵심 현상은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와 관계를 맺고 개별 . , 
문화가 또 다른 문화와 관계함으로써 상이한 문화 간에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
는 것이다 최재식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들의 상호문화성의 발현 과정( , 2006). 
은 공감 연대 협력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들의 활동과 경험은 한국 학교상담, , , 
의 발전 과정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 학교상담의 대변혁기에서 국. 
가 최초로 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교사로 임용되었고 교과교사에서 전문상담교, 
사로 전직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종전의 학교상담이 학교라는 제도적 틀 안. 
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활동이었다면 전문상담교사에게는 상담영역에서 전문성, 
과 재량권이 주어졌고 제도적 및 조직적 틀에서 벗어나 학교상담 혹은 생활지, 
도를 행할 수 있었다 학교라는 보호망 속에 내담자를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 
지원할 수 있는 상담 체제를 주도할 수 있었고 시공간 제약 없이 학생에게 상, 
담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학교의 방침 다른 교사들의 의견 고려 교육청 및 . , , , 
교육부와의 조정 등을 매번 고려해야 하는 특수성도 있었다. 또 교과교사에서  
전문상담교사로 임용된 후 수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 전문상담교사의 모호, . 
한 역할 상담보다는 상담 행정에 치우친 일정 다양한 유형의 학생 문제로 스, , 
스로 느끼는 전문성 한계 학교 내에서 타 유관기관과 협력 모색의 어려움 등 , 
수 많은 걸림돌을 만나게 된다 이수인 김인규( , 2022; , 2010). 
모든 사람은 생애과정에서 직면한 각각의 삶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를 
지향하며 동시에 우월을 추구하고 있다 개인이 경험하는 성공에 (Lundin, 1989). 
대한 열망은 우월에 대한 욕망으로 나타난다 아들러는 개인이 갖는 성공에 대. 
한 열망은 자신에 대한 열등감으로 표현된다고 해석하고 이러한 열등감은 공동, 
체 속에서 해결된다 공동체는 타자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되 타자와 융합의 . , 
형태가 아니다 공동체는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침해하지 않는 공동의 성장. 
을 이끌어낸다 이것이 바로 상호문화성이 존중되고 발현되는 . 과정이다. 타자  
의 범위는 한 개인을 넘어 사회의 단위로 인식될 수 있으며 상호문화성은 개인, 
뿐만 아니라 한 사회를 대상으로 발현된다 전문상담교사들도 삶 속에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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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동시에 최초 전문상담교사로 성공했다는 우
월성도 갖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성공에 대한 열망보다 전문상담교사가 된 . 
것을 후회도 했고 학교 내 이방인이 된 것처럼 소외되어 열등감도 느꼈다 그, . 
렇지만 이 후회와 열등감은 교과교사로서의 연륜과 자기성찰로부터 형성된 철
학을 바탕으로 생활지도의 변화를 위한 열의로 발현시켰고 공동체 속에서 해결, 
하였다 전문상담교사 제도가 실시된 지 년이 지난 지금 교과교사에서 전문. 13 , 
상담교사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의 상호문화성 발현은 앞으로 한국 학교상담교
사의 역량과 학교상담을 바라보는 관점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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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 Ⅲ

연구개요 및 연구절차1.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범주에서 주로 연구되어 온 생애사 연구기법을 기반으
로 수행한다 질적 연구는 특정한 시기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사회 현상에 대해 . 
통찰하여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다 김영순 외 성태( , 2018; 
제 시기자 유기웅 외 질적 연구는 자료의 범위를 연구참여자들의 · , 2016; , 2016). 
내러티브와 구술면담의 자료들에 한정 짓기보다는 개인의 일상이나 특별한 순, 
간들 혹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경험적 자료 로 확장하였다 여기서 , ‘ ’ . 
경험적 자료 란 연구를 위한 다양한 사례연구 개인적 경험 내적 성찰 삶의 이‘ ’ , , , 
야기 면담 관찰 역사적 상호작용적 시청각 텍스트 등, , , · · (Denzin & Lincoln, 1994)
을 망라하는 개인 및 집단의 사회문화적 산물들을 포함한다 강진숙 생애( , 2016). 
사 연구는 이러한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한 장르로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각, 
광받고 있는 방법이다 정경희( , 2016). 
본 연구는 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사이며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1 , 
문상담교사의 상호문화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현되는지 탐구하기 위해 이야기
식 인터뷰를 통한 생애사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대체로 급 정. 1
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교사로서의 대부분 년 정도 경력을 가진 숙련10
된 교과교사였다.8) 전문상담교사의 상호문화성이 그들의 삶 속 경험이 일회적  ‘ ’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정적 경험이기에 그들의 특정 시기의 횡단면적 삶을 ‘ ’ 
파편화하여 보기보다는 생애 전 과정을 살펴보는 생애사 연구가 유용하다
(Ojermark, 2007). 
이야기식 인터뷰는 개인의 경험을 구술자 시각으로 재구성하게 해주므로 개“
인의 자아발견 과정을 질적 연구 할 수 있게 한다 고 하는 사회구성주의 관점.”
을 수용하고 있다 박성희 생애사 속 이야기는 화자 자신이 살아온 삶에 ( , 2011). , 
대한 경험을 선택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생애사 연구는 한 개인. 
에게 일어난 일을 표현하며 개인의 일생 혹은 어느 시점에서 중요한 사건을 경, 

8) 정교사 급 자격증을 가진 자는 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이다 1 3 . 3
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학원에서의 석사학위 및 양성과정을 졸업한 자이다 직(SS 
업문제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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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고 느낀 점에 관해 이야기한다 생애사 연구는 개인이 현대사회에서의 특유. 
한 행동구조나 문화 습관을 발견하게 하여 독자의 경험을 확장하게끔 한다 생. 
애사 연구 과정에서 경험이 재구성되어 궁극적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재인식시
켜준다 생애사적 경험에 대한 재인식은 연속된 발달의 과정의 일환으로 인생 . 
경험을 재구성하여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본 . 
연구에서는 이 주장하는 생애사 연구방법의 특징으로서 연구참여자의 Rosenthal
이야기와 사실 간의 진실성 간의 실재성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양영자 연( , 2013). 
구자는 이 관점에 따라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의 인터뷰를 분석함으로써 이야기
에 대한 접근 방법과 분석 결과 간의 일치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전직 경험이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삶 속 이야기는 그 개인적 삶의 한 공간에 한정 짓기보다
는 그 개인이 처한 사회 문화적 배경이 ·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전문상담교사의  
목소리를 통해 구성된 그들의 삶 속 이야기가 그들의 상호문화성 형성 및 발현 
과정을 탐구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본 생애사 연구는 연구참여자와의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한 구술 자료를 해석
한 후 결과를 삶의 이야기로 재구성하였다 즉 연구참여자로부터 전해진 과거. , 
의 사실과 경험을 재구성하여 삶의 이야기로 연구자에게 들려준 것을 연구자가 
사회적 혹은 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시 구성한 것이다 조용환 그러므로 ( , 1999). 
연구자가 어떤 관점과 렌즈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분석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는 해석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관점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한계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생애사 연구방법을 채택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연구자들이 형성한 상호문화성의 시간성 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 
생애사 연구는 과거를 시간적 영역으로 구분하거나 현재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 
여기기보다는 현재와 과거는 분리될 수 없는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전제 
속에 있다 김영순 외 생애사 연구는 연구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에 ( , 2018). 
관심을 갖고  있기에 과거와 현재의 지평 간의 지속적인 교섭에 기초하여 이루, 
어진다 연구참여자의 현재 삶은 과거로부터 형성(Goodsen & Slkes, 2001; 46). 
된 삶이다 타자와의 만남의 과정에서 형성된 이야기는 시간이 누적됨에 따라 . 
다른 경험과의 결합으로부터 특별한 의미를 도출한다 경험 간의 교차가 이루어. 
짐에 따라 누적된 경험으로부터의 인생관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 
타자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상호주체성이 반영된다 상호주체성에 따라 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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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온 성장 과정과 경험적 맥락에 따라 다른 양식으로 상호문화성이 형성되며 
발현된다 그들의 생애사를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교육 철학과 타자에 대한 가. 
치관 및 신념을 반영하고 있는 상호문화성의 형성 과정과 이가 발현되는 과정
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둘째 생애사 연구는 삶의 전반적인 맥락에서의 영향을 다루고 있기에 개인 , , 
경험의 의미에 초점과 더 나아가 사회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희영 연구자는 생애에 걸쳐 연( , 2005; Cole & Knowles, 2001; Miller, 2000). 
구참여자의 행위를 통해 당시 사회 문화적 ⋅ 배경을 파악할 수 있으며 연구참여 
자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셋째 생애사 연구는 연구참여자가 살아온 생애로부터의 이야기를 탐구하는 , 
기법인 이야기식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야기식 인터뷰는 연구자와 . 
연구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시간이 지나갈수록 깊은 공감자, 
로서의 상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생애사 연구는 연구참여자가 객체. 
가 아닌 자신의 역사를 생성해나가는 주체자로서의 존재감을 갖게 한다는 의의
가 있다(Casey, 1992). 
넷째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인생이 성공 혹은 실패한 삶인지를 밝히는 것보, 
다는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 본인 삶에서의 의미를 찾는 것을 중요시한다 생애. 
사 연구에서는 개인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도 포함하고 있지만 연구자, 
가 연구참여자의 삶 속 이야기를 통해 연구자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며 정체성
을 찾아가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자 혹은 연구참여자 모두에. 
게 치유 기능을 발현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가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이고 그들의 상호문화성 ,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애사 연구방법은 의미 있다 생애사 연구는 한 개. 
인의 삶을 연구하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이다 생애사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이 . 
경험한 삶의 생애 전 과정을 살펴보기에 유용하다 특정하고 (Ojermark, 2007). 
중요한 생애사 사건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참여자 자신의 주체적 해석들이 사
회적 맥락 안에서 형성되는 방식을 탐구하게 한다 생애사 분석방(Sung, 2010). 
법 통해 연구 참여자의 독특한 인지 사회적 발달과정 혹은 성인기에서의 독특·
한 생활 경험 등을 분석하는 데 용이하여 삶의 과정을 통해 경험의 전반적 과
정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사 연구방법을 토대로 (Krüg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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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경험을 심층 면접을 통해 들음으로써 상담자로서
의 상호문화성 형성 과정 및 발현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직한 전문상담교사 개개인의 생애사 경험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연구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직한 전문상담교사. 
의 생애 이야기를 토대로 상호문화성이 어떻게 형성되며 그가 한국 학교상담에, 
서 지향하고 있는 철학 및 가치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발현되는지 살펴볼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전문상담교사가 학생 학부모 교사 등과 . , , 
같은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 왜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
며 이를 통해 전문상담교사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와 과정을 이해할 수 있, 
다 따라서 생애사 방법을 활용하는 본 연구의 주된 연구문제는 전직한 전문상. 
담교사의 생애 속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통해 상호문화성을 형성하였는지 그 상, 
호문화성이 상담교사 교수자 상담센터장 등의 위치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 , 
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의 경험들이 누적되어 서로 영. 
향을 미쳐 어떠한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였고 그가 그들의 현재의 삶에 어떻게 , 
작용했는지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생애사 연구를 시행한 기간은 심의를 위해 연구계획서를 IRB 
작성한 시간을 포함하여 년 월부터 현재 년 월 에 이르기까지 개2020 12 (2022 6 ) 19
월이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 명을 대상으로 회 이상의 심층 면접을 통해 생. 4 3
애사 연구를 수행하고 분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자료를 . 
수집한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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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의 전반적인 절차< 3-1>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는 교과교사에서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한 경험이 있는 퇴직한 전문
상담교사 명을 선정하였다 다양한 특성의 내담자를 상담한 경험을 보유한 교4 . 
사경력 년 이상인 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눈덩이 표집선정 방법을 통해 선정20 4
한다 이들은 일정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상담교사 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과. 1
교사에서 비교과교사인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하였다 눈덩이 표집선정방법은 초. 
기에 연구자가 선정한 조건에 부합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 그로부터 연구 주
제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가지며 이해를 하는 연구참여자를 소개받는 방식이  
다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 중 그들의 동료 전문상담교사와 학교상. 
담 정책 전문가에게 이중으로 추천받았다 지역별 분배에도 염두를 두었으며. , 
전문상담교사로서 최소 년 이상 된 전문상담교사로 제한하였다 연구참여자들5 . 
은 여러 지역에서 근무하였으며 전문상담교사로서 위 클래스 위 센터 등 다양, , 

연구절차 기간 연구 활동내용

연구계획서 작성 
및 발표

년 월 년 2020 12 -2021 02
월

연구계획서 및 공개 발표

정규심의IRB 년 월2021 03-06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정규심의
선행연구 분석 및 이론적 논의 완성
질문지 작성 및 수정·보완

연구참여자 선정 년 월 월2021 07 -08 참여자 선정 및 관련 기초자료 수집

자료수집 년 월 월2021 09 -11
연구참여자의 자기 생애사 작성
심층 면접 진행 및 분류작업

자료 분석 및 보충
자료 수집

년 월 월2021 11 -12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자
료 탐색

연구결과 작성 년 월 일2022 01 -03 학위논문 작성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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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관에서 종사하였다 전문상담교사로서 활발한 활동 후 은퇴하여 대학교 강. 
의 상담자 및 센터장 이주민 국적 심사 등 여러 위치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고 , ,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기본 특징은 다음 표 과 같다. < 3-2> .

표 연구참여자의 특징< 3-2> 

구분 성별
전직 전 
직무 경험

교과교사의 
경력

전문상담교의 
경력

현재 근무

연구참여자 A 남 초등 교사 년22 년12 상담센터 운영

연구참여자 B 남
연구원, 
윤리과 교사

년23 년7 대학교 강의

연구참여자 C 여 미술과 교사 년20 년8
학교 밖 청소년 지
원센터 센터장

연구참여자 D 남
기술자, 
전문계고 교사

년8 년16
상담자,
국적 심사위원

연구참여자 는 교육대학교 졸업 후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 교사로 부임A ‘K’ 
하였다 그는 학창시절 진로에 대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 . 
만 교사였던 부모의 영향으로 교육대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는 교사의 길 외에, . 
도 정치 경찰 등 여러 진로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교육대학교 졸업 후 교사, . 
로 부임하여 학생들을 만나며 그의 진로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있었다 그는 교. 
사로서 학생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으며 교육심리전공 석사과정에 
입학하였다 교육심리전공을 통해 생활지도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여 상담에 .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하여 동료와 후배 전문상담교사들에게 . 
여러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는 교사생활을 통해 사. 
회에서 인정받고자 했던 욕구를 간접적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하였다 은퇴 후에. 
도 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상담에 대한 노하우 및 지
식을 나누는 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상담센터를 운영. 
하며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꾸준한 관심과 함께 도움을 주고자 노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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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는 대학교 축산경영학과 재학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B ‘Y’ 
교사의 길을 걷고자 교직을 취득하였다 졸업 후 교육 행정에 관심을 가지며 . ‘J’ 
대학교 교육 행정 전공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하였다 윤리과 교사로 사립학교에 . 
부임하였으며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하게 되었다 그는 교육 행정뿐만 아니라 학. 
교의 생활지도 중요성을 경험하여 관련한 저서를 출판하였으며 미국에서의 유, 
학 과정에서도 한국교육개발연구원과의 협력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은. 
퇴 후 대학교에서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생활지도 및 상담에 대한 강의를 지속
하고 있으며 교육연구소 소장에 임하고 있다, .
연구참여자 는 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며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C ‘P’ 
미술 교과 교사로 부임하였다 그는 미술 교사로 재직 중 학교생활을 이어가며 . 
동료 교사로부터 교도교사로 추천을 받아 학교 내 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양성, 
과정을 통해 교도교사자격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교도교사제도가 폐지되면서 .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하게 되었고 호 전문상담교사가 되었다 그는 시로 이사1 . ‘S’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전문상담교사로서 활동하였다 상담교사로 활동하면서 . 
주로 학부모 상담과 학습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은퇴 후 개인상담실 운. 
영과 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S’
들의 성장을 위한 도움을 주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는 청소년들. C
을 위한 진로 상담과 학부모 상담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왔다.
연구참여자 는 부산의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건설에 입사하여 기술D ‘H’ 
자로 사는 삶을 살아왔다 어린 시절 그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기 . 
때문에 빠른 취업을 위해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 공업고등학교. 
에 다니면서 교사들은 그가 대학을 진학하기보다는 취업을 권장했지만 그는 대, 
학 진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 고등학교 생활에서도 등교 전 학원에 다니면
서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다 마침내 공업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 후 기업에 입. 
사하면서 회사원의 생활을 이어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동료와. 
의 끊임없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회의감을 느. 
끼기도 했으며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그는 평소에 . 
인문학에 관심이 많았기에 진로에 대해서 고심한 가운데 결국 교사로 전직하였
다 공업고등학교에서 교사로서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우연한 기회로 상담을 접. 
했다 그 이후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상담교사로 전직하였다 전직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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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상담을 통해 공감
해주었다 특히 학생들이 자퇴하지 않고 학교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 
었다 은퇴 후에는 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상담센터와의 협업으로 청소년 . 
상담을 이어갔으며 이주민 국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연구참여자들은 학생지도와 상담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을 품고 전문상담교사
로서의 자부심으로 막중한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 그들은 공통으로 상담교사로 . 
전직하기 전에 이미 학교 내에서 상담업무를 맡고 있었다 다시 말해 년 전. 2005
문상담교사 확보를 위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거쳐 상담교사로 전직하기 
전에도 이미 그들은 상담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양성과정을 통해 .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본격적으로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했고 보다 적, 
극적으로 상담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총체적인 측면에서 학생. 
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고 상담교사로서 보람을 느꼈다.
연구참여자들은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 세대라는 공통점을 가지1
고 있지만 경력과 근무 지역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를테면 연구참여자 와 , . , A
는 대학 졸업 후 바로 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다 반면 연구참여자 와 C . , B D
는 교사로 근무하기 전 대학에서 연구원으로의 삶 기업에서 기술자로의 삶 등 , 
교사 외의 경력을 갖고 있다 또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는 수도권에서 전문상담. , 
교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연구참여자 는 지방에서 근무하였다 는 교육청 , D . D
내 임직원과의 관계가 다소 권위적이었다고 체감했다 이것은 근무지와 경력에 . 
따른 처우와 경험이 다르다는 예시다 이러한 경험은 전문상담교사로서 정체성. 
을 형성하는 과정과 이상적인 전문상담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 여러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공통으로 전문상담교사로서 그들이 서 있던 출발. 
지는 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교사
가 학생에게 충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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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및 분석3. 

자료수집 3.1. 

생애사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경험과 인식에서의 변화과정을 심층적으
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기에 연구참여자의 사회 문화적 환경과 자연환경에 대. ·
한 자료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심층면접의 방법을 활용하였고 그들의 처해있. , 
는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며 숙지하였다 심층면접이 이. 
루어지기 전에 연구참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센터 재택에 방문하여 상담교사, 
로서의 일화 및 은퇴 후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와 . 
라포 형성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애에 대한 탐색 및 교육현장의 분위기를 
간접적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다 심층면접은 연구참여자별로 회 이상 진행되었. 3
으며 회에 대략 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1 2-3 . 
심층 면접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개월 동안 실시하였으며 심2021 09 2021 11 3 , 
층 인터뷰 외에도 기타 자료들도 함께 수집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조용하게 면. 
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하였으며 온라인 회의 플랫폼 연구‘Zoom’, 
참여자 혹은 연구자 사무실 등에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특히 연구참여자와 첫 . 
만남에서 직접 대면하여 그들과의 심리 정서적 교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였다· . 
심층면접 진행 시 심층면접 내용을 녹음하고 메모도 병행하였다 구체적인 심층. 
면접의 일정은 다음 표 과 같다<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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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심층면접 관련 일정 및 장소< 3-3> 

본 연구자는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 상황에 따라 안전과 방역에 철저히 따-19 
랐으며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였다 정부의 권고 수칙, . 
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단계가 향상됨에 따라 화상회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을 이용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비대면으로 심층면접이 진행될 경우Zoom . 
에 이메일 혹은 우편을 통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설명문 및 동의서 반구조화 , 
질문지를 미리 전달하였다 연구참여자와 상의한 일정에 맞춰 화상회의 . Zoom 

을 연구참여자에게 이메일 혹은 문자 메시지로 미리 전달하여 그들을 초대URL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첫 심층면접에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 
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해 다시 설명하여 연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질문지 구성을 위해 수차례의 공개 발표를 통해 동료 연구진으로부터 심층면
접의 과정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현재 전문상담교사로 근무하고 . 
있는 자와 연구참여자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
사로부터 조언을 받으며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현직 및 은퇴한 전문. 
상담교사와 한국 학교상담에 관해 대화를 나누면서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편

연구참여자 일 정 장 소

연구참여자 A
차 목1 : 9/30( ) 상담센터
차 일2 : 10/3( ) 상담센터
차 목3 : 11/11( ) 상담센터

연구참여자 B
차 수1 : 10/6( ) 사무실
차 토2 : 1016( ) 온라인 회의 ‘Zoom’
차 금3 : 11/12( ) 온라인 회의 ‘Zoom’

연구참여자 C
차 금1 : 10/15( ) 청소년 지원센터
차 수2 : 10/27( ) 청소년 지원센터
차 수3 : 11/3( ) 청소년 지원센터

연구참여자 D

차 토1 : 10/30( ) 카페
차 화2 : 11/9( ) 온라인 회의 ‘Zoom’
차 화3 : 11/16( ) 온라인 회의 ‘Zoom’
차 화4 : 11/23( ) 온라인 회의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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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생애사 기술을 위한 질문의 내용은 . 
다음 표 과 같다< 3-4> .

표 생애사 기술을 위한 질문 개요< 3-4> 

주제 인터뷰 심화질문

어린 시기부터
청소년 시기

- 가정 분위기 부모 및 형제간의 관계 혹은 부모 철학에서의 영향( ) 
- 친구 및 주변 사람 교사와의 교류와 그들과의 추억, 
- 삶의 방향을 이끌어준 멘토
- 교사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

대학 시기부터 
전문상담교사 
이전 시기

- 교사로서의 이상향 및 예비교사로서의 다짐
- 기억에 남는 대학 생활의 에피소드
- 학부모 학생과의 첫 소통 경험, 
- 교사로서의 자기 성찰
- 교사로서의 어려움 

전문상담교사 
시기

- 학부모 학생과의 상담 경험, 
- 전직 후 삶에서의 변화
- 상담 경험에 대한 수퍼비전 경험
- 상담자로서 영향을 받은 책 혹은 멘토
- 상담교사로서의 보람 혹은 슬럼프 경험
- 기억에 남는 상담 혹은 내담자
- 내담자에 대한 비밀보장 여부 등과 같은 윤리적 갈등 경험
- 동료 교사와의 교류 및 그들로부터 지지 경험
- 동료와 후배 전문상담교사 지역사회 지원망과의 교류, 

은퇴 후 삶
- 전직한 상담교사로서의 사회적 영향력
- 은퇴 후 삶에서의 변화

연구자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함으로써 면접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가지
며 다양하게 질문할 수 있었다 질문지는 연구참여자의 생애사를 묻는 질문 위. 
주로 구성하였으며 그들의 청소년 시기부터 전문상담교사 은퇴 후 삶까지의 생, 
애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문지는 교과교사에서 전직 이라는 특별한 사건을 중심. ‘ ’
으로 공통된 질문을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개별적이고 심도 있는 이야기. 
를 듣기 위해서는   그들이 교과교사로 임용되기 전까지 상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질문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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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순서는 전반적인 학교상담 및 그들의 현재의 삶에 관한 질문이나 가벼
운 이야기 형태로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심층면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개. 
인적 차원의 질문으로 이어갔다 면담의 내용에 따라서 대화의 길이가 길어지기. 
도 하였다 마지막 면담 과정에서는 그들의 생각하는 상담의 의미를 묻는 질문. 
으로 심층면접을 마무리했다. 
심층면접은 특성상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연구참여자가 진솔하게 ,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연구자는 분위기 . 
조성을 위해 연구참여자와 만나기 전에 먼저 전화 통화나 이메일 교환을 하였
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과 조건이 비슷한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 
을 읽거나 관련 기사를 찾아서 읽었다 연구자는 학교상담 정책을 다룬 홈페이. 
지 등을 탐색하고 관련 저서가 있는 경우 구입하여 읽으면서 연구참여자에 대
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전 인터뷰 전 그들에게 자기 생. 
애사를 요청하여 그들의 생애 속에 스며있는 역사적 맥락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연구참여자들과 오랜 교감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음에
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교상담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 3
차를 걸쳐 이루어진 심층면접에서 연구참여자는 그들의 생애 속 희로애락을 연
구자와 함께 나누면서 연구자와 참여자는 언어적 교류 이상으로 비언어적 교류
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보는 기. 
회를 얻게 되었고 연구자는 당시 연구참여자가 처한 상황 및 경험의 현장감을 , 
경험할 수 있었다.

자료 분석3.2.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은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수집된 자
료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자료를 조직화하고 해석할 수 있는 단위로 . 
분류하여 자료 안에 내재한 패턴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료의 분석 과정은 .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 목적에 (Merriam, 2009). 
적합한 양질의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 특히 생애사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흐름. 
대로 심층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속에서 특정 시기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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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심층면접이 종료된 후 분. 
석 과정을 통해 다음 면담에서의 추가적인 질문 내용을 찾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그래서 연구자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인 생애사 연구의 특징을 고려하. 
여 개별 심층면접의 녹취록을 생애 시기별로 보관 및 분류하기 위해 우선적으
로 노력하였다 이러한 반복된 절차 덕분에 연구자는 매 심층면접에서 연구참여. 
자의 생애주기별 경험과 주요 사건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었다.
자료에 대한 분석과 자료수집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자료수집이 종료되는 것
은 아니다 수집 이후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활용해 본격적인 자료 코딩과 분석. 
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Merriam, 2009). 같다.
첫째 자료 정리 단계이다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접 내용의 녹취록을 반복적, . 
으로 재생하면서 듣고 전사 하였다 녹취록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transcription) . 
현장에서 놓쳤던 내용을 새롭게 듣기도 하였다 다른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접. 
에서 나왔던 내용 중 좋은 범주로 여겨졌던 질문 혹은 놓쳤던 심화한 질문은 
메모 후 다음 심층 면접에서 추가로 다루었다 연구자는 전사록을 생애주기별로 . 
분리하여 정리했고 파일로 보관하였다 추가적인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자PDF . 
료는 기존 생애주기별로 정리한 파일에 첨가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심층면. 
접에 대한 전사록 외에 연구참여자에 대한 자료가 담긴 기존 문서자료 인터넷 (
기사 연구보고서 관련 학위논문 메모 노트 등을 내용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 , ), 
정리하였다 유사한 시기에 발행된 문서자료는 생애주기별로 정리된 전사록과 . 
함께 재정리하였다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학교. 
상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신문 자료들을 살펴봤다.
연구참여자와 심층면접을 통해 얻게 된 전사록은 용지 규격으로 총 장A4 211
이었다 전사록 속 총 낱말 수는 개 총 문장 수는 개였다 이 중에. 88,747 , 13,000 . 
서 자료 분석 과정을 통해 유의미한 문장으로 판명되어 인용된 문장 수는 총 

개이다 연구참여자 별 녹취록에서 공감 존중 보람 등을 뜻하는 단어가 1,490 . , , 
반복적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공감이라는 단어가 전사록에서 가장 빈도 높게 나. 
타났다 연구자는 자료분석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와 그들의 생애주. 
기별 특별한 경험 간의 연계성을 찾고자 하였다. 
둘째 자료 정리 후 개방 코딩 단계이다 개방 코딩 과정은 전사, (open coding) . 
된 자료를 읽으면서 중요한 자료에 명명하며 이를 분류하는 작업이다(Stra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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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중요시되는 자료에 이름을 붙이며 사고& Corbin, 1990). 
를 정리하였다 정리된 자료들을 기존에 작성한 메모 노트와 비교하면서 반복적. 
으로 읽어나갔으며 의미 있는 진술들 중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 표시하고 떠, 
오르는 생각이나 개념을 적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특별한 사건 및 경험 .  
혹은 철학 및 사상이 반영된 자료에 메모하였다.
셋째 범주화 단계이다 개방 코딩 후 비슷한 이름으로 지정된 자료들을 설정, . 
한 상위 범주를 토대로 분류하여 특징이 드러날 수 있도록 범주에 이름을 붙이
는 과정이다. 분석은 귀납적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기존 단계들과 비교했을 때  . 
이 단계는 추상적인 작업이며 특정한 범주가 형성된 후 분석 대상의 자료들을 , 
반복적으로 비교하였다 일시적이고 특정한 범주를 하나의 공통된 범주로 구성. 
하여 하위 범주의 속성이 형성될 때까지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 과정은 . 
수집된 다양한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범주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반 
복적인 비교와 대조의 과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직관력과 동시. , 
에 체계적인 훈련이 요구된다 범주화 작업 과정에서 연구자는 (Merriam, 2009). 
연구문제를 지속해서 상기하면서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코딩된 자, 
료들의 다양한 주제 간의 관계를 마름질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마지막은 범주 확인 과정으로 개방 코딩 전 단계의 원자료와 비교하는 단계, 
이다
범주화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범주화가 잘 구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지. 
금까지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과정은 귀납적 절차로 이루어졌지만 범주 확인 과, 
정은 연역적 과정이다 범주 확인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구성된 (Merriam, 2009). 
범주에 대해 강력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발견하였다 또한 확. 
인 과정을 통해 원자료를 재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었다 .
위와 같은 전사 자료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자료에 대한 가치중립적 전달이 
아니라 연구참여자의 삶 속 이야기가 연구자에 의해 다시 , 구성되어 전달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과 상호작용으로 이해된 상황에 의존하여 자료 분석이 이루. 
어졌다 김영천 연구자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구참여자가 ( , 2013). 
살아온 삶의 실재를 알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에 연구참여자의 재구성된 이야기, 
만을 수용하고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참(Atkinson, 1998). 
여자의 누적된 과거의 흔적과 경험들 속에서 연구자의 질문과 의도에 따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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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된 이야기이고 경험을 해석하는 연구자와의 협동적 산물이기도 하다, (Harnett, 
이는 심층면접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에 주관이 개입되는 상2010). 

호교섭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생애사 연구방법을 활용한 본 논문. 
은 연구참여자가 살아온 삶 속 이야기를 재구성할 때 다양한 해석을 배제하지 
않았다. 

연구 윤리4.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질적연. 
구는 양적연구처럼 연구결과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신뢰도와 타
당도 준거들이 개발되어왔다 질적연구는 연구에 대한 엄격성을 연구결과와 결. 
과 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기반으로 판명한다 연구자는 (Padgett, 2001). 
본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연구참여자가 심층면접에서 진실을 이야기했는
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의 해석적 판단에 따라 연구의 결과는 변동성을 . 
보이기 때문에 사태의 본질과 연구자의 해석 사이에서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 
연구의 성패를 가리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김애령 연구자는 중립적인 ( , 2009). 
입장에서 바라보기 위해 구술자료 외에 전문상담교사 관련 연구보고서 서적, , , 
논문 등과 대조하여 사실을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를 텍스트로 옮. 
기는 과정에서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삶의 맥락을 추적할 
수 없도록 기관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김영순 외( , 
2018). 
연구윤리는 윤리학에서 중요시하는 윤리적 원칙들을 과학적 연구 관련 및 다
양한 쟁점들에 적용한 것이다 연구윤리는 의학연구 분야에서부터 조명 받았지. 
만 최근에는 사회과학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룬다 사회과학연구는 의학연구 , . 
분야와는 다른 윤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연구주제를 선정. 
하고 연구참여자를 선택하고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여러 윤리적 문
제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직면한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문제는 특히  .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문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요컨대 연구참여자의 생애사가 연구를 통해 노출됨에 따라 일상에서의 세밀한 
부분들이 공개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그들의 사생활 보호 양심의 자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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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상호신뢰의 약속 보장 및 연구 참여에 대한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 
성 보장 등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심층(Reynolds, 1979).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면담 내용에 대한 녹취 등으로, 
부터 침해될 수 있는 참여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연구 중 중도이탈 가능
에 대한 선택적 자유를 설명하여 서면 동의를 얻었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 속 발생할 수 있는 불편감 위협 이익 가능성에 대한 부, , 
분 녹취록 등과 같은 연구 자료에 대한 보존 연한 사항 모든 참여자의 진술은 , , 
본 연구의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과 연구결과의 출판될 가능성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실명과 소속기관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그. 
들의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이 적음을 고지하였고 이러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 
록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에 관한 사례로 시간. 
당 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2 . 
문서화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연구참여자의 서명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해석적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확인법을 통해 , 
분석 자료에서의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연구참여자들에. , 
게 심층면접을 할 때마다 전사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였다 이를 통해 연. 
구참여자들이 전사 내용을 읽고 녹취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연구자가 잘 못 이, 
해하여 기인한 오류 오타 등에 대해 점검받았다 연구참여자의 단순한 기억 오, . 
류로 구체적인 연도나 일자를 잘못 이야기한 경우 보정 작업을 시행했다. 
특히 연구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편향된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기 위해 수시로 
학교상담 전문가와 논의하면서 분석을 이어갔다 연구와 관련된 면담 녹취파일 . 
및 전사 자료 원본과 더불어 여러 메모 외 연구참여자가 집필한 저서 연구보고, 
서 인터넷 기사 연수에 대한 자료 등을 보관 관리하며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 , ·
비교하여 재확인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공개하기를 원치 않은 부분에 . 
대해 표시 후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제외할 것이다 년 말부터 년 . 2020 2022
월까지 지도교수와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연구자들 간의 콜로키움에 정기3
적으로 참석하여 연구 진행 상황을 나누고 검토하면서 지속해서 수정 보완하였·
다.
본 연구는 년 월에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으로부터  2021 06 승인을 받 

았으며 승인번호는 이다 본 연구를 시행하는 기간은 승인 이후210517-5A . 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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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년으로 계획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계획과 비밀보장 등1 . 
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미리 전달하여 검증받는 과
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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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문화성 형성 과정의 생애사. Ⅳ

상호문화성은 생애를 통해서 차이와 동질성 간의 관계를 성립해가는 과정이
다 박인철 상호문화성은 근본적으로 타인의 문화에 대한 태도를 토대로 ( , 2015). 
시작된다 타자 지향성이 기반을 이루는 철학적 사유에 따르면 후설이 주장하. , 
는 감정이입을 통해 타인과 만남이 이루어지며 인간의 세계에 대한 태도가 핵
심 주제이다 는 인용을 통해 감정이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Lasher .9) 
감정이입을 연습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에 대한 자각은 물론 타인들에게 있는 “
감정에 대한 우리의 자각도 변한다 감정이입이 지속된다면 타인과의 문화적 . “
차이가 있더라도 상호 교감이 가능하다 타인에 대한 지속적인 감정이입에 따라 . 
감정이 변화하며 타자를 향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과정들은 모든 주. 
체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경험은 누적이 되어 이전에 이루어진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변형을 이룬
다 경험으로 배우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이후의 경(Dewey, 2018). 
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험의 특성은 생애사 연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 
다.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생애 속 이야기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점 그들의 이야기의 전경이 시간이라는 흐름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를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 생애사 연구는 시간의 전경 속에서 개인의 삶의 이야. 
기가 내포하고 있는 공공적인 맥락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징 속에서 교과교사로부터 전직한 전문상담교사들이 생애 동안 개
인 공간 시간과의 교류 속에서 형성된 상호문화성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 , 
다 개인의 생애는 사회 경제 역사 지리적 특징을 담고 있다 특히 교사의 생애. · · · . 
는 교육 현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학교라는 의미의 공간에서 그들이 어
떻게 살아왔고 삶을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도구이다 김영천( ·한광
웅, 2012). 
그들의 생애 속 중요한 사건들이 누적되어 상호문화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삶에서의 정체성이 된다.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학창시절 속 학교라는 
공간에서 경험했던 생활지도 교사로서 근무하는 교육환경 은퇴 후 삶 속에서, , 

9) 쪽에서 인용 Lasher(199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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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 변화가 나타난다. 전문상담교사의 생애에서 나타난 학교 생활지도에 대
한 인식의 변화 전문상담교사제도 도입 위기 학생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 , Wee 
젝트 정책의 도입을 토대로 그들의 생애를 분석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생. 
애 속 수많은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타자의 의미에 대한 성찰
을 한다 형성된 상호문화성은 타자에 대한 철학을 넘어 타인과의 공존을 위한 .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험은 누적이 되어 의지와 상관없이 변형되는 것처. 
럼 상호문화성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Dewey, 2018), . 
로 상호문화성의 형성과 발현의 과정은 분리되기 보다는 동시에 이루어지며 전
반적인 생애 주기를 통해 발생한다.
본 장에서는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의 수차례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와 기 
사 인터뷰자료 저서 등을 통해 그들의 상호문화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경험을 , 
살펴보고자 하였다 상호문화성의 철학적 사유를 토대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의 . 
생애사와 상호문화성의 형성과정 간의 접점을 개별 연구참여자 별로 정리하였
다 연구참여자의 생애사를 어린 시기부터 청소년 시기 대학 시기부터 전문상. , 
담교사 이전 시기 전문상담교사 시기 은퇴 후 시기로 나누어 시간에 흐름에 , , 
따라 생애를 구분하여 그들이 특별한 경험으로 여기고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생애를 기술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어떠한 계기로 교사가 되고 그들이 심리학 . , 
및 상담을 접하게 되었으며 왜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하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에, 
서 상호문화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1. 연구참여자 상담 이론을 널리 알린 선두자A: 
 
연구참여자 는 한국 학교 교육계에서 상담 이론을 널리 알린 선두자라고 할 A
수 있다 그의 생애사 속 주요 . 특징은 한국 생활지도 변화의 중요성을 경험하 
며 이를 실천하는 여정이었다 연구참여자 의 연대기 중 중요한 사건들을 중, . A
심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 과 같다<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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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참여자 의 생애 연대별 상호문화성 형성 과정< 4-1> A

구분 주요 내용 상호문화성 영역

어린 시기부터 
청소년 시기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 조부모의 가르침- , 
진로 결정을 위한 조부모님의 묵묵한 지지-

공감 연대, 

대학 시기부터 
전문상담교사 이전 시기

마음의 안식처가 된 기독교 동아리 활동-
참교육을 깨닫게 해준 전교조 활동-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심리학 공부-
학교 내 임시상담실을 통해 예비상담자로서의 시작-
학교 현장에서 심리학 전문가로서 동료 교사들을 지원-

공감 연대 협력, , 

전문상담교사 시기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와 연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교사로서의 성장-

공감 연대 협력, , 

은퇴 후 삶 시기 선배 상담자로서 수퍼바이저로 새 출발- 공감 연대 협력, , 

어린 시기부터 청소년 시기1.1.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 조부모의 가르침 1.1.1. , 
 
연구참여자 는 학창시절 장래에 대해서 막연하게나 농사만 짓겠다는 생각은 A
하지 않았다 학교에 가서도 수업에 열중하기보다는 선생님이셨던 아버지에게 . 
가서 배우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는 당시 진로와 학업에 대해 관심이 많. 
지 않았다.
 

사실 그때는 수치감은 모르겠는데 내 기억에는 수치감보다 빨리 집에 “
가야하는데 그런 생각 학년 이럴 때는 십리나 더 가야하니깐 빨리 . 5,6

가고 싶었던 마음이 더 큰 거지 그래서 내 생각엔 아직 아버지 오면은 . 

집에 안 계셨으니깐 돌아다닌다고 아버지 오시면 그 때 배우지 그렇게 . .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가고 어린 시절이 학교에 대한 특별히 . ...

없고 그럼 내가 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가 중 쯤이었는데 할아버지 편찮으시고 장래희망을 1,2 . ...

써야 할 때 늘 생각했던 게 커서 농사만은 안 짓겠다 생각을 한 거지. 

사실은 고통스러웠던 그 당시의 농사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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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아니까 연구참여자 ( A, 2021.08.11.).”
 
연구참여자 는 학창시절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고등학교 때까지 진A . 
로의 방향도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농사짓는 일은 안 하기 위해서 공부를 . , 
하였다고 한다.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있었겠지 다른 누구에게나 일어날 “ . 

건물을 뭐 하면은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요즘 말하면 진로 이름도 얘기

하고 그 당시 학교도 뭐 진로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없어 그 어른들은 . 

이제 뭐냐면 그래서 공부를 했어 승무원이 된다거나 학자가 된다거나 어. 

쨌든 그것도 뭐 디테일하게 이제 뭐 어떤 지도를 하는 것보다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학년이 올라가니까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데 그거를 요 정도에요 연구참여자 ( A, 2021.08.11.).”

그는 학창시절 진로에 대해 고민하게 되면서 고등학교 재학을 그만두고 집에 
서 나오게 되었다 외삼촌께서 운영하셨던 노트공장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자 하. 
였다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진로에 대한 걱정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에는 최소. . 
한 졸업이라도 하기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대학에 진. 
학하는 동기들을 보면서 대학 진학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농사는 싫으니깐 그때 이제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서 “ . 

고등학교 학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졸업장을 받은 뭐 할 거야 이렇게 3 . 

아예 그냥 외삼촌 노트 공장에 나가서 그 기술이나 배워갖고 그래서 이제 

대구에 갔지 외삼촌 노트공장에 중략 집에 할아버지가 학교에 . ( ) . … …
가서 그래도 퇴학 처리는 안하고 자퇴 처리는 해놓은 거야 학교에서 연. 

락이 왔겠지 이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학교 가겠습니다 그래서 졸. . .... . 

업을 해야겠다 하고 갔는데 그때 왜 학교를 갔냐면 우리 동기들이 고등. 

학교 졸업하고 그때 동계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계 . 

같은 계열 농대 졸업했던 아이들은 농대를 가게 되면 농고 출신들한테 . 

동계 같은 계열의 퍼센트 퍼센트를 의무적으로 농고생을 뽑는 거야3 4 . 

중략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그 이제 내가이 학교의 다녀서 뭐하나 싶은 ( ) 

거야 대학도 못가니깐 대학 못가면 열등해진다는 이제 머릿속에 있으니. . 

깐 우리 동기들이 내가 이제 한해 안 갔으니깐 동기들이 가는 거야 그. . 

래서 나도 갔어 일단 대학물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와서 공부. 

를 해서 목적의식이 생긴 거지 대학 들어가면 희망이 생긴 거지 그전에. 

는 대학 들어가면 희망이 없었는데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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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였냐면 와서 공부를 했지 열심히 했지. . .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반에서 등씩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죠 이제 2 . . 

대학교 농대는 그냥 가뿐하게 들을 같이 그래서 들어가고 나니까 뭐 ‘K’
그냥 내 생각에 내가 농대를 졸업해서 무엇을 하나 내가 농대를 가고 싶. 

어서 간 게 아니라 대학을 들어갈 수 있어서 간 거지 연구참여자 ( A, 

2021.08.11.).”

연구참여자 는 청년들을 가르치는 조부모의 영향을 받았다 어린 시절이었A . 
지만 동네 청년을 가르쳤던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가르치는 일에 대한 가치를 
간접적이나마 경험하였다 학창시절에는 선생님이 산수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서 더 나은 교수법에 대해서 고민하였다 그리고 학생을 개별적으로 신경 쓰지 . 
못했었던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장래에 교사가 된다면 개별 학생에게 친절하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로 다짐하였다 그는 교사로서 학생. 
들을 훈육적인 태도로 대하기보다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
할 것을 다짐하였다 교사가 되기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시기에는 할아버지와 . 
아버지의 영향 및 학창시절에서의 경험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현재 시, 
점에서 과거를 회상했을 때 그 당시 경험들이 교사에 대한 진로와 교사상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깨달았다.

 
우리 집 자체가 가르치는 집안이잖아 할아버지도 이제 동네 청년들을 “ . 

가르치고 아버지도 그러다보니깐 가르치는 것에 대한 유전자가 있었겠, 

지 안 그렸겠어요 중략 할아버지가 청년을 데리고 한시도 가르치고 . . ( ) 

하셨으니깐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 봤지 그리고 또 이제 내가 그 이제 . 

어린 시절의 그런 기억이 나 학년 학년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나머. 5 6 . 

지 이제 시험 점수에 따라 나머지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머. 

지를 면해야 되는데 그때는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 

고 이제 선생님이 그 산수 가르침을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가르쳐주면 내가 알텐데 이런 생각

이 드는 거야 그래서야 저게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중략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 좋겠. ( ) 

다 그리고 친절하게 학생들한테 대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래서 그 어. . 

린 시절에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된다면 저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해줄 거야 또 아이들도 막 못했다고 야단치지 않고 친. 

절하게 대할 거야 연구참여자 ( A,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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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는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었다 이 성향이 A . 
진로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욕구와 교사에 대한 욕구 . 
사이에서 갈등하였다.
 

성취 경험이 딱 생기니깐 그 등록금만 내고 이제 학교 안 가고 내가 “ . 

이제 재수해서 공부해서일반 학교로 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막 공부를 . 

했지 뭐 그 성적이 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조금 조금 자꾸 생

기는 거야 농대만 벗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또 여러 효과가 있게 . 

되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생각에 나는 정치외교학과를 가야 되겠다 정. 

치적인 어떤 그런 기질이 있었겠지 그렇지 나도 모르게 연구참여자 . ( A, 

2021.08.11.).”
 
하지만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영향을 , 
받아 결국 교육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는 교육대학교에 진학. A
을 결정했지만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은 여전히 갖고 있었다 군입대 면제 등 , . 
여러 혜택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년 동안은 교사로 일하고 그 후에 정치나 5 , 
행정고시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사로서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 
노력하면서 보람을 경험하며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본인의 교. 
사생활을 통해 그의 학창시절에 느꼈던 교사에 대한 아쉬움을 극복하고자 하였
다 교사로서의 원동력을 경험하였으며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 
 

우리 집 자체가 가르치는 집안이잖아 할아버지도 이제 동네 청년들을 “ . 

가르치고 아버지도 그러다보니깐 가르치는 것에 대한 유전자가 있었, ... . 

겠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뭐였냐 면은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교. . 

대는 사범도 마찬가지겠지만 군 면제가 되는 거야 그때 이제 그 두 개를 . 

놓고 고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원서를 대학교 정. ‘K’ 
치외교학과에 가서 정치를 하고 싶은데 그때는 여러 개 그 원서를 낼 수. 

는 있어 내놓고 전형하는 날 학교를 선택해서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러면 대구로 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다른 데로 가면 교대를 생각하니깐 

교대를 가야 되겠다 고모님이 여기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교‘I’ . ‘K’
대로 진로를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 A, 2021.08.11.).”

그때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는 대학 들어가서도 “
어떤 공부보다 항상 머릿속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선생님이 되는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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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놓은 거고 여기서 졸업만 하면 선생님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등을 하. 1

든 등을 하든 뭐 그것도 선생님 되는 거니까 그거는 따놓은 거고 이2 ... . 

제 뭐였냐면 한편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교대에 다닐 때 교직 과목에 . 

대한 공부 그런 것에 대해 잘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보겠다 하는 것은 그

때는 거기까지는 생각은 안 했는데 내가 이거를 배우면은 가서 이제 애들

한테 잘할 수 있겠지 이런 것보다 그래서 이제 마음 한 편에 이제 의무   

기간 끝나고 년 해야 하잖아 아무래도 뭐 군대 가니까 그래서 이제 5 . ... 

그 끝나고 많은 이제 그 저기 그 정치인으로 해야겠다 정치 쪽으로 안 . 

가면 교육 행정직 그때는 이제 그 행정 고시가 있었거든 행정고시를 칠. 

까 그게 이제 그 남아 있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학교를 대학을 다시 갈. . 

까 이런 생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대학 다시 가라하면은 그 경제. 

적으로 그렇지도 않을 텐데 그게 계속 남아서 그러니깐 충족되지 않는 어

떤 그 욕구 선생님으로서는 내가 권력욕이라든가 명예욕이라든가 그거를 . 

채우기는 뭔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뭔가 의지하던 끊임없이 

어떤 그 그런 욕구들이 두 개가 계속 그 공존하고 있었죠 학창시절에 경. 

험했던 것들과 연구참여자 ( A, 2021.08.11.).”

진로 결정을 위한 조부모님의 묵묵한 지지 1.1.2. 

연구참여자 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진로에 대한 뚜렷한 계획은 없었고 단지 A
농사짓는 것만은 싫었다 진로를 찾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외삼촌께서 운영하. 
시는 노트공장에서 일하려고 했을 때 조부모께서는 진로 결정 과정에 개입하기, 
보다는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농사는 싫으니깐 그때 이제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서 “ . 

고등학교 학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졸업장을 받은 뭐 할 거야 이렇게 3 . 

아예 그냥 외삼촌 노트 공장에 나가서 그 기술이나 배워갖고 그래서 이

제 대구에 갔지 외삼촌 노트공장에 그래서 엄마한테 나 이제 학교 . ... 

이제 안 가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노트 공장 그 일을 배워갖고 나중에 노

트 공장이나 차려주세요 그랬지 중략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이제 . ( ) 

학교 안 다니나 하고 나하고 있는데 그때는 다 교복 입고 다니는 학생들

이 애들이 이제 교복 입고 학교 가고 하교 하는 거 보면 내가 이제 이렇

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갈등이 생기면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 . 

하는 거 아니냐 찰나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 집에 할아버지가 학교에 . . 

가서 그래도 퇴학 처리는 안 하고 자퇴 처리는 해놓은 거야 학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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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왔겠지 이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학교 가겠습니다 그래서 졸. . . . 

업을 해야겠다 연구참여자 ( A, 2021.08.30.).”
 
연구참여자 는 결국 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동기였던 학생들이 대학A
에 진학하는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아 학업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는 진로의 불. 
명확성으로 인해 방황했었지만 조부모님과 동기들에게 영향을 받아 목표를 설, 
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그 이제 내가 이 학교의 다녀서 뭐하나 싶은 거“
야 대학도 못 가니깐 대학 못 가면 열등해진다는 게 이제 머릿속에 있. . 

으니깐 우리 동기들이 내가 이제 한해 안 갔으니깐 동기들이 가는 거야. . 

그래서 나도 갔어 일단 대학물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와서 공. 

부를 해서 목적의식이 생긴 거지 대학 들어가면 희망이 생긴 거지 연구. (

참여자 A, 2021.08.30.).”
 

대학 시기부터 전문상담교사 이전 시기1.2. 
 

마음의 안식처가 된 기독교 동아리 활동  1.2.1. 

연구참여자 는 중학교 학년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이끌려 교회에 다니기 시A 2
작하였다 그는 독실한 믿음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신앙에 대해 생각. 
을 하며 절제된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늘 삶을 겸손한 태도로 임하고. 
자 하였다. 
 

중학교 학년 때부터 할아버지랑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 그때는 할아“ 2 . 

버지가 가니깐 가족들이 다 갔었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거지. 

도 아무래도 신앙인이니깐 절제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영향을 미쳤. 

지 않았겠어요 큰 어떤 독실한 믿음이 반석 위에 있지 않았더라도 그래? 

도 항상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내 삶에서 전반적으로 살면서 그래

도 가장 큰 게 어떤 그 나 앞에서는 그래도 이제 겸손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스스로 겸손해지는 내 삶에서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 

어떤 삶의 영향력이 연구참여자 ( A, 2021.08.11.). “
 
그는 대학 생활 동안 다른 동아리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기독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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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에 참여하였다 그는 신앙생활도 하고 같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도 . 
하면서 서로에 대해 존중해주는 것도 경험하고 마음의 치유도 경험하였다 그에. 
게 기독교 동아리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 자체가 기독교라는 그 자체가 어떤 그 사람을 “
이제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것이 크잖아 그것도 교회에 가. 

면은 성도간의 교제하고 어떤 그 이제 믿음이 형제들하고 나누고 아무래

도 이제 또 크리스찬이라는 틀 안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형제들이 오

며는 그때 얘기 나누고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이제 좀 치유적인 그 자체

가 그런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연구참여자 ( A, 2021.08.11.).”
 
  1.2.2. 참교육을 깨닫게 해준 전교조 활동 
 
연구참여자 는 대학 졸업 후 교사생활을 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A 10) 전교(
조 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교육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와 권력에 )
저항했다 그의 활동은 부조리한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과 학생들을 위해 . 
진정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마음 때문이었다 전교조 활동은 유사한 교육철학. 
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하여 권력 저항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교사 개인이 나타. 
내기 어려운 생각을 같은 뜻이 있는 개개인의 협력을 통해 집단의 힘으로 표출
한 것이다.
 

권력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전교조 활동을 하면서 내가 권력을 “
갖지는 않았지만 제도권 어떤 그런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던 것 같

아 그것을 참지 못한 거야 내가 권력을 잡고 휘두르지는 못했지만 그 . .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고분고분가는 것이 아니고 전교조 활

동도 하면서 내가 이제 느껴지는 게 항상 대립하는 게 있었지 전교조라. 

는 것은 어떤 현 제도권 교육에 대한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깐 이제 부조. 

리한 어떤 모습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저항으로 나타난 거죠 근데 그 . 

저항과 또 교실 속에 들어가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오는 보람의 의

미 그 두 개가 공존을 했겠지 그렇죠 권력 욕 명예욕이라는 그것이 얻. , , 

10) 전교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의 참교육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 ) . “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기보다는 입시라는 목적을 위해 서로를 경쟁자로만 여기는 비인간적 
교육이었다는 반성과 함께 군사독재정권이 교육을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해 비민주적 교
육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나온 것 이는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의 이념적 기반을 ” ( )
일컫는다 경향신문(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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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못하니까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던 거고 그렇죠 지금 생각  . 

해보면은 그러다 보니 나 혼자 못하니깐 전교조라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하자고 했던 그런 데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연구참여(

자 A, 2021.08.11.).”
 
하지만 점점 전교조 활동의 목적이 변해가면서 교사로서의 사명감 및 그의 
철학과 대립하는 경험을 하였다 전교조 활동의 양상이 교육의 개혁을 꿈꾸기보. 
다는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결합하면서 전교조 활동에 대해서 회의감을 겪었다. 
전교조 모임의 목적이 주객전도됨을 경험하면서 그는 전교조 활동으로부터 떠
나게 되었다. 
 

그 안에 참실이라는 것 참교육 실천파더라고 그니깐 우리는 참교육 실“ . 

천 쪽에 가까웠던 거지 참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학습권을 주자는 거. 

지 전교조에서 참실파와 사회주의 혁명론 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 

거지 전교협 전국교사협의회 에서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라 가면. ( ) ( )

서 내가 교직을 그만두고 혁명 투사로 가든가 내가 정치로 가야 되는 건. 

데 이거는 아니다 나름대로 교직에 대한 사명감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 . 

내가 이제 아이들 년 정도보고 가르치면서 내가 발령을 년도에 받았었5 83

으니깐 교직자로서 진짜 열심히 하신다 교직자로서의 나름대로 사명감. . 

도 있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사회주의 혁명론 자들이 들어오면서부터 … 

교육이 도구화로 되가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교육이라는 건 순. . 

수한 교육으로서 존재해야 하는 거지 학생이 있는 것이니깐 이게 도구. . 

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학생을 도구로 만들어서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거 아니야 중략 교육에 대한 순수성이 이제 퇴색되어 지는 . ( )   

거죠 그래서 이제 년도에는 정식적으로 전교조 탈퇴를 하게 되는 거. 92

죠 연구참여자 . ( A, 2021.08.11.).”
 
연구참여자 는 전교조 활동을 하는 동안 교육자로서의 철학이 더욱 명확해A
지면서 견고해짐을 느꼈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며 그. 
들이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희망했다. 
 

이제 다시 정치는 안 한다 나 이제 전교조 이런 것도 안한다 그러니“ . . 

깐 나도 모르게 교육자로서의 어떤 철학이랄까 딱 바뀌었던 것 같아 나. 

도 모르게 내가 아이들을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내가 이제 저 아이의 .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줘야 돼 연구참여자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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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그는 학교생활에 몰입하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승진 준비를 위해 최선
을 다하였다 학생들을 진심으로 가르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의 열정을 이끌었. 
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철학이 교육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었. 
다 연구참여자 는 그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 A
심리 전공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였다. 
 

교사로서 열심히 지도하고 그 전에도 교실에 들어가면 아이들한테는 진“
짜 열심히 했지 내가 뭐 교사 운동한다는 그런 놈이 그냥 손가락질 받으. 

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들어와서 전교조 다 정리하고 경기도로 올. 

라와가지고 년도에 열심히 해서 이제 승진해야 되겠다 하면서 승진 준93 . 

비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별로 뭐 할 게 없는 거야. 

부장 교무부장 연구부장 이런 것도 벌써 다 하고 부장 점수도 교직 경, , . 

력 년 만에 그 년으로 다 채워버렸으니깐 내가 아이들을 진짜 제대13 7 .… 

로 한 번 가르쳐보자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할 거잖아. 

요 어떻게 하면은 여론은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치면 은 즐겁게 재미있게 . 

공부할 수 있겠는가 연구참여자 ( A, 2021.08.11.).”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심리학 공부 1.2.3. 
 
연구참여자 는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한 A
마음으로 대학원에 입학하여 교육심리를 공부했다 그때부터 그는 상담에 관한 .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교육심리라는 전공의 특성이 교육방법에 관련한 . 
것이다 보니 이를 통해서 학생의 성장을 일깨울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
 

내가 아이들을 진짜 제대로 한 번 가르쳐보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 

러면 교육심리를 공부해야 되잖아 교육 심리 같은 것들이 방법이잖아요. . 

교육철학 이런 거는 어떤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심리

는 교육방법이죠 연구참여자 ( A, 2021.09.30.).”

그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을 결정했을 시기에 승진을 위한 점수를 채우기 
위한 노력도 함께 시작하였다 하지만 본인이 대학원에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 , 
시작하면서 승진에 대한 욕심보다는 사람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공부에 흥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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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되었다 대학원 과정을 통해 학생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경험도 했으나 . 
그뿐만 아니라 학문 자체가 자신의 삶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에 더욱 흥미로웠
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의 목적이 달라진 것이. 
다 대학원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인생관을 바꿀 정도로 그의 삶에서 전환점이 . 
되었다.

 
이제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지 가기 전에는 승진하는 데 있었어“ . .… 

연구 점수 몇 점 있죠 한편으로 애들을 그래도 가르치는 것에 도움이 되. 

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보니깐 어떤 인간이 어떤 성격인? . 

지 재미가 있는 거지 동기 자체가 가기 전과 간 후가 다르죠 대학원을 . . . 

이제 진학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그 전에 갔었을 때보다 이제 재미가 있는 

거야 이게 인간의 심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나와 관련하. 

여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도 있고 중략 그 석사과정에서 터닝 포. ( ) 

인트가 강하게 있었죠 예를 들면은 이제 들어갈 때보다 들어가서 공부하. 

고 또 졸업을 하고 나와서 이제 인생관이 바뀐다고 할 정도로 삶의 철학

이랄까 삶의 의미랄까 이런 것이 송두리째 바뀌었죠 연구참여자 ( A, 

2021.09.30.).”
 
연구참여자 는 특히 심리학의 여러 분야 중 인간의 성격에 관한 관심을 가A
졌으며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독립적인 공부를 하였다 그 당시 상담에 대, . 
해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상담의 붐이 일어났다 대학원에 상담 및 치료. 
분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관련 학회가 생기는 등 심리학에 관한 관심이 극
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심리학의 대중화는 연구참여자 를 학교 교육에서 심. A
리학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작용하였다.
 

대학원을 갔으니깐 아무래도 자료를 찾아보고 일단 성격에 관심이 있“ , 

을 수밖에 없잖아 인간의 성격을 규명하는 학문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 

이 또 검사를 좋아하니깐 중략 입학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은 좀 외적. ( ) 

인 동기에 보면은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있잖아요 외적인 요인이 영향, . 

이 컸는데 가서는 정말 재미가 있으니깐 그러니깐 안 해도 될 거를 그러. 

니까 그때는 한국상담심리학회가 한국심리학회 산하에 하나의 분과로 있

었어요 그런데 년 이때쯤 시작해가지고 이 이 분과가 더 커진 거야. 99 . 

상담의 부흥이 그때 막 일어난 거야 그때 내가 대학원을 막 들어갔었을 . 

때 그 시점 한국에 상담 붐이 막 연구참여자 ( A,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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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임시상담실을 통해 예비상담자로서의 시작1.2.4. 

연구참여자 는 교사로서 인정받고자 했던 욕구가 비교적 강하였다 이러한 A . 
욕구는 오히려 긍정적 역할을 하여 학생들에게 늘 충실하도록 노력하고 학생에 ,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교육현장에서 참된 교사로서 인정을 받고자 하. 
는 욕구로 해석될 수 있다. 
 

그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지 내가 이제 그 여기저기 불러주는 곳도 있“ . 

고 내 존재라는 게 학교에서도 사람들이 선생님 참 대단하다 여기저기 . . 

그냥 뭐 물어보기도 하고요 조언도 구하고 그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 

강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게끔 모아놓고 그냥 잘 안 하게 사람 

오면 귀찮지 그래서 나는 그냥 내 교실에서 애들 수업 끝나고 보내고 이. 

제 잘 쉬고 보내겠지 연구참여자 ( A, 2021.09.30.).”

연구참여자 는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하기 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 학교 내 A
상담실을 운영하였다 공간이 크진 않았지만 상담실을 구성하여 학생들과 만남. , 
을 이어갔다 당시 중 고등학교 위주로 학교 내에 상담실이 설치되어있으며 초. · , 
등학교에는 흔치 않았다 상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교사가 상담하기보다는 . 
교과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11).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내가 상담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 내가 애들 가르“
치고 오후에 상담을 할 테니까 그래서 요만 한 반만 한 조그마한 공간… 

이 학교에 있었어 커튼 하나 설치해주고 책상과 컴퓨터 하나만 놔주면 . 

된다 중략 이때 그때 상담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 학교에 이런 상담. ( ) 

실이 분명히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 상담교사도 배치가 돼야 될 거

다 이 생각을 내가 막연하게 했었지 이제 상담교사도 학교에 배치가 돼. 

야 할 거다 이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지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주셨. . 

지 그때 상담실은 대한민국에서 전혀 없었을 거야 그 정말 볼품없는 상. . 

담실이라도 업무 분장에 상담이라는 업무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 

를 굳이 내가 상담한다고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연구참여자 ( A, 

2021.09.30.).”

11) 일부 교도교사들 사이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생활지도 활동을 정착하고자 하였다 . 
년부터 교도교사 제도가 시행되어 이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과정이 사범대학을 통해 이루1964

어졌다 하지만 교도교사제는 학교 현장에서의 전문적인 상담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도 . , 
및 현실적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했다.



- 76 -

그 당시 학교에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았고 교사의 업무분장에 상담이라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상담실을 운영하였다 그는 상담, . 
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미래에 상담교사 배치의 가능성에 대
해서도 예견하였다 그는 상담이 생활지도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 
다.

이때 그때 상담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 학교에 이런 상담실이 분“... 
명히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 이제 상담교사도 학교에 배치가 

돼야 할 거다 이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지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 . 

해주셨지 그 때 상담실은 대한민국에서 전혀 없었을 거야 그 정말 . . 

볼품없는 상담실이라도 업무 분장에 상담이라는 업무가 없었다니까. .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내가 상담한다고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연구참(

여자 A, 2021.09.30.).”

학교 현장에서 심리학 전문가로서 동료 교사들을 지원1.2.5. 

연구참여자 는 대학원에서 교육심리를 전공하면서 사람들의 성격에 관해 관A
심을 가졌다 그래서 검사에 대해 전문적. MBTI(Myers-Briggs-Type Indicator) 
으로 훈련받게 되었다 그 당시 검사는 한국에 대중화되기 이전이었다. MBTI . 
그는 검사에 대해 전문가가 되기 위해 정식 교육을 받았다 그 이후 그MBTI . 
는 학생 및 학부모와의 상담 외에도 동료 선생님들에게 검사에 대한 소MBTI 
개 및 검사를 시행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는 전문가로서 . MBTI 
학교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상담을 공부하는 교사로서 다른 동. 
료 교사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으며 와 같은 심리 성격 검사에 대해 홍, MBTI
보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게다가 그는 선생님들의 학부모 상담에 도움을 주기 . 
위하여 상담자의 관점에서 조언을 해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는 교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었어 교육청 “ . 

단위에서 했었어 그래서 교원들이 재교육 차원에서 연수를 많이 받았었. 

거든 연수에 가면 그냥 급 베스트 강사이지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게 . 1 .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거를 갖고 성격 검사를 하니깐 중략MBTI . ( )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그때는 내가 인기가 많았지 뭐 그냥 다른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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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제 아이들 문제 갖고 있으면은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아무래도 상담을 하니까 학부모 상담이라는 이런 거는 또 이제 그 조금 

다르잖아 상담적 마인드로 학부모를 대하는 것하고 교육적인 마인드로 . 

대하는 것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검사 좀 해달라 . MBTI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이 있을 때 보면은 이제 그때는 뭐 인기가 아주 

좋았어 연구참여자 ( A, 2021.09.30.).”
 

그는 교육청에서 교사 교육의 목적으로 연수를 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을 통
해 본인이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공헌에 대해서 여러 위촉장을 . 
받음에 따라 교사로서 자부심을 경험하였다 상담을 배움으로써 교사로서의 도. 
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교직 생활을 통해 인정
을 받으며 보람도 느끼며 채우는 경험을 하였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교직 . 
생활을 통해서 채워지면서 심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보람이 있지 일단 내가 인정을 받는 느낌이잖아 왜냐면은 그 교육“ . 

청에서도 그냥은 나를 불러주지 가서 이제 교사 교육한다고 막 하지 그. 

러니까 뭐 장학자료 이런 것도 만들잖아 그러면은 또 교육청에서 뭐 그. 

때는 정말 몸이 개라도 부족하라 정도로 바빴지 그 위촉장도 보면은 100 . 

한 개 정도 될 걸 중략 개 받고 장학사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 100 . ( ) 10

함께 한두 개나 위촉 좀 받겠나 그러면 위촉장이 있는 사람을 당할 수가 . 

없어 그 도교육청에 예를 들면은 장학자료집을 만들었다 이러면 교사들. 

을 위촉해갖고 그 만들 거 아녜요 그러면 주잖아 그런 식으로 중략. . ( ) 

이거하고 뭐가 달라 정치랑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치적인 . 

욕구와 이 욕구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 거드름도 피워보고 권력도 잡아보. 

고 거기에 그 결국은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 연구참여자 ( A, 

2021.09.30.).”

연구참여자 가 상담을 전공함으로써 학교 관계자와 학생 학부모에게 긍정적A ·
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육현장에서 상담 전문가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 
전문상담교사 채용에 대한 공문을 받게 되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원하게 
되었다 이미 상담의 중요성을 느끼며 상담을 실천하고 있었기에 전문상담교사. , 
로 전직한다는 것은 그의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장이며 학생의 성장을 위해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이다.

년도에 공문이 하나 날아왔어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내가 이제 상“2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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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그 보직 그런 건 없었지만은 내가 상담실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랬다

고 했잖아 근데 그 공문이 하나 날아왔어 그 이거는 사실 교무에서 가. . 

지고 있다가 처리 해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를 나한테 갖다 준거야. . 

보니까 전문상담교사를 채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승진을 좀 빨리하면 . 

년도에 차출되어서 승진하겠죠 좀 늦어도 년도에는 되었을 거예2006 . 2007

요 그런데 그 공문이 와서 보는 순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어 바로 그. . 

냥 원서를 내고 연구참여자 ( A, 2021.09.30.).”
 

전문상담교사 시기1.3.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와 연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1.3.1. 

그는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한 후 처음으로 교육청에 배치되었다 교육청에서 .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조직을 만나게 되었다 그가 직접 . 
예산을 세워서 자원봉사자가 운영할 수 있는 집단상담의 시간을 더 늘릴 수 있
도록 도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상담의 기본적인 . 
이론에 대해 교육하였다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들은 오랫동. 
안 센터에서 상담했지만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는 전문적으로 교육받, . 
았던 심리검사 등 여러 상담 지식을 나누며 봉사자들의 전문성 함양을 MBTI 
위해 힘썼다.

 
그때는 학교에 배치 안 되고 교육청에 배치된 거죠 초창기에는 교육청“ . 

에 두 명씩 이제 간 거야 이제 뭐 가서 내가 중점적으로 한 게 교육청 . 

안에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조직이 있더라고 중략 내가 예산을 좀 세워.( ) 

갖고 예산을 잘 주지도 않지만은 갖고 와서 이 사람들을 훈련도 시키고 

또 이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집단상담의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면 아무

래도 하루에 두 시간 하는 것보다는 네 시간을 하는 게 좋고 하루 하는 

것보다는 이틀에 하는 게 좋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 

육시켜요 그런데 경기도 시에 자원봉사자 수가 적어요 그래서 도. ‘Y’ . 

에 얘기하여 여기가 넓으니깐 많이 달라고 그래요 어떤 해는 명 교육. 150

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럼 이제 그 도에서 교육을 시켜 도에서 , 60… 

시간이니까 교육받으면은 이제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되 그 다음에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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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도 있어요 그 교육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 

내가 상담 기본적인 이론 기법을 교육하고 왜 교육청이 가서 앉아 있다, . 

가 하루만 앉아 있다가 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문상담교사가 . 

배치됐는데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니깐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들면

은 그 우리 담당 과장도 있을 거야 연구참여자 ( A, 2021.09.30.).”

교육청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활동했던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집단은 새로 배
치된 전문상담교사 집단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자원봉사자 집단은 . 
상담교사 집단이 자신들의 업무를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며 초조해하였
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는 그들과의 연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A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집단은 상담교사에 대한 경. 
계를 점차 풀었다 연대는 오랫동안 상담을 해왔던 집단인 학생 상담 자원봉사. 
자와 함께 공존하는 방법이었다.

우리가 그것도 보람 있게 유지해온 건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래 이제 “
다시 이 업무를 더 내주더라고 원래 장학사 업무였는데 그 장학사가 내, 

가 일하고 싶어 하니까 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 다음 날 이제 월례회 한 …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월례회 때 깨끗이 청소하고 온수기통 

갖다 놓고 이제 커피도 올려놓고 이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 

하면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수. 

준은 이렇고 하면서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해드릴까요 시큰둥한 게 우. ? 

리가 당신보다는 몇 년간 담당했는데 중략 예를 들어서서 이제 뭐냐면 . ( ) 

이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저 사람 들어와서 우리 

자리 뺏으러 온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경계를 풀었다는 .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연구참여자 ( A, 2021.09.30.).”

교육부 및 교육청으로부터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성장1.3.2. 

연구참여자 는 전문상담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상담기술 A
등에 대한 연수를 받으며 상담자로 성장하였다 그는 상담에 대한 연수도 많이 .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 연수와 비교하여 호텔에서 연수를 받는 등 풍족, 
한 환경에서 연수를 받았다 교육부로부터 전문상담교사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 
경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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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상담이라는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그리고 상담실이 이렇게 “
생겼죠 초창기에 상담 받는 연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그때 이제 .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상담교사들이 연수를 전부 호텔에서 했어요 연구참(

여자 A, 2021.09.30.).”

전문상담교사로서 연수를 통해 자신의 상담에서의 경험 및 지식을 신규 전문
상담교사에게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그의 상담 경험을 신규 전문상담교사에게 . 
전해주면서 수퍼바이저의 역할을 하였다 그는 교사 연수에서 전문상담교사 혼. 
자의 힘으로 학생을 변화시켰다고 이야기하지 않기를 당부하면서 담임교사 및 
동료교사와의 교류를 중요시하였다 이는 담임교사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학생. 
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었다 선배 전문상담교사의 이러한 조언들은 신. 
규교사의 학교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제 내가 전문상담교사 연수를 할 때 전문상담교사 첫 시험 임용이 되“
어 갖고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이제 기본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이제 . 

그게 이제 시간정도 시키고 내가 강사로 많이 가는데 그때 이 사람들60 

한테 내가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그게 선생님들이 전문 상담 교사.  

가 이게 되어서 어떤 마음으로 학교에 가려고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은 일단 몇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꼭 해줬는데 절대로 . 

내가 상담을 해서 이 아이가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지 마 그런 마음. 

을 먹지 말아요 상담실에서는 이 아이가 학급에서 약간 적응할 수 있도. 

록 만들어주는 거지 이 아이 문제가 여기에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많이 변화가 되었다 할지라도 . 

문제행동이 소거된다거나 예를 들면은 이제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해도 상

담실에 상담 선생님이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학급에서 담임선생님이나 일반

교사나 학급 아이들을 통계가 보편화된 거지 내가 변화시켰다 하는 순간 

이 상담실의 문을 닫는다 그러면은 누가 쓴 상담실에서 선생님들이 썼던 . 

보내겠느냐 상담이 일반 선생님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데 내 아이를 

상담실에 보내는 것조차도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됐을 수 있어 왜 내가 실. 

패를 해서 그러는지 그래서 학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 무의식적. 

으로 생기는 거잖아 연구참여자 ( A,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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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삶 시기1.4. 
 
선배 상담자로서 수퍼바이저로 새 출발 1.4.1. 

연구참여자 는 전문상담교사로부터 은퇴한 후에도 일보로부터 아버지 A ‘K’ 
학교 운영을 요청받아 사회 공동체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아버지학교는 남성. 
아버지 의 회복을 모토로 하여 왜곡되고 실추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고 세( )
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가스펠서브 아버지학교의 핵( , 2013). 
심 목적인 아버지의 회복은 아버지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 자녀 등 가족 구성원, 
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연구참여자 에게 아버지학교에서의 활동은 상담자로서 . A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소통하며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일보에서 아버지학교를 하자고 그랬었을 때 그때도 어떤 치밀한 “ ‘K’
계획 이런 거 생각 없이 들어섰을 때 좋다 이런 거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사람 모으고 그러니깐 이제 박사 학위하고 있는 분들 한 . 18

명쯤 됐지 연구참여자 ( A. 2021.09.30.).”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상담실을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상담의 기초적인 
이론 교류 분석 애니어그램 등 다양한 상담 이론 및 검사에 대한 지식 , , MBTI, 
및 경험을 나누었다 기존에는 상담교사의 정체성으로 타인과 마주했다면 은퇴 . 
후에 교사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 상담에서 수퍼바이저 역할을 행하였다 청소년 . 
상담이 초기단계에 그쳐 상담교사가 수퍼비전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상담 . 
전문가들은 있었지만 학교상담에서 전문가와 만나기가 어려웠다 그는 전문상, . 
담교사 시기 수퍼비전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아쉬움을 바탕으로 후배 상담자
를 위하여 수퍼바이저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사람들이 필드에서 상담실을 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깐 년 동안 “ 1

계속 이제 그 상담의 이론에서부터 교류분석 이제 가르쳐줬고 그리고 코

로나 때문에 년 쉬고 그 멤버들 한 팀을 이제 애니어그램 그거 2 . MBTI, 

하고 지금은 상담이론 연구참여자 ( A, 2021.09.30.).” 
  
나는 그게 상담하면서 그게 내 약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오 “ . 

만일수도 있는데 중략 내가 이제 상담을 해오는 과정에서 불리한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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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내가 받아야 하겠다는 할 정도의 수. 

퍼바이저들이 주변에 없었어 중략 어쨌든 그 학교 현장은 몰라도 괜. ( ) 

찮아 그런데 사람을 데리고 상담을 해 봤어야지 그래서 주변에 수퍼바. . 

이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힘든 거지 서울에 가야 겨우 좀 찾을 .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일반 필드에서 상담실이 어디 있어 그때는 연구참. (

여자 A,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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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생활지도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의 실천가2. B: 

연구참여자 의 연대기 중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B
하면 다음 표 와 같다< 4-2> .

표 연구참여자 의 생애 연대별 상호문화성 형성 과정< 4-2> B

구분 주요 내용 상호문화성 영역

어린 시기부터 
청소년 시기

방황했던 학창시절이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학업에 몰두- , 
군대 복무를 통해 삶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성장-

공감 연대, 

대학 시기부터 
전문상담교사 이전 시기

종교를 통해 형성된 소명을 경험하여 교사로서의 출발-
생활지도의 변화를 주장했던 윤리교사 상담교사로 전직- , 

공감 연대, 

전문상담교사 시기 전국 전문상담교사협의회 결성의 중심-
공감 연대, , 
협력

은퇴 후 시기
미국 유학 생활을 통해 학교상담 변화에 대한 가능성 탐색-
학교상담 변화를 위한 유학 및 저서와 연구보고서 집필-
교수자이자 선배교사로서 후배에게 수퍼바이저의 역할-

공감 연대, ,
협력 

어린 시기부터 청소년 시기2.1. 

방황했던 학창시절이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학업에 몰두2.1.1. , 

연구참여자 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그의 부모님께서 생업 B ,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 
였다고 심층면접에서 말하였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충분. 
한 지원 및 격려를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들의 훈육 방식은 다소 방임적인 경향. 
을 가졌으며 아버지께서는 무뚝뚝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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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초등학교 나오셨고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기 때문에 “
돌봄 관련 부분들이 상당히 좀 취약했었죠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 

자식에 대한 사랑은 지극하지만 공부를 어떻게 하라 주의를 많이 주고 훈

육을 좀 강하게 하는 편은 아니었건 것 같아요 방임이라고 해야 할까. ,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아버지는 상당히 너그러웠고 인자하셨지만 고향이 . 

대구다 보니 경상도 사람들이 무뚝뚝한 게 있어요 화를 내고 뒤에 가면. 

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자식에 대한 애정은 있었지만은 . 

약간의 방임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 B, 

2021.10.06.).”

그는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의 훈계를 통해 신체에 대한 콤플렉스를 갖
고 있다 운동장 조회 시 안짱다리라 자세가 바르지 않아 꾸중을 들었던 경험은 . 
성인이 된 시점에서도 회상하게 될 만큼 인상 깊은 기억이다 그의 경험은 당시 . 
학교의 생활지도가 다소 훈육적이며 학생들 개인적 특성을 존중해주지 못한 상
황을 반영하고 있다.

학교 다니면서 약간 핸디캡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옛날에“ , . 

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할 때 운동자 조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실. 

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 조회를 많이 하는데 늘 하는 게 반별로 이

제 싹 채우면서 줄을 세우고 하는데 제일 가르치는 게 차렷 열중쉬어 나

란히 하는데 차렷하면 내가 안짱다리가 되어 다리가 안 붙었어 이게 다. 

리가 원래 서면 붙어야 되는데 아주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말이야. .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엄청 혼을 냈어요 다리 안 붙이고 오자 하니 선생. . 

님들한테 자세 관련하여 꾸중을 듣다 보니 콤플렉스가 되었죠 연구참여자 (

B, 2021.10.06.).”

연구참여자 는 학창시절 방황했던 시점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B
시작했다 지나온 학창시절에 대해 회상하면서 그는 과거와 다른 더 나은 삶으. 
로 발전하고자 하였다.

내가 지금 이제 여느 애들 못지않게 깡패 짓을 하고 있고 다 놀고 했“ , 

는데 이제 내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연구참여자 . ( B,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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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에 만났던 한 선생님에 의해 공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 처음. 
에는 다른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다소 훈계적인 선생님이었으나 본인에게 관
심을 보여주고 격려도 해주었다 그 선생님 때문에 연구참여자는 학교에 대한 . 
경험이 달라졌다 이와 더불어 공부를 상대적으로 잘했던 사촌에게 공부 도움을 . 
받았다 선생님의 관심과 사촌의 도움을 통해서 학업에 열중하게 되었다. .

선생님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약간 달라지면서 내 사촌이 대학“ . ‘K’
교 의과 대학을 다녔어요 중략 아버지가 부탁하면서 나한테 방을 같이 . ( ) 

쓰게 된 거야 공부를 나한테 좀 가르치려고 하는데 연구참여자 . ( B, 

2021.10.06.).”

그는 학교에서 학생회장으로 선발되면서 학교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 
행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 인정받았다.

학교에서 가만히 보니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교장이 나를 부르“ . 

면서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좀 . 

더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그 당시에 학생회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파워. 

가 있었지 연구참여자 ( B, 2021. 01. 06).”

군대 복무를 통해 삶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성장  2.1.2. 

연구참여자 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군대에 입B
대하였다 공군 시험을 치르고 입대하였으며 공군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지켰다. , . 
그는 훈련을 받는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해 돌이켜 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인생에 대한 철학을 배우게 되었다 특정한 일에 대해 능력이 부족하다고 . 
느낄지라도 경험한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성실히 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공군에 있으면서 몸은 고되었지만 자신 삶에서의 가능성을 . 
경험하였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떤 일이든 익히는데 속도가 더딜 수 있지만. , 
꾸준히 성실히 한다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공군 생활을 하며 그의 미래의 . 
삶의 원동력이 되는 교훈을 얻었다.
그는 제대 후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였으며 여행과 독, 
서 등을 통해 자신과 대화를 하며 자기성찰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자신의 삶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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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톨스토이의 책을 통해서 삶의 교훈을 발견하였다. .

군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 시험 봤어요 공군 시험을 보면서 특기“ . . 

로 항공기 정비를 했다면 내가 달라졌을 텐데 중략 아무리 탁월하게 . ( ) 

부족하고 하더라도 진짜 연습하고 끊임없이 성실하게 하는 사람한테 안 

된다는 말이지 나는 그걸 배웠어요 공군에 있으면서 내가 배웠는데 몸. . 

은 진짜 힘들었지만요 내가 제대하면서 느낀 거는 아이캔 두 잇. (I CAN 

내가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죠 어떤 일이DO IT)! . 

든 좀 남보다 더딜 수 있어 꾸준하게 하고 하면은 이룰 수 있다는 거 알. 

고 나왔지 중략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 ) , 

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책을 막 일게 되더라고 톨스토이도 또 읽고 했. 

지 내가 스스로 물었지 내가 어디서 왔나 말이야 그리고 지금 내 앞으. . . 

로 보도록 할 겁니다 혼자서 여행도 하면서 성찰을 하고 다니면서 스스. 

로 대화를 하려고 했죠 결국 내 해답을 어디서 찾았느냐 연구참여자 . ( B, 

2021.10.06.).”

대학 시기부터 전문상담교사 이전 시기2.2. 

종교를 통해 형성된 소명을 경험하여 교사로서의 출발   2.2.1. 

연구참여자 는 농업대학을 다니며 농촌 계몽의 양상들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B
계몽의 주축이 될 수 있는 교사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 
농업 교사가 되기 위해 교직의 길을 꿈꾸게 되었다 대학에서 교직 과정을 들으. 
며 교사 자격증을 받고자 하였다. 

내가 이제 학교 쪽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된 건 나는 이제 농촌 계몽이 “ . 

이루어지면서 선생님의 역할이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하는 삶이 숭. 

고한 삶 같았죠 대학교에서 교직 과정을 들었어요 농축축산경영학과도 . . 

교직과정을 이수하면은 농업 교사 있잖아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 . 

어요 연구참여자 ( B, 2021.10.06.).”

그는 마침 지인의 소개로 윤리교사로 스카우트를 받게 되었다 기존에 준비하. 
던 농업 교사는 아니었지만 윤리교사로 교사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교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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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의 삶에 출발점이 되는 순간이었다.

우리 학교가 한 명 비는데 와서 일 할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 그 “... , 

때 내가 교육 대학을 다녀서 윤리교사 자격증이 있었죠 연구참여자 ( B, 

2021.10.06.).”

그에게 종교는 직업의 선택 및 인생 설계에 있어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 
천주교 신자였으며 신부의 역할이 교사의 역할과 유사함을 경험하였다 특히 , . 
종교는 그의 직업관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천주교의 관점에서 직업은 하나의 , 
소명 하나의 콜링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직업에 대해서 신중히 성찰하게 , . 
되었고 이러한 성찰의 과정으로 그의 교사관이 형성되었다 성찰은 특히 교사, . 
로서 타자인 학생과 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옛날에는 어머니께서만 성당에 나가시곤 했죠 성당에 가면 내가 필요“ . 

한 거에 대해서만 기도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내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 

하면서 기도했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의 미래에 대해서 결국 내 해. , . 

답을 어디서 찾았느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으로 나라를 , . 

이끄는 것 같다 신부의 역할도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 가까이로 가게 하. 

여 변화시키는 거잖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교사다 본질이 같으니. . 

깐 그래서 교사가 되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교사도 교육을 통해서 아. . 

동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고 인간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

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사다 중략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 ( ) 

의 소명 하나의 콜링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일이다 나는 어, . . 

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상담에서 얘기, . 

하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혹은 , 

기능보다는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 연구참여자 ( B, 2021.10.06.).”

생활지도의 변화를 주장했던 윤리교사 상담교사로서의 전직2.2.2. , 

연구참여자 는 학교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교 행정은 교육을 도와B . 
주는 수단으로써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한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현 . , 
한국의 학교 교육에서 행정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었다 그는 이러한 학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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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변화에 대해 목소리를 내었다.

행정은 교육을 도와주는 하나의 수단이다 지금은 행정이 교육을 지배“. . 

해버리고 있지 소위 말하면 목적과 수단을 접목시켜 버리는 우리 한국 . 

사회는 행정 만능 관료주의 부분들이 발견되더라고 그래서 학교에 있을 . 

때 내가 비교적으로 글을 많이 썼어요 연구참여자 ( B, 2021.10.06.).”

그는 학교 행정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는 한, . 
국의 생활지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상담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담의 . 
중요성을 깨달은 후 실천하기 위해서 학교장에게 상담실 개설을 위해 목소리를 
내었다 그는 학교에서 윤리과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 상담도 동시에 진행하였. 
다 상담하면서 결핍을 경험하며 배움에 대해 열정이 있어 전문적으로 배우고 . 
싶은 열망을 갖고 있었다 우연히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접하게 되어 전문상. 
담교사 자격을 받았다 년 전문상담교사 임용에 대한 권고에 따라 전직하게 . 2005
되었다. 

교과도 교과지만 생활지도가 너무나 중요하네요 그래서 생활지도를 “... . 

변화시키려면 상담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 

지 상담실에 가서 일하고 싶다 연구참여자 . ( B, 2021.10.06.).”

그 교육학 박사고 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는데 그걸 가지고 학생 상담“
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고 배움에 대한 열정도 있고 학기인가 학, 1 2

기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양성 과정을 하고 전문 상담 교사 자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년에 큰 생각은 없었지만 전 전혀 기대를 하지 . 2005

않았는데 학교에서 상담을 전담으로 하는 전문상담교사 임용 권고가 교육

부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모험. 

을 좀 좋아하니까 그래서 한 번 그것도 인제 필요하다고 제가 단위학교에

서의 행정적 부분들 학교 체제 또 교과 운영이랄까 또 경험을 많이 했지, 

만 또 한편에서는 생소한 것이 상담이었고 그래서 생활지도에 문제가 불

거지면서 상담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었고 연구참여자 ( B,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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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시기2.3. 

전국 전문상담교사협의회 결성의 중심  2.3.1. 

연구참여자 는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하기 전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였다 그B . 
곳에서 많은 선생님과 강의를 진행하였다 전직한 후 교육청에 처음 배치되었을 . 
때 사제관계였던 선생님들이 본인의 상사가 되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겪었, 
다. 

내가 교수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장 선생님이 와서 나한테 배“.., . 

우기도 했죠 중략 교육청에 들어오니깐 이 사람들이 나보고 자리가 확 . ( ) 

바뀌었다고 했어 연구참여자 ( B, 2021.10.16.).”

그는 교과교사 경력 교원 단체 및 교육부 경력을 고려했을 때 전문상담교사, 
로 전직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그는 교과교사로서 베테랑으로 불릴 . 
정도로 다른 동료교사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상담이 한국 . 
교육개혁의 방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전직이라는 선택을 하
게 되었다.

운이 좋아서 합격이 된 거죠 합격이 되면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왜“ . . 

냐하면 내가 이 교과 교사로서 오랫동안 역할을 했고 학교 쪽에서는 그. 

래도 어느 정도 베테랑이라고 그런 얘기도 듣고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제. 

가 그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원 단체에서도 교육부에서도 그런데 . . 

내가 이 전문상담교사로 가면은 이런 부분들을 다 포기를 해야 하는데 이

런 건 어떻게 할까 그런 쪽에 망설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나한테는 이. 

런 도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과감하게 교과교사를 그만두고 

상담교사로서의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결심을 한 거죠 중략 년에 . . ( ) 2005

전문상담교사 전직에 대한 공모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껏 학교. 

에서 교과도 가르치고 상담도 해본 경험도 있고요 내가 상담을 공부하다 . 

보니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교육개혁의 하나의 방향이다 상담을 통해서 . 

아이들을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연구참여자 ( B,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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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는 전문상담교사로 전직 후 교육청에 배치되었다 그곳에서 상담 B . 
주요업무와 다른 행정업무를 병행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
였다 그가 전직하기 전 교사경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내부 조직이 관. 
료적이고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서 심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교과교사 경험과 비. 
교했을 때 전직 후에 편안함보다는 고충을 더 겪게 되었다.
교육청 조직 내 기존 상담 인력인 전문상담원과도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그. 
는 교과교사의 오랜 경력을 토대로 전문상담원들을 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장학 조직이라는 게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 선“...
생님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야 지금은 위 프로젝트 상담센터 학교 . , 

및 클래스에서 환경이 참 좋아졌는데 옛날엔 안 그랬단 말이야 선생님들. 

이 엄청 고충을 겪었지 어려움이나 불만이랄까 학교에서 교과교사로 있. . 

으면 참 편했을 텐데 나름대로 교과 교사로서 경력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 

전문상담교사로 오다 보니깐 시다바리냐 시킬 거는 다 시키고 교육도 다 . 

하고 크게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가장 어려

웠던 것 같아요 중략 약간의 갈등적인 요소는 있었죠 기존에 있는 전. ( ) . 

문상담원분들이죠 그분들은 다 계약직이고요 이분들은 한 년 정도 . . 3,4

이쪽에서 역할을 하시고 왔는데 우리가 처음 들어갔지 않습니까 처음 들? 

어가고 하니깐 이분들이 누렸던 기존의 그런 하나의 기득권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 

같아요 있었지만은 제가 학교에서 오랫동안 선생님들하고 지냈던 경험들. 

이 있기 때문에 포용하려고 노력 많이 했지만 개선이 안 되었던 부분들도 

많았죠 연구참여자 ( B, 2021.10.16.).”

전문상담교사들이 처음으로 배치된 교육청의 환경은 그들의 주요 업무인 상
담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아니었다 그들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상담을 . 
하기 위해 순회상담교사로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들이 겪은 어려움. 
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전문상담교사협의회라는 단체를 형성하였다 그들의 마. 
음을 대변할 수 있는 매체를 형성한 것이다 전문상담교사 제도의 현황을 알리. 
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연대를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표현하고자 . 
하였다. 

초등교육과로 배치되면서 장학사 옆에 어떤 책상 하나 놓고 공익근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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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고 같이 근무하거나 아니면 순회상담교사이죠 학교로 나가서 순회 . 

상담했죠 교육청에서 골방 같은 것에 책상 하나 놓고 상담하면서 선. ... 

생님들이 엄청 불안했어요 일할 여건도 안 주고 환경도 안 주고 이게 뭐. 

냐 자연스럽게 이 전문상담교사협의회라는 걸 선생님들과 제 필요로 의.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연구참여자 ( B, 2021.10.16.).”

연구참여자 는 전문상담교사협의회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협의회의 회B
장직을 맡았다 그는 전문상담교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전국의 전문상담교사들 목. 
소리를 듣고자 하였다 그는 같은 전문상담교사이면서 그들의 의견을 교육부에 . 
대변하는 역할도 하였다 전문상담교사가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한 지 오래. 
되지 않았기에 환경 변화가 필요했고 그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조직이 필, 
요했다. 
그는 전문상담교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
지 않아서 아쉬웠다 상담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 
아니라 전문상담순회교사로 발령받는 경우들이 많았다 전문상담교사협의회는 . 
이러한 전문상담교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가 되었고 이 협의회를 , 
통해서 교육부나 교육청과 협의를 하는 등 소통이 이루어졌다.

회장이니깐 전국에 선생님들의 다양한 목소리 불만을 많이 들었죠 조“ , . 

직을 만들어놨는데 조직은 뭐하는 거냐 교육부나 다른 쪽에서 이런 부분. 

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변을 많이 했어요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 

어요 선생님들의 열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상담 여건이나 환경은 아. 

주 열악했어 서울로 그래도 자리가 잡혔어 청소년 상담실이 쭉 있었는. 

데 다른 뭐 경기 지역이라 죽고 다른 지역들은 상담센터가 거의 없었어. 

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는 또 학교로 발령받은 아닌 . 

거고 그 지역 교육청으로 특례교사 전문상담순회 교사로 발령받았었습니

다. 

다른 지역에는 상담 센터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보. 

면은 이 중등교육과라 안 그러면 초등교육과으로 배치가 되면서 장학사 

옆에 어떤 책상 하나 보고 공익근무요원하고 같이 근무하거나 아니면 순. 

회상담교사이죠 학교로 나가서 순회하면서 상담했죠 또 혼자 교육청에. . 

서 상담 한 번 가봐 그래도 교육청에 보면 아주 뭐 골방 같은데 책상 하

나 놓고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엄청 불만이 많았어요 일할 여건도 . . 

안 주고 환경도 안 주고 이게 뭐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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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 전문상담교사협의회라는 게 어떤 선생님들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

들어진 거예요 연구참여자 ( B, 2021.10.16.).”

그는 협의회를 통해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요청하였다. 
교육부와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 그들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전문. 
상담교사협의회는 교육부 및 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 제도에 대한 목소리를 내
어 개선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성 함양의 기회까지 제공하였다.

중략 상담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서 함께 연수를 하고 싶“( ) 

었죠 상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좀 해달라고 해서 교육부 차원에. 

서 연수 공문을 내려서 전국에 있는 전문상담교사들이 지역 쪽의 ‘C’ 
연수원에서 연수를 박 일로 받고 했죠 교육부에서 지원이 많았어요 연1 2 . (

구참여자 B, 2021.10.16.).”

은퇴 후 시기2.4. 

미국 유학생활을 통해 학교상담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 탐색  2.4.1. 

연구참여자 는 한국의 학교상담에서의 변화를 꿈꾸며 미국에서의 학교상담B
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비록 전문상담교사로부터 은퇴하. 
였지만 한국 학교상담의 발전을 위해 돕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학, . 
교 생활지도에서 학교 컨설팅 역할을 중요시하여 미국으로 유학 가 학교 컨설
팅을 공부했다 상담교사 시기에도 경영지도사라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기업 . 
컨설팅 심사를 할 정도로 컨설팅에서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다.

은퇴를 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내가 공부를 좀 하고 싶었어요 공부를 “ . 

좀 하고 싶고 미국을 가고 싶었어요 중략 미국의 학교상담에서 벤치마. ( ) 

킹하고 싶은 부분들 한편으로 욕심이 있는 게 한국 학교상담에서 내가 ,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중략 년에 . ( )  2012

생각해보니 내가 미국을 한번 가야 되겠다 비지팅 스콜러로 갔죠 중. . (

략 한국에서 말하면 교환교수라고 할 수 있겠죠 중략 경영지도사라는 ) . ( ) 

그쪽으로도 공부했습니다 경영진의 경영지도사 국가자격증이에요 민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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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컨설팅 해주는 거죠 중략 제가 상담교사로 오게 된 것도 학교 . ( ) 

컨설팅이라는 큰 관점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 컨설팅은 아직 시작

단계 구간인데 민간 컨설팅은 기업의 컨설팅으로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 

래서 이쪽으로 공부 좀 해야겠다 상담교사였지만 기업 컨설팅 가서 심... 

사도 했어요 년에 퇴직해야겠다 연구참여자 . 2012 ( B, 2021.11.12.).” 

그는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미국의 
생활지도 및 상담 상황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를 두 건 했습니다 진로 쪽“ . 

과 관련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원고가 왔더라고 진로진학 상담교시와 . 

전문상담교사 비교 연구였는데 미국에서의 상황을 알아야 되겠더라고 연, (

구참여자 B, 2021.11.12.).”

연구참여자 는 미국의 학교 교육은 현장에 적용되어야 하고 토론을 토대로 B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간중심 상담이 주요 철학과 관련되어 있음을 제시하였
다 로저스가 주장하는 인간중심 상담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담자. 
가 내담자에 대해 갖는 태도가 중요한데 이는 공감적 이해를 기반으로 진솔성, 
이 있어야 하며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이며 긍정적인 수용을 포함하고 있다 궁. 
극적으로 타인에 대한 인정에 이르는 길이다.
그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그들에게 귀감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 
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행이 일치되어야 하며 행위에는 진솔함이 기반 되어야 . ,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타인을 존중해야 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적 이해를 하. 
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생각하고 있는 주요 사안을 염두에 두. 
며 노력하였다 그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 
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향해 믿음 소망. , , 
사랑의 태도를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늘 학생에게 귀감이 되고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좋은 교수가 B ,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런 태도는 상담교사 선생님 학생 가정 모든 부분에. , , , 
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졌는데 현장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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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고 할까 참 적용이 되어야 되고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 토론을 한, 

다는 것 학부모과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상담에서 늘 얘기하는 것 중 하. 

나가 인간중심 상담이지 않습니까 로저스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 

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식이나 기술의 전문성보다는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단 말이야 공감적 이해하고 진솔적으로 이야기하고. , 

무조건적이며 긍정적인 수용과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략 교수는 . ( ) 

가르치는 사람 하나의 모델로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한다, 

는 것 이 모델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언행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 

죠 진솔해야 되는 거죠 상대에 대한 어려움 상대의 감정에 대한 공감. . , 

적 이해인 거죠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것 초기 단계에서 . . 

비판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두고 학생들한테 그런 모습을 , 

보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중략 나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늘 그. ( ) 

런 생각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 

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중략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이 학생의 입장을 존중해. ( ) , , 

주는 것 소망과 희망은 이 학생의 장래를 의심하지 않고 기대해주는 것. . 

학생의 내일을 기뻐해주는 것 믿음은 학생의 인간성을 의심하지 않는 . 

것 중략 로저스가 얘기하는 그런 태도는 상담자만 가져야 하는 게 아. ( ) 

니라 선생님이 학생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가 친구, 

간의 관계에서 가져야 하는 소중한 덕목이죠 연구참여자 ( B, 

2021.11.12.).”

학교상담 변화를 위한 유학 및 저서와 연구보고서 집필 2.4.2. 

연구참여자 는 미국에서 다양한 학자들과 회의 및 토의에 참여하면서 상담B
의 여러 측면을 공부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진. , 
로교육 등 생활지도의 변화를 기대하였다 미국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 
한국 생활지도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였다.

학기동안 미국 대학의 학교상담 쪽에서 무엇을 했냐면 중략“2 ‘S’ . ( )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 전역에서의 학자들과 줌으로 회의를 하고 발표를 

하는 거였죠 토의도 하고 거기서 나보고 참석하라고 하네 그래서 참석. . 

했고 중략 내가 상담에서 집단상담 진로 쪽도 해봤고 상담 윤리와 법. ( ) , 

이라는 과목도 접했죠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참 의미가 있구나. . 

중략 참 실습을 강요하는 거 에요 미국은 어떤 하나의 이론보다 문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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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이다 연구(

참여자 B, 2021.11.12.).”

연구참여자 는 그가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 행정가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B
국의 전문상담교사제도에 관한 책을 집필하였다 그의 한국 학교상담에 대한 경. 
험과 관심이 학교상담 제도의 개선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그. 
는 그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인식변화와 관련된 책을 집필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한국 생활지도의 변화 및 전문상담교사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그 외에도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전문상담교사제도 구축의 필요성과 진로교육
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하였다 전문상담교사가 처해있는 환경을 개선하. 
고 진로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성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이러한 중요성들을 강조하는 한국 전문상담교사제도 관련한 책을 통해“
서 쓰고 싶죠 년도에 한국의 전문상담교사제도라고 책을 하나 썼습. 2007

니다 이 책이 한국의 전문상담교사 제도로서 유일한 책일 거예요 학교. . 

상담에 대한 책이 있긴 하지만 제가 제시한 그런 문제들이 지금도 다시 , 

읽어보면은 한번 반성해볼 만한 것이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 

이죠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한국의 전문상담교사 제도를 통해서 한국의 . 

학교상담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할까 심층적으로 사례 중심으로 해. 

서 설득력 있게 쓰고 싶죠 연구참여자 .( B, 2021.11.12.).”

그는 전문상담교사 양성을 위한 과정에 참여하면서 선배 전문교사로서의 수
퍼바이저 및 장학의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한국의 전문상담교사. 
제도에 대한 의견과 조언을 구함으로써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제안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귀중한 자료들을 통해 책으로 제작하여 한국 전문상담. 
교사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학교 양성과정에서 일정 연수해마다 년을 했어요 전문상담교“‘K’ 4 . 

사 급 정교사 선생님들이 급되려면 일정 연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중2 1 . (

략 이제 설문지를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개선을 위해서 설문을 하는 것이) 

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죠 연구참여자 ( B,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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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자이자 선배 교사로서의 후배에게 수퍼바이저의 역할2.4.3. 

연구참여자 는 그의 교직 생활부터 대학에서 교직 과목을 강의해왔다 그는 B . 
특히 예비교사들을 위해 강의를 하였으며 생활지도 및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 
강의를 이어왔다 한국 생활지도의 핵심이 인권 친화적인 차원에서의 생활지도 . 
및 상담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의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가능성
을 살필 수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교수자의 역할에 서 있지만 뿐만 아니라 선. 
배로서의 조언을 줄 수 있는 역할이며 교수자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행위이다, .

대학 대학에서 년서부터 강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J’ , ‘Y’ 1991 . 

하고 대학에서는 주 교직과목을 다 가르쳤어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J’ . 

들은 주로 교사가 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사가 되었을 때 생. 

활지도 상담의 중요성 및 필요성 인식이라 할까요 학교폭력도 마찬가, , . 

지이고 이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죠 한국의 교육에서 교과 지도가 . 

있고 생활 지도가 있는데 생활지도의 핵심은 인권 친화적인 차원에서의 , 

생활지도 및 상담이다 한 학기 강의를 통해서 학교상담에 대한 인식 변. 

화를 기대하죠 학생들의 수강 소감을 보니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에 . 

대한 노력의 가능성들이 보이더라고요 연구참여자 ( B, 2021.11.12.).”

연구참여자 는 교수자로서 선배교사로서 예비교사와 인연을 맺으며 소통할 B
수 있다는 점을 축복으로 느꼈다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예비교사로서 학교 . 
생활지도를 이끌어야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교사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
하였다. 

제가 이제 실질적인 상담사의 역할보다는 교육자적인 하나의 역할에 더 “
충실히 한다는 거 특히 제가 맡고 있는 수강생들이 선생님 되실 분들이기

에 선생님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인연을 맺으면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나한테 너무 큰 은총이요 축복이고 

또 여러분들이 나한테 하나의 선물이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마음을 가지. 

고 또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중요성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 

하죠 연구참여자 ( B,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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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는 교육대학원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예비B
교사 대상으로 강의하였다 그는 생활지도의 중심이 되는 상담에 대한 중요성을 . 
강조하며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상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 
이끌었다. 

진로나 진학상담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양성과정을 했“
었습니다 이분들이 교사이시거나 혹은 앞으로 교사가 되실 분들이지 않. 

습니까 앞으로 교사가 되었을 때 생활지도 상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라고 할까요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이고 중략 이. . . ( ) 

제 한국의 교육에서 교과 지도가 있고 생활지도가 있는데 생활지도에 대

한 하나의 핵심은 인권친화적인 차원에서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 거고 이

게 상담이다 그래서 상담이 중요한 부분을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 

전체 강의를 통해서 상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연구참여자 ( B, 2021.11.12.).”

특히 연구참여자 는 학생들에게 교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사례 중심으로 B
강의를 진행하며 그들이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왔다, .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상담과 관련된 경험들이었다 그는 특히 예비교사들이 한. 
국 교육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단순하게 이론에 대한 전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쪽에서 어“... 
떤 부분에서는 적용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

들을 알려주다 보니 학생들에게 이전 제가 상담교사로 역할을 한 여러 직

간접적인 경험들을 배우는 거죠 일반 대학교수님들도 상담 사례들을 많. 

이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상담을 한 사람이니깐 사례들이 다양

하게 많아서 강의에서 녹여들고 있죠 강의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과. 

목들이 생활지도 상담이고 학교폭력상담이니 많은 도움이 되었죠 중략. ( ) 

활동을 통해 인식이 변화되면 그 다음엔 노력이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 

강의를 토대로 전문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중략 제가 이제 . ( ) 

실질적인 상담자의 역할이기보다는 교육자의 역할에 더 충실했죠 특히 . 

제가 맡고 있는 수강생들이 선생님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참 우

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 걸 잘 알죠 연구참(

여자 B,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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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학생들에게 선배 교사 교수자로서 진로 및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을 공유, 
하고자 하였다 강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들이 충분히 공유되기 어렵고 학생들의 . 
궁금증을 해소하기 한계가 있어 여분의 시간을 통해 학생들을 돕고자 하였다.

지금 줌으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보고 강의 마치면 줌“ ? 

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가니 줌에서 강의 끝나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혹은 진로나 생활상의 어려움 있으면 나름대로 경험을 공유해줄 수 있다. 

그러니깐 두들겨라 난 제일 마지막에 나간다 너희들 다 나가는 거 본 . . 

후에 나갈 테니깐 그럼 학생들이 다 기다려요 그들 가운데 시험에 대한 . . 

질문도 하고 강의에 대한 질문도 하고 연구참여자 ( B,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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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진로 상담의 개척자3. C: 

연구참여자 의 연대기 중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C
하면 다음 표 와 같다< 4-3> .

표 연구참여자 의 생애 연대별 상호문화성 형성 과정< 4-3> C

구분 주요 내용 상호문화성 영역

어린 시기부터
청소년 시기

가족으로부터 애정과 인정을 충분히 받았던 어린 시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경험하며 성장-

공감 연대, 

대학 시기부터 
전문상담교사 이전 시기

대학 시기 정체성 및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
미술교과 교사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 경험-
교도교사 자격 연수를 통한 인생관에서의 변화 경험-

공감 연대, 

전문상담교사 시기
진정한 호 전문상담교사 상담교사로서의 포부- 1 , 
어린 시기의 경험을 토대로 학습상담 전문가로서의 부각-
학부모의 지지 속에서 상담교사로서의 성장-

공감 연대, , 
협력

은퇴 후 시기
청소년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한 상담자로서의 성장- , 
의사와의 협력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청소년을 구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민-

공감 연대, , 
협력

어린 시기부터 청소년 시기3.1. 

가족으로부터 애정과 인정을 충분히 받았던 어린 시기  3.1.1. 

연구참여자 는 늦둥이로 태어나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하였다 하C . 
지만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술을 드시다 보니 자연히 어머, 
니께서 홀로 남매를 보살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 심리6 . 
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 분위기가 불안정하여 불안. 
감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이웃들과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애정과 인정을 받으며 , 
성장하였다 그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성장했기에 대인관계에서도 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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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를 이어갔다.

옛날 늦둥이 막내라 하면 구박덩이든지 사랑을 듬뿍 받았었어요 다행“ . 

히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중략 달동네인데 집은 남루하고 . ( ) 

누추한데 내 기억이 딱 드는 것은 영화의 페이드인처럼 이렇게 불이 확 

밝혀지면서 내 어린 시절에 조그만 꼬마가 중간에 낮아서 막 노래를 부르

고 있는데 내 주변으로 내가 막둥이이니깐 밖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앉아

서 막 예쁘다고 박수를 치면서 중략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 나는 사랑. ( ) 

을 듬뿍 받고 자랐다 연구참여자 .( C, 2021. 10. 27.).”

우리 집 당시에는 어려웠죠 아버지가 공무원이신데 지금 생각해보면 “ .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술을 너. 

무 드시고 이러니깐 자연히 이제 남매를 엄마가 대학가기 전까지 키우시6

려면 목소리라 크고 별나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집 안 분위기가 다소 . 

험학했을수도 있는데 제가 형제들을 보면 저보다 위 언니는 되게 편애도 

당했는데 저는 다행이 막내라는 이유로 중략 사랑을 많이 받은 친구들. ( ) 

은 일단 인간관계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 사람들과의 교. 

류에 있어서 별 문제 없었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정서적으로는 유복

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 C, 2021. 10. 15.).”

학교 선생님으로부터의 충분한 인정을 경험하며 성장  3.1.2. 

연구참여자 는 학창시절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선생님들로부터 충분한 인정C
을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회장 선거를 통해 회장이 될 기회들이 있었지만 경. , 
제적인 이유로 그러지 못한 점이 오래 기억 속에 남았다 그리고 학창시절 기억. 
에 남을 정도의 존경하는 선생님이 많지 않았을 정도로 학교로부터 경험한 상
처가 많았다 그는 중학교 시절에 수학 선생님의 학생들에게 성추행하는 행위를 . 
목격하여 수학 선생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가 수학 선생. C
님을 성범죄자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경험은 연구참여자 에게 충격적인 순간‘ ’ C
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수학 시간이 싫어지고 수업에 참여하기도 어려웠으며. , 
결과적으로 수학에 대한 학습 이해도가 점차 떨어졌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좋았던 기억이 없는 건 왜냐하면 내 능력에 비해서 “



- 101 -

선생님들이 저를 회장을 시켜주거나 이걸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 

제 기억에도 충분히 회장을 할 수 있었는데 왜 회장 선거할 때 나는 항상 

부회장은 여러 번 되지만 회장이 안 될까 생각하니까 이 선생님들이 은근

히 그게 있었던 거 같아요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옛날에는 학부모들이 . 

서포트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심지어 학급에 선거를 해서 회장에 딱 당선. 

되고 나면 선생들이 막 좋게 웃으면서 너는 환경 정비를 잘하니깐 회장 

하지 말고 미화부장을 하라고 이야기 하면서 회장을 안 시켜줬죠 나이가 . 

한참 들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시에 내가 되게 존경한다고 생각했던 . 

이런 선생님들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별로였죠 그래서 별로 존경하는 선. 

생님들이 많지 않고 유일하게 한 명이 있어요 그 분이 영향을 많이 끼쳤. 

던 것 같아요 중략 공부도 잘했는데 옛날에는 이상한 선생님들이 많았. ( ) 

어요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니깐 약간 성범죄자 비슷해서 . 

애들한테 성추행하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수학 시간이 너무 싫어서 듣지

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제가 수학 학습 장애 수준까지 떨어져서 공부를 

안했죠 너무 싫어서 연구참여자 . ( C, 2021. 10. 27.).”

연구참여자 의 학창시절에 여러 선생님 중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가C
장 많이 받았다고 한다 연구참여자 에게 국어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장 공평. C
하게 대우하였고 수업에 있어 그의 인문학적 역량이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할 ,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다 그를 인생의 멘토로 여겼으며 연구참여자 의 상담. C
자로서의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연구참여자 는 국어 선생님의 영향으. C
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깊이와 재미를 추구하고
자 하였다 그는 특히 인문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였으. 
며 이는 학생을 위한 전인적 교육을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

그 국어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을 좀 평범하게 누구를 뭐 이렇게 하고 하“
는 거 없이 굉장히 공평하게 공평하게 대하셨던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 

한 건 굉장히 그분의 역량이 뛰었나요 중략 제가 그 분을 존경하는 이. ( ) 

유는 매 수업 시간에 정말 너무나 해박한 인문학적 강의가 이어졌어요. 

중략 이 분을 제가 인생의 멘토라고까지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하( ) 

는 모든 프로그램에 굉장한 깊이와 재미를 추구하는 것도 이분의 영향이 

있었고요 저렇게 교사를 하면 진짜 내가 이렇게 좋아하듯이 애들한테 도. 

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사상으로 이상적이었고 그분의 . . 

강의 방식이 너무 좋았죠 어느 과목에 치우침 없이 정말 전인적 교육을 . 

하려고 했죠 그 분은 지금 내 상담에도 영향을 미치시고 집단상담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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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내가 상담할 때도 굉장히 다양한 것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제가 다양한 도구를 다 쓰는 것도 그 수. , 

업에 대한 준비성도 그렇고 연구참여자 ( C, 2021. 10. 27.).”

연구참여자 는 여러 분야에서 손재주가 좋은 편이라 미술 수업에서도 특출C
한 실력을 보였다 마침 미술 선생님께서 그의 작품에 대해서 칭찬을 하여 그를 . 
미술부장으로 추천하였다 그는 자연스럽게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 
간을 보냈다 결과적으로 미술 선생님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으로 자신의 진로. 
를 결정하게 되었다.

운명적으로 중학교에 들어와서 손 스케치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처음 “
오셨는데 너 너무 잘 그린다 나를 데리고 와서 알아보니 공부도 잘한다. . 

이러니깐 미술부장을 시키는 거 에요 부장이 미술실 문도 열고 애들 오. 

라하고 연락도 하고 보답은 지도자해주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하게 된 

거죠 연구참여자 ( C, 2021.10.27.).”

그는 중학교 시절을 수학에서의 중요 개념들을 익히지 못한 채 지내보다 보
니 점차 성적에 영향을 미치었다 부족한 학습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 사교육, . 
을 받을 경제적 상황도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 
는 수학을 선택 안 해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위주로 찾게 되었으며 그가 여, 
러 방면에서 손재주가 뛰어나다는 점에서 미술대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미술대학을 지원하게 된 주요 계기는 수학 선생님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수. 
학이라는 과목이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학교를 위주로 진로를 탐
색하였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로 기반으로 대학 전공을 선택하기보. 
다는 자신이 처해있는 조건을 토대로 선택하였다.

중학교 때 중요한 개념 함수 이런 것을 놓치니깐 고등학교에서 못 따“ , , 

라가잖아요 그러니깐 다른 성적은 항상 전교 차로 뛰어난데 수학에서 너. 

무 이렇게 떨어지고 또 우리 집 형편에 그렇게 과외를 붙일 형편이 안 되

니 자연스럽게 또 여러 방면 손재주도 있고 하니 수학을 안 해도 잘 갈 

수 있는 대학을 갈 수밖에 없어서 미술대학을 선택하게 되었죠 손재주라. 

기보다 이렇게 그리는 거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다 잘했지만 결정적으로 

중학교 때 그 수학 이상한 선생님 때문에 제가 미술대학을 가게 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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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 선생님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연구참여자 . ( C, 2021. 10. 27.).

대학 시기부터 전문상담교사 이전 시기3.2. 

대학 시기 정체성 및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  3.2.1. 

연구참여자 는 국내에 처음으로 미술 교사가 될 기회가 주어지는 대학교 C ‘P’ 
미술교육과를 지원하였다 미술교육과를 다니며 본인이 기대했던 인문학적 지식. 
에 대한 배움이라고 보다는 기술 위주의 수업으로 기대와 맞지 않는 과정에서 
특별한 흥미를 경험하지 않았다 학창시절 미술 교사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 진. 
로를 선택하게 되었지만 학과 수업은 본인의 기대와는 맞지 않았다 그러기에 , . 
그는 대학 생활에서 특별히 흥미를 찾기보다는 스스로 책을 읽고 자신의 정체
성 및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 스스로 성찰의 경험을 갖게 되었다. . 
그는 자신이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교사
로서 특히 학생의 진로 설계에 충분한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는 진로 설계 .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학생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하였다 그는 본인이 경험했던 어려움을 자신의 제자들이 다시 겪지 않도록 도. 
와주었다 교사로서 혹은 인생의 선배로서 자문의 역할을 행하는 것이다. .

그 당시에 대학교에 미술 교육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 처음“ ‘P’ . 

으로 부산대학교에 미술 교사가 되는 사범대학 미술교육과가 생겼더라고. 

대학교는 너무 재미없었어요 중략 그래서 대학 년 동안은 좀 많이 . ( )  4

헤맸어요 그리고 미술선생님이 되고 나서도 뭔가 지식을 전할 수 없고. , 

미술이 약간 기술적인 면을 많이 전달하니깐 그런 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

었나 봐요 대학교 때 별로 재미가 없으니깐 동아리 활동도 그렇게 썩 재. 

미있지가 않았고 대학 생활을 그렇게 알차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 

나 혼자 책 보고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좀 그러면서 보내고 그래서 제가 . 

애들 진로 할 때 흥미와 적성을 되게 많이 따지는 거거든요 연구참여자 (

C,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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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과 교사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 경험3.2.2. 

연구참여자 는 미술교사로서 학교장 및 동료 선생님으로부터의 충분한 지지C
를 경험했다 당시 학교 내 많은 과목 중에 미술 선생님의 강의가 가장 인기 많. 
을 정도로 학생들로부터도 충분한 인정을 받았다 학교 내에서 미술 교과로서의 . 
주목을 받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 그는 학생에게 우상으로 볼 정도로 충분한 연. 
대가 형성된 것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존중을 받았다 수학 영어 과목보다 미. , 
술 과목에 대한 더욱 주목받는 경험을 하였다. 

한 년 뒤에 그 학교에서 홈카밍 데이를 한다고 그 때 학생 교사를 불“ 20

렀는데 우리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미술 선생님이 너무 신기

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애들이 제일 좋은 강의가 뭐냐 . 

자기가 이렇게 설문조사 하느라 뽑으면 미술 선생님의 인상파 강의 미술

사 강의 이게 넘버 원 안에 들어왔고 많아요 중략 아이들과의 만남은 . ( ) 

괜찮았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나를 그냥 우상처럼 . . 

봤다 너무 좋아해서 교장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애는 수학 영어 교사할 . 

줄 알았는데 잔부 미술교사를 좋아했다고 하면서 연구참여자 ( C, 

2021.10.27.).”

연구참여자 는 학교 현장에서 동료 교사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 C
관계를 이루었다 그의 업무 역량을 통해 동료 교사의 업무에도 도움을 주며 관. 
계를 형성하였다 그는 여러 방면에서 능력이 있다고 하여 동료교사로부터 컴퓨. 
터라고 불릴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 학교장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 
였다.

상호작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미술교사이거나 아니면 그때 선생“
님 전반적인 교사 시절에 봤을 때 동료 교사 분들과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인간관계는 제가 좀 어려움이 없었어요 요즘처럼 컴퓨터가 있을 때가 아. 

니고 그때는 저에게 컴퓨터라고 하셨어요 능력 있다고 제 별명이 컴퓨터. 

였어요 중략 물론 학교장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 ( ) ( C,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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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교사 자격 연수를 통한 인생관에서의 변화 경험 3.2.3. 

연구참여자 는 미술교사로 재직하면서 동료 교사들의 추천을 통해 비교적 C
어린 나이에 상담부장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계기로 교도 교사 자격증도 획득. 
하였다 상담교사를 희망했던 다른 선생님이 계셨지만 전교조에서 활동하고 있. , 
었던 선생님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상담부장으로 임명되었다.

미술에서 미술치료를 하다가 살에 당시 부산에서 교사를 했고 중략“ 29 ( ) 

나이든 선생님들 꼰대라고 싫어해서 내가 살에 거기를 갔더니 나를 상29

담부장으로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 교도 교사 자격증도 땄습. 

니다 중략 그래서 젊은 선생님들 사이에서 부장이 한두 명이 있었고 . ( ) 

이제 변두리 와서 상담교사할 거라고 온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젊은 전교

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팀들이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부장 교사를 상담( ) 

교사로 해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를 임명한 거야 그 교도교사죠 연구. . (

참여자 C, 2021.10.15.).”

그는 교도교사 자격을 위한 연수를 받으며 인생관의 변화를 경험했다 당시 . 
공부를 하게 되면 지식적인 학습에 그칠 것이라 예상했지만 상담 관련 연수를 , 
통해 사람의 마음에 대해 배우면서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가 기존 인문. 
학으로부터 배운 지식과는 또 다른 분야로서 흥미를 느꼈다 지식의 흥미와 더. 
불어 실제로 상담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였다.

교도교사 연수를 받으면서 저의 인생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 . 

냥 뭐 공부만 하고 이런 줄만 알았는데 집단상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

해서 다루고 다양한 과목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항목도 있. 

네 그러면서 상담을 해도 참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내가 그. . 

림 그리는 거 싫어하는데 이거는 프로이드도 나오고 융도 나오고 너무너

무 내 적성에 맞는 거예요 내가 알던 인문학적 지식하고는 또 다른 분야. 

잖아요 막 빠져들었죠 연구참여자 . ( C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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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시기3.3. 

진정한 호 전문상담교사 상담교사로서의 포부 3.3.1. 1 , 

연구참여자 가 교도 교사 자격증을 획득한 시점에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C
제공하는 대학원이 개설되었다 년도에 초 중등 교육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1997 ·
교도교사의 명칭이 전문상담교사로 변경되었다 학교생활 지도의 개념이 변화함 . 
에 따라 교도교사 관련 정책 혹은 제도가 사라졌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에 소지. 
하고 있는 교도교사 자격이 전문상담교사의 자격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세대 1
전문상담교사 중 한국의 호 전문상담교사가 되었다 그는 심층면접 속에서 자1 . 
신을 대한민국 호 전문상담교사 라고 수차례 부르면서 호로서 자부심을 느끼‘ 1 ’ 1
고 있다.

년에 교도 교사 자격증 땄거든요 제가 딱 따고 나서 그 다음에 그“1997 . 

게 없어지고 그다음부터 무엇이 생겼느냐하면 각 대학에 상담전문교사 , 

자격을 주는 대학원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도교사 그런 정책이나 제. 

도가 중간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걸 딴 유일한 교사니까. , 

제가 호 전문상담교사라고 연구참여자 1 ( C, 2021.10.27.).”

연구참여자 는 미술교사와 상담교사로서의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교사의 삶C
을 성찰하였다 미술교사 시절에서는 미술이라는 과목에서의 전문성을 교사였다. 
면 그는 상담교사로 전직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다루는 교사 가 되었다 상담, ‘ ’ . 
교사로 전직하면서 교사관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전직하였다는 개념을 넘어 교. 
사로서 다시 탄생하게 된 순간이다.

미술 교사는 그냥 미술 전문이었는데 이제 상담교사가 되면서 아이들의 “
마음을 다루는 교사 연구참여자 ( C, 2021.10.27.).”

연구참여자 는 전문상담교사로 전직을 결정하게 된 당시 승진할 기회를 가C
졌을 정도로 경력이 많았으며 연륜이 높은 교사였다 특히 미술교사로서 대 적. 3
선 이라고 불릴 정도로 편안하고 안정된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은퇴 ( ) . 積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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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삶을 생각하며 자기 삶의 방향을 다시 살펴보았다 은퇴 후에도 연금으로 . 
해외여행을 가는 등 유흥을 즐기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며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지내기를 희망했다 그는 자신의 교사관과 삶에서의 방향을 성찰하여 . 
인간을 돕는 학문으로써 상담교사가 되기로 결정하였다 은퇴하더라도 자신이 . 
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여 그가 성립한 삶에서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
였다.

상담 전문 교사인데 전직에서 상담 전문 교사를 한다고 할 때 일단 학“
교 선생님들은 한 번 선생님 되면 저 끝까지 재미없게 가는데 대단히 용

기 있다 그리고 일단 앞서간다 왜냐하면 제때 제가 연구부장을 연구 기. . 

획 연구부 나이가 드신 분이 부장이고 기획을 몇 년 하면서 일을 많이 했

기 때문에 우리 교장선생님이 저를 잘 봐갖고 교감 연수 추천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교감 연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교감으로 가잖아 그걸 포기. . 

하고 내가 전직에서 미술 교사로 나오니까 세상에 대 적선을 할 수 있는 3

미술 선생님도 때려치더니 남이 못해서 환장하는 교감 연수도 때려치우더

니 미쳤냐 하는 그룹과 저걸 그만두고 갈 때는 대단한 도전이다 중략. ( ) 

상담이라든지 인간을 도우는 학문은 앞으로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세 , 100

시대가 되는데 교사로 교감으로 끝나면 년 정년이 끝이잖아요 중략60 . ( ) 

요즘엔 오래 사는데 이면 청춘인데 이제 전문성이 딱 궤도에 오를 때60 , 

인데 그걸 그만두고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하는 말이 교사는 임금이 많

으니깐 연금 갖고 해외여행 가야지 놀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는 일을 너무 많. 

이 해서 그런지 연금 받아가지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노는 게 삶의 목표, 

가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삶의 목표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 , 

능력까지 내 능력을 사용해서 뭔가를 해야지 놀러 다니는 삶을 목표로 하

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나는 세까지 내 전문성을 갖고 하겠다 생각. 70~80 . 

하고 이제 전직을 한 거죠 좋은 걸 포기하고 이걸 선택한 거죠 연구참여. (

자 C, 2021.10.27.).”

그는 자신이 성립한 삶의 방향을 토대로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하게 되었다 전. 
직한 전문상담교사를 두 그룹으로 나누자면 자신의 비전을 토대로 상담교사로 
전직한 경우 후자는 기존의 상담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현재까지 , .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룹은 전자로 여겨질 수 있다 상담교사는 사람의 마음. 
을 다루는 직업인만큼 삶에서의 비전이 뚜렷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타인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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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상담 과정에서는 타자에 대한 진실성이 중요시. 
되는 만큼 성찰이 필요하다.

후회는 거의 없어요 전문상담교사들을 보면 두 그룹이에요 저처럼 앞“ . . 

을 내다보고 활동하는 그룹 외 또 하나는 선생님 하다 그만두고 교도교사 

아니 상담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그게 있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시험 . 

치라 하니깐 장롱면허이지만 한번 쳐보자해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근데 , 

그런 분들은 매년 못하시다가 다 그만두셨어요 자기 비전에 의해서 이거. 

는 필요하고 앞으로 상담이 많이 필요할거라고 생각하셔서 준비하셨던 분

은 지금까지도 활동하시는 분들 인거죠 연구참여자 ( C, 2021.10.27.).”

연구참여자 는 상담 프로그램 중 특히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갖C
고 있었다 그는 학위에 대한 열망보다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자체에 더 . 
많은 관심을 가졌다 연수를 통해 상담교사로서 어떻게 전문성 함양할지에 대해 . 
고민하며 이에 대한 갈급함이 드러났다 그는 상담을 전통으로 배워온 사람이 . 
아니었기에 전문성 함양에 대해 갈급함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전 필드에서 뛰고 프로그램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단 프로그램“ . 

하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연구참여자 ( C 

2021. 10. 15.).”

열정이라고 할 수 있죠 전문성에 대해서 좀 갈급했죠 그리고 저는 상“ . . 

담을 전공하지도 않았잖아요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했을 뿐이니까 . 

내가 더 다양한 걸 알고 더 잘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연구(

참여자 C, 2021.10.27.).”

그는 상담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위 센터 실무운영에 
대한 조언을 주는 자문의 역할을 하였다 한국 학교상담의 운영 및 교육행정의 . 
변화를 위한 역할을 하였다.

저는 전부 컨설팅 다 하고 다녔잖아요 위 센터 시부터 에서“... . ‘J’
부터 다른 지역 위 센터들 막 오픈하면 이렇게 운영해라 저렇게 운영하는 

데 관여했잖아요 실무적인 부분 연구참여자 . ( C,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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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제공되는 연수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
음에 기뻐하였다 상담자로서 다양한 기술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지식 및 경험. , 
을 배우고자 노력했지만 비용의 문제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제, . 
공한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연수는 전문성 함양을 위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계
기가 되었다.

전문상담교사연수 통해서 돈 들여서 배울 필요도 없고 너무 좋죠 다“( ) . 

양한 걸 경험시켜주니깐 연구참여자 ( C, 2021.10.27.).”

그는 상담에서의 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용치료 등 다양한 치료 분야를 개척, , 
하고자 하였다 교도교사자격 양성과정에서 접했던 미술치료를 본인의 전공인 . 
미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화하고자 하였다 그는 미술치료가 학생들의 주호. 
소를 쉽게 개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
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 학생들이 상담에 접근하고자 할 때 경험하는 . 
장벽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많은 학생이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미술생이니까 상담을 하면서 미술치료 분야가 있구나 그걸 교도교사 “ . 

자격할 때 미술치료 음악치료 다 배우니까 그리고 재미가 있어서 내가 미

술치료는 따로 돈 내고 또 배우고 막 이렇게 음악치료도 배우러 다니고 

무용치료 이런 거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미술을 해서 미술치료를 하니. 

깐 애들 마음 열기가 더 편하죠 접근하기가 그래서 아이들 보면 그때 당. 

시에는 미술치료로 막 접근해서 애들도 상담에 많이 오게 하고 이제 그렇

게 했죠 연구참여자 ( C, 2021.10.27.).”

그는 미술치료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독학을 하였다 당시 한국에서는 . 
미술치료에 대한 개념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점이라 미술치료에 대해 더 많은 , 
지식을 얻기 위한 수고가 필연적이었다 그는 상담자로서 학생에게 더 나은 미. 
술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미술치료를 활용한 검사에서의 구체적인 해
석법을 배우는 등 노력하였다.

그때 당시에 미술치료 개념이 이제 처음 생겨서 미술 그리는 거 예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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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그것은 아는데 미술치료 개념이 익숙하지 않을 때에요 그래서 그때 . 

당시에 알아주는 사람이 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분은 ‘D’ , 

표현예술치료잖아요 그냥 그림 그리고 니가 기분 좋으면 그만인 거 그건 .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깐 미술치료 연구소 오픈한. 

대 이제 개인적으로 가보니깐 그림을 보고 검사를 보고 애가 우울감. HTP 

이 있구나 그 다음에 자기 내면을 그리는데 별이 나오고 그 사다리가 있. 

더라 상실감이 있구나 이런 병리적인 부분에 대해선 내가 따로 공부했. . 

죠 연구참여자 ( C, 2021.10.27.).”

그는 미술치료뿐만 아니라 이야기 치료기법에 관심이 많았다 관련 협회에 가. 
입하여 활동할 만큼 이야기 치료기법에 대해 학습의 열망이 컸다 그는 상담자. 
로서 내러티브를 활용한 이야기 치료기법 영화치료기법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 
였고 이를 활용하여 가장 오래 활동하였다 그는 내담자의 자기만의 이야기를 . 
통해 그들의 인식이 변화하여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그. 
는 내담자의 치유를 위해 여러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를 끊이지 않았다 나아가 . 
영화라는 매체를 이용해 네러티브 기법 기반의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 
는 프로그램을 통해 내담자가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그들의 삶에 대해 성찰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의 인문학적 역량들이 프로그램 개발 과. 
정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삶이 프로그램에 반영되었다 이미 전문상담교사로서 .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 
꾸준히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다. 

협회 같은 데 많이 가입했는데요 제가 제일 오래 활동하고 지금도 좋“ . 

아하는 거는 이야기치료학회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이야기 접근인 거잖, . 

아요 인간은 누가 누구나 자기 이야기대로 살아가고 자기만의 이야기가 . 

있잖아요 내러티브가 그리고 애들 자체가 자기 이야기가 잘못된 부분을 . 

우리가 들어가서 인식을 바꾸고 건강하게 바꾸는 거잖아요 연구참여자 ( C, 

2021.10.27.).”

미술치료에서 더 나가서 애들이 비디오치료 영화치료를 할 수 있도“... , 

록 했죠 영화치료를 심리적으로 접근해서 잘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요 중략 영화를 심리학과 접목시켜 피피티도 만들고 이렇게 쭉 모았. ( ) 

죠 근데 영화치유도 내러티브 테라피의 일종이거든요 영화 자체가 이야. . 

기가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고 영화라면 어떻게 만들겠니 니가 주인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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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다 다르네요 중략 다양한 인문. ( ) 

학적 관점들이 있으니깐 영화 치료하면서 영화 한 편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것에 나의 삶이 이제 녹아드는 거죠 연구참여자 ( C, 

2021.10.27.).”

연구참여자 는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하면서 만족을 하며 행복감을 경험하였C
다 특히 그가 어린 시기에 경험했던 가정에서의 불안정성을 상담 공부를 통해 . 
해소하는 경험을 하였다 어린 시기에 경험했던 심리적 궁핍에 대한 치유를 받. 
았다 특히 학교에서 경험했던 상처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용서되지 않을 . 
정도로 깊숙이 남아 있었다 그는 상담을 공부하면서 과거 기억들이 이해되어 . 
공감을 경험하였다 그 선생님 죽어야 돼 라고 표현할 정도로 학교에서 경험한 . ‘ !’
강한 증오감이 해소되었다 게다가 상담으로부터의 지식과 경험은 자녀 양육에 . 
도움을 주어 성장 과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이는 자녀 양. 
육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었다. 

내 인생이 되게 풍요로워졌죠 상담을 하면서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 . . 

잖아요 저는 살면서 학부모의 빽이 중요한 시대에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 

에 그런 상처를 받고 그 선생님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할 정도였을 수‘ !’
도 있는데 이제 내가 그걸 이해하는 쪽으로 갔죠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 

없었겠다 그런 입장이 되는 공감을 경험했죠 중략 상담을 하고자 하. . ( ) 

는 사람한테 제일 도움 되는 거는 가족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이미 선생. 

님도 그걸 느꼈을 거고 상담을 하기 전과 후의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잖아

요 제일 먼저 가족에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죠 연구. . (

참여자 C, 2021.11.03.).”

상담교사가 되니 행복이 시작이었어요 내 적성에 너무 잘 맞고 그래서 “ .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어렸을 때 내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 

자랐잖아요 이 문제를 내가 고민하다가 상담을 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 

했고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볼 때 내가 상담을 안 했더라면 우리 애들을 

키울 때 많은 시행착오를 했을 것인데 굉장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많

이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특히 우리 큰딸이 내가 상담을 안했으면 어쨌을

까요 중략 우리 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죠 연구참여자 . ( ) ( C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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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는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에 따라 인정을 받게 되면서 학창시절 C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 못 받았던 사회 심리적 결핍을 채웠다 학창시절 경· . 
험한 선생님에 대한 인식이 교사로서 교육청 등에서 인정받았던 경험을 통해 
결핍이 해소되며 치유되었다.

학창시절에 그러니까 내가 회장 선거에서 회장에 당선되면 너는 네 아“( )

버지가 해야 된다 하고 뺏어가고 이 얼마나 치사해요 맞아요 지금 생각. . 

하면 그때는 어리니까 왜 이러지 이랬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정말 이거 선

생들 찌질한 거야 판을 얻고 이러는 것들을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해서야 

그래서 그랬구나 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 와서는 다 보상을 . 

받았고 중략 어린 시절에 궁핍하고 부족했던 부분이 이제 상담교사하. ( ) 

고 중년 이후 상담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은 것 같아요 나는 부모로부터. 

의 결핍은 없는데 사회적으로 약간의 결핍이 있었죠 역시 그 학교의 생. 

활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채워졌죠 연구참여자 ( C, 2021.11.03.).”

상담을 공부했던 경험은 삶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실수들을 예방하며 
자신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관계에서. 
의 폭넓은 이해를 증가시켰다.

살아가는 데 이게 아는 거 하고 모르는 거 하고는 다르죠 알고 있으면 “ . 

실수를 했더라도 아 이건 아니었구나 하고 다음에 이게 개선이 되는데 모

르면 계속 내 패턴을 반복하잖아요 연구참여자 ( C 2021.10.27.).”

폭도 넓어지고 대화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람 관계 맺는 방식도 다르고  “
대화하는 방법도 다르고 각자마다 다 다르게 대응을 하잖아요 그전에는 . 

그냥 내 식으로 똑같이 대응했을 거 아니야 그니까 그러니까 대인관계의 .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랬던 거는 확실히 도움이 되죠 연구참(

여자 C, 2021.11.03.).”

어린 시기의 경험을 토대로 학습상담 전문가로서의 부각3.3.2. 

연구참여자 는 학습으로부터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의 상황을 보며 이들에C
게 어떻게 도움을 줄지 고민하였다 그는 상담교사로서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 
그를 다그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뇌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전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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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부산에서 서울에 소재한 ‘I’ 
대학교까지 와서 학습심리를 공부하였다.

아이가 다문화인데 중략 아이가 너무 이쁜 아인데 공부를 너무 못하“ . ( ) 

고 어릴 때 베트남에서 살다 온 애니깐 애를 어떻게 도울까 하다 보니 . 

일단 애들을 공부시키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들처럼 다그치는 건 아니고 . 

어떻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다가 뇌를 이해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 

래서 부산에서 교사생활 하면서 서울에 학습심리가 있는 데가 유일하게 

대학에 개설이 되어있더라고요 대학 주말마다 비행기 타고 다‘I’ . ‘I’
니면서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연구참여자 ( C, 2021.10.27.).”

연구참여자 는 대인관계에서의 경험 상담에서의 경험 등을 통해 학습상담이 C , 
상담의 핵심이라고 여겼다 그는 학습상담을 통해 시 지각 주의력이 떨어지는 . ·
학생 청각 주의력이 떨어지는 학생 등의 학생의 개인 특성을 살펴보며 이해할 , 
기회를 얻었다 학생 개개인과의 상담 경험을 통해 다른 학생의 어려움도 이해. 
함으로 그들을 위한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었다 그는 최대한 많은 . 
학생이 학습에서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는 학생 개인이 . 
가지고 있는 강점을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연구참여자 . C
는 학습 상담을 통해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맺는 대인관계 진로의 과정에서 , 
길잡이의 역할을 하였다 그에게 학습 상담은 학습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 . 
외에도 심리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 집중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심리가 편안해져야 집중력이 또 올라가고 아시잖아요 자기네들 기능을 . 

제대로 잘하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상담의 최고봉은 학습상담이라고 생각

을 해요 연구참여자 ( C, 2021.11.03.).”

아이를 이해하면 다른 친구들도 이해하니깐 그래서 제일 주 전공은 학“ . 

습상담이에요 애들이 시 지각 주의력 떨어지는 애 청각 주의력 떨어지. · , 

는 애 그다음에 뇌에서 이렇게 추리력 떨어지고 뇌 공간학습 잘 안되, , 

고 이런 친구들 돕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죠 중략 우리가 심리 상담이, . ( ) 

나 우리 대인관계 사회생활이나 모든 게 학습이잖아요 이 생활에 학습 . 

원리 설명해주는 거지 그 대학원에서 그걸 전공한다고 해서 학습을 이렇. 

게 하면서 잘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거죠 과정이라든지 그런 거 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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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거죠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인지 과정이 이럴 때는 이걸 도와주면 . 

되겠구나 하는 거 제가 캐치하는 거죠 연구참여자 . ( C, 2021.10.27.).”

그는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가 어린 시기의 경험을 비롯하여 그들이 자신의 역량을 .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교사로서 그들의 성장을 위해 경제. 
적 지원까지 무릅쓰고 도움을 주겠다는 그의 의지가 돋보였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승무원 하겠다고 하고 공무원 하겠다고 하고 애“ , , 

들이 대부분 공부를 잘하니깐 의과대학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았어

요 지금 이미 있고 올해 이제 몇 명 발표 날 거고 의과대학을 꽤 많이 . 

갈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놔야 돼요 내가 그 아이들 지. . 

원해준다고 다 약속 적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 C, 2021.10.27.).”

학부모의 지지 속에서 상담교사로서의 성장 3.3.3. 

연구참여자 는 학부모 상담을 하며 학부모로부터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C . 
는 학부모로부터의 많은 지지를 통해 상담자로서의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었
다 부모 교육 및 가족 상담은 학생 개인을 위해 주변 가족들과 소통하는 창구. 
였다 그는 학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 및 학부모 상담에 집중하였다. . 
그들은 학생과 가장 밀접한 공간에 있으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다. 
그러기에 학생과의 개인상담과 함께 학부모 상담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학생에게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를 해줄 수 있. 
는 자이기도 하다.
그는 학부모와의 여러 상담을 진행해왔다 상담을 참여했던 학부모들은 그와. 
의 상담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였기에 충분한 지지를 통해 자녀의 성장을 도모, 
하였다 그는 학부모들의 지지 덕분에 상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학부. . 
모와 연대 형성은 학생과의 상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부모는 상담을 통해 그. 
와 협력관계를 이루어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
다. 

부모 교육 가족 상담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의 능력을 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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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올리기 위해서 주변 가족들과 그를 위해서 소통하는 거죠 이게 잘 . 

된다면 아이의 최대한 능력을 나타내서 학습을 하더라고요 중략 저는 . ( ) 

청소년 학습상담 청소년 상담 외에 그것을 위해서 가족상담 필드도 굉장, 

히 좋아해요 연구참여자 ( C, 2021.11.03.).”

오시는 어머니 중에 요즘 뵜던 분은 에 나오는 치료사보다 선생님 상“ TV

담이 훨씬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머니들도 입을 모으셨죠 이렇. . 

게 하셔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중략 어머니들이 또 나의 기를 올려주시. ( ) 

는구나 연구참여자 ( C,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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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시기3.4. 

청소년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한 상담자로서의 성장3.4.1. , 

연구참여자 는 은퇴 후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전문상담교사로 재직 당C
시와 비교했을 때 상담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어 깊이가 생겼음을 느꼈다 그는 , . 
학부모와의 상담 및 부모교육을 지속하며 학부모의 상담에 관한 관심이 늘어가
며 끈끈한 관계를 이어갔다 학부모들은 연구참여자 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 C
표현할 정도로 강한 연대를 경험하였다.

성장은 일단 내가 개인 사무실을 하면서 상담에 대한 깊이가 깊어졌어“
요 학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어졌어요 우리 부모 교육하는 대표 . . 

어머니들이 내 제자 되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연세 있으. 

셔서 어차피 오래 못 하실 건데 선생님의 가진 노하우가 너무 아까워서 

자기가 제자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연구참여자 . ( C, 

2021.11.03.).”

의사와의 협력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청소년을 구제 3.4.2. 

연구참여자 는 상담교사로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의사로부터 자살 C
고위험 군에 속한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 요청을 받았다 당시 청소년의 자살. 
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이러한 계기로 그는 교직에서 명예퇴. 
직하게 되었다 자살 고위험 군에 놓여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 
로 퇴직 결정이 지체 없이 이루어졌다.

오라는 데가 있어서 세에 명퇴했죠 시 교육청에서 의사 선생님“ 55 . ‘S’
이 이제 자살 고위험군들 정서행동특성검사 하면 자살 고위험 군이 나오. 

거든요 그 고위험군 애들 찾아가서 구제해주는 거 하자고 나한테 콜 요. 

청을 하셨더라고요 나와 같이 사업을 많이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고 제가 . 

얘기했잖아요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지체 없이 사표를 던지고 . 

그 길로 갔잖아요 연구참여자 ( C, 2021.11.03.).”

그는 상담교사로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높은 보상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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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퇴하고 상담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비록 교. 
사 시기와 비교했을 때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고위험 군에 속해 , 
있는 청소년들 지원을 위해 힘썼다.

자살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정서행동특성검사 고위“ . 

험 군들을 어떻게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야겠다 그런 각을 하던 중 저. 

한테 그 중임을 같이 하자고해서 바로 승낙하니깐 그때 당시 내가 최고. 

봉이었어요 말하자면 사장하다가 그만두고 파출부로 일하러 들어가는 거. 

죠 왜냐하면 최고 월급 받다가 상담사 교육청에 있는 상담사들 월급 얼. 

마나 낮은지 아시잖아요 백 몇 십만 원 받는데 인데 여기로 갔어요 최. . 

저로 받는 데로 간 거예요 연구참여자 ( C, 2021.11.03.).”

연구참여자 는 고위험군 청소년과의 상담에 대한 인정을 받으며 언론으로부C
터 칼럼 작성을 요청받았다 그들의 사례를 통해 고위험군 청소년과의 상담에서 .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났다 심리가 불안하여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신체적인 . 
성장이 더디었던 청소년들이 꾸준한 상담을 통해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 
한 사례는 청소년 상담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사례였다.

이제 내가 학교에서 요청하는 고위험군 상담 찾아가서 할 때 상담 막 “
이렇게 해주니까 신문 기자들이 사례 한두 번씩 해달라고 하잖아요 사례. 

를 써줬더니 막 밤마다 귀신 보고 이런 애들 상담해서 진짜 애들이 고민

이 있을 때는 밥을 안 먹고 키가 요만한데 일주 주 한 주 만에 시험 2 2 3

칠 때는 못 보잖아요 애를 한 주 만에 가면 애가 창가에 안 보이던 애. 2

가 고민이 없어지니까 스카이라인이 달라져 애가 이만큼 눈이 보이고 막 

이렇게 애들이 성장하는 게 보이더라고 그런 이제 사례들을 써서 보여줬

더니 그때 당시 신문 기자들이 기자도 막 쓰고 그러면서 저보고 칼럼을 

써달라는 게 상담 칼럼 그래가지고 저보고 회를 사달라고 했는데 또 나 10

혼자 쓰기는 그래서 우리 또 의사 선생님이 센터장이고 나는 이제 실장하

고 이랬으니까 연구참여자 ( C, 2021.11.03.).”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연민  3.4.3. 

그는 시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센터장으로서 근무를 시작‘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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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고위험 군에 속하는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니 심리. 
적으로 부담감도 경험하였다 그들은 사회에서의 보호 관찰의 대상일 뿐만 아니. 
라 살인미수 등 여러 범죄 경력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서 하지만 그의 수고로 인해 많은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놀랄만한 , 
결과가 일어났다 다른 센터들과 비교했을 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설립 . 
후 비교적으로 빨리 자리를 잡게 되었다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들의 진로를 위. 
해 검정고시를 위한 교육을 지속해서 하였으며 시의원 교육감 언론매체로부터 , , 
노고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 

처음에는 상당히 좀 힘들었죠 학교에는 보호 관찰 호만 걸려도 “ . 1,2,3

학생 회의하고 지도한다고 난리인데 여기 와서 처음에 찾아오는 애 보니. 

깐 별이 개 개 붙어있고 강간 붙어 있지 그 다음에 살인 미수도 오3 ,4 , . 

지 처음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 ( C, 2021.11.03.).”

처음에는 제가 첫 회 검정고시를 명 합격시켰어요 명이 전부 다 “ 38 . 38

보호 관찰 호 애들 개씩 달고 있는 애들이 그러니깐 그 때 4,5,6,7 2-3 . 

시 교육위원 중 굉장히 똑똑한 여자 분이 계신데 이분이 깜짝 놀라‘S’
서 국감한테 교육감님한테 보통 시의원들이 안 그러잖아요 교육감님 , . . 

진짜 이번 큰일 하셨더라고 명을 합격시켰다고 놀랄 정도였어요 그러. 38 . 

고 나니깐 초창기에 여기 프레스센터라고 했어요 신문 기사들이 와서 죽. 

치고 취재하고 그랬어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열정이 시들긴 했는데 . TV

에 언제 나오냐 시나리오 갖고 와라 바쁘죠 연구참여자 ( C,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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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학생의 자퇴 예방에 기여한 공헌자4. D: 

연구참여자 의 연대기 중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D
하면 다음 표 와 같다< 4-4> .

표 연구참여자 의 생애 연대별 상호문화성 형성 과정< 4-4> D

구분 주요 내용 상호문화성 영역

어린 시기부터 
청소년 시기

경제적인 이유로 공부와 집안일을 함께 신경 써야 했던 시기-
권위에 대한 부당함 이로 인해 형성된 강인함- , 

공감 연대, 

대학 시기부터 
전문상담교사 
이전 시기

심리학을 통해 공학자에서 타인을 공감하는 교사로 성장- 공감 연대, 

전문상담교사 시기
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로 첫 배치 된 후 갈등 경험-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모색-

공감 연대, , 
협력

은퇴 후 시기
상담센터와 협력을 통해 청소년과의 지속적인 만남-
이주민 국적 심사위원으로서 이주민을 향한 이타적 마음-

공감 연대, , 
협력

어린 시기부터 청소년 시기4.1. 

경제적인 이유로 공부와 집안일을 함께 신경 써야 했던 시기 4.1.1. 

연구참여자 는 어린 시기에 공부하거나 양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에D
서 생활하지 못했다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하교 후에도 집안일 혹은 .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부모들 전혀 가르쳐줄 수가 없었어요 누나도 마찬가지고 보살피는 게 “ . 

거의 없었어요 애가 엄마가 어디 일 나가면 나를 혼자 놔두기가 뭐하면 . 

밭에 데리고 가서 한쪽에 놔두고 막 흙도 주워 먹고 그랬어 그런 기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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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할 시간은 별로 없어요 가도 무조건 가서 일. . 

을 해야 되니까 나무도 베어 와야 하고 땔감을 해야 하니까 항상 또 뭐. . 

도 해야 하고 집에 일도 해야 하고 뭐도 해야 하니깐 맨날 그런 것만 했. 

어요 연구참여자 ( D, 2021.11.09.).”

그는 학창시절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 스스로가 부끄럽고 창피
했던 기억들이 있었다 타인에게 보이는 외형에 민감한 나이이기에 특별한 날에 . 
옷이 허름하여 신경이 쓰였던 기억과 다른 친구들과 달리 도시락을 구하지 못
해 일반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먹었던 기억은 당시 부끄러웠던 경험들이었다. 
그 외에도 학교에 기성회비를 납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학교에 갔던 기억이 있다 그의 어린 시기에 대한 기억들은 가정의 경제적인 형. 
편과 밀접해 있다 이러한 형편으로 인해 그가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문화 사. , 
회적인 인정 등이 그의 생애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한 기억들은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가정을 꾸렸을 때 자신의 부모보다 
더 풍요로운 환경을 꾸리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이어진다 초등학교 시절에 대한 . 
기억이 뚜렷하지 않지만 부모님과 같이 경제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삶과 더불어 , 
화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확고하였다.

잘한다고 반장을 시키는데 반장이면 소풍 가서 맨 앞에 따라가야 되잖“
아요 근데 이제 옷이 허름하니까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옷을 좀 좋은 . . 

거 입고 가야 되는데 내일 소풍 가니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어요 초등. . 

학교 때 도시락을 싸갔어 오후 수업하면 그런데 노란 벤또라고 있잖아. . 

요 옛날에 그걸 못 사니깐 그릇에다 싸갔어 그냥 사기 큰 거 있잖아요. . . 

밥그릇 그거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밑에서 이걸 꺼내서 먹는 게 굉장. 

히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 좀 창피하지만 그 때 당시에 납부금을 냈었어. 

요 초등학교도 기성회비 내야 됐는데 그걸 못 내서 학교에서 매일 남으. 

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낼 거냐 그러면 이제 그거 못 내니깐 . . 

집에서 엄마를 데리고 오라 중략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엄마 아빠처럼 . ( ) 

살고 싶지는 않을 거야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또 엄마 아빠가 싸우는 . 

거 없이 살다 보니깐 싸우는 거지 왜 저렇게 사나 항상 생각이 들었지. . . 

나는 커서 그렇게 안 되어야겠다 연구참여자 ( D,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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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에 대한 부당함 이로 인해 형성된 강인함4.1.2. , 

연구참여자 는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충족되지 않았기에 충분한 지원을 받D
지 못했던 경험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철학을 형성하였다 그는 본인의 어린 시. 
절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자라온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공감
하였다 그는 또한 어린 시기 경험했던 공동체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및 .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노동을 강요받았던 경험이 있다 그는 그들로부터 하위 .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어린 시기의 경험들로부터 권위에 . 
대한 부정적 시각이 형성되어 그는 늘 어려운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경
험하며 그들을 존중하고자 하였다 그의 인생관에 이러한 철학이 깊이 스며들어 . 
있다 그는 교사생활에서도 학생에게 권위적인 행동으로 그들을 대하고자 하지 . 
않았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자랐어요 어렵게 잘하고 동네에서 가난“ . 

하니깐 힘 있는 사람 귄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땔감도 하고 좀 막 뭐라 ,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무게 있는 사람들에 대. 

한 안 좋은 이미지 이런 게 어렸을 때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깐 항상 어. 

려운 편에 동정심이 가는 거예요 그거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 . 

을 때 형성이 되서 그런 게 있는 거 연구참여자 ( D, 2021.10.30.).”

지금도 아주 권위주의를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 가도 아주 낮은 “ . 

상태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라고 해서 애들 앞에서 . 

무게 잡는 거 일절 안 했어요 그런 게 어렸을 때 자라면서 형성된 거 아. 

닌가 싶어요 연구참여자 ( D, 2021.11.09.).”

그는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또래와의 싸움. , 
공부 등 여러 부분에서 경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성향이 나타났다 그는 모든 생. 
활의 부분에서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

태어날 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누구한테도 안 “ . 

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싸움을 해도 지금 생각해보면 나보다 좀 큰 애들. 

하고 싸움 붙자 공부도 많이 어떤 놈 하고도 내가 안지겠다 이런 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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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 D, 2021.11.09.).”

특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사. 
소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숫자를 순서대로 잘 쓰는 것 검사를 했는데 다른 , IQ 
친구들보다 잘 나왔다는 것에 대한 칭찬을 받았다 이러한 칭찬들이 그의 삶에 .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측정하긴 어렵지만 삶의 촉진제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 
용기를 줬을 것이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는 연구참여자 의 학습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을 주지 , D
못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여 고등학교 입학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상황. 
이었다 그는 주변에 그의 진로에 대해서 조언을 주며 이끌어줄 사람이 마땅히 . 
없었음에 안타까워하며 고등학교를 진학하여 더 큰 꿈을 꾸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

누가 시켜서 공부한 건 아닌데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제 딴엔 도 “ 1,2,3,4

쓰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도 못 가니깐 그때는 글씨를 써보라고 그

랬는지 내가 다 막 써놓으면 잘한다고 분명 사람이 지나가다가 칭찬하고 , 

그러더라고요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다만 어렸을 때 . . 

학교 들어가기 전 너는 똑똑하다는 얘기를 자꾸 들었고 초등학교에 들어, 

가서 검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일 잘 나왔다는 거야 선생님들이 너 IQ . . 

머리 좋다고 그러니까 용기를 받은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 중략 공부. ( ) 

해라는 말은 안 했어 집에서 내가 하는 거지 누가 그럴 여력도 없고. . , 

그러니까 얘를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식이었으니까. 

누나는 중학교까지만 보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이 동, 

네에서 공부를 잘하니까 고등학교에 보내야 돼 진로에 대해서 누가 코.( ) 

치를 좀 했어야 도는데 코치를 안 해주고 고등학교를 못 보낸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예 잘 안되지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보내고 뭘 해가

지고 해야 큰 꿈도 꾸는데 연구참여자 ( D, 2021.11.09.)”

대학 시기부터 전문상담교사 이전 시기4.2. 

심리학을 통해 공학자에서 타인을 공감하는 교사로 성장 4.2.1. 

연구참여자 는 고등학교에 이어서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하였다 고등학교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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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졸업 후 바로 취업을 권하는 분위기였지만 그는 조금 더 나은 사회적 , 
위치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에 대학까지 진학하게 되었다 그는 심층면. 
접을 통해서 이제 열심히 해서 나도 하얀 바가지를 쓰고 일을 해야 되겠다 라‘ ’
고 이야기할 정도로 현장에서의 노동보다는 사무직을 희망하였다 경제적으로 . 
어려웠던 시절에서 벗어나 풍족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였다 공학을 . 
공부하면서 흥미를 갖진 못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공학의 길로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는 공학보다 인문학에 더 관심이 많았으며 그 중 특히 . 
심리학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타인의 삶에 대해 성찰하기를 즐겼으며 이에 관. 
심이 심리학까지 이어졌다.

대학에서는 공학을 했어요 입시 혜택을 줘서 그러면 대학 가서 본고“ . . 

사를 안 보고 수능 점수로만 해서 공고 나온 사람들을 좀 유리하게 해줬

어요 대학 가서도 굉장히 힘들었죠 기초가 없으니깐 중략 고등학교. . . ( ) 

를 졸업하고 취업을 나갔을 때도 대학 나온 사람들이 이제 기사라 그래서 

하얀 바가지 쓰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노란 바가지 쓰거든요 현장에. 

서 일하는 사람들은 차이가 그럴 때 있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얀 바가지 쓴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죠 그래서 이. . 

제 열심히 해서 나도 하얀 바가지를 쓰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으니 욕구가 생겼죠 연구참여자 ( D, 2021.11.09.).”

인문학적인 책이라든지 철학은 이거 읽으면 재미있는 거요 공학은 그“ . 

냥 질려버린 거야 내가 저거 하기는 했는데 억지로 해서 거기서도 잘한. 

다고는 하는데 그냥 죽겠다는 거야 근데 인문학은 뭔가 하면 쑥쑥 들어. 

와버려 지금도 심리학자 보면 쑥쑥 들어와 재미있고 연구참여자 . . ( D, 

2021.11.09.).”

연구참여자 는 대학을 졸업한 후 기업에 취직하여 기업 내 치열한 경쟁을 D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해왔다 그는 동료와의 경쟁 문화와 자신의 기질 및 인생관. 
과의 불일치를 경험하며 회의감을 경험하였다 경쟁 문화 속에서 타인을 누르며 . 
올라가야 하는 상황과 타인을 속여야 하는 행위에서의 죄책감을 경험하였다 이. 
러한 계기를 통해 교사로 전직을 하게 되었다 기업에 있으면서 경험하는 경제. 
적 풍요로움을 포기해야 했지만 교사로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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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에 바쁘고 일에 지치니까 억지로 해 그래서 돈 버니깐 그냥 억“ , 

지로 해 내가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하나 이쪽으로 내가 계속 가야 하. . 

나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회의 같은 거 하고 공갈도 쳐야 되고 막 경. 

쟁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속으로 부딪히는 거 연구참여자 ( D, 

2021.11.09.).”

기업체 생활을 하면서 년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좀 여린 편“ 10 . 

이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에서 거짓말도 해야 되고 회의 같은 거 하. 

면 그렇죠 남을 누르고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거예요 안 . . 

맞는 거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하면서도 내 양심에 안 

맞는 거예요 중략 그런 부분들이 내가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 나는 . ( ) . 

사실 선생 체질이 맞거든요 연구참여자 ( D, 2021.10.30.).”

자꾸 돈이 적은데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냐 그래서 중간에 한두 번 “... . 

시도하다가 포기했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 

버렸지 그때만 해도 다 할 수 있었어요 내가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뭐. . 

든지 내가 다하니깐 연구참여자 ( D, 2021.11.09.).”

연구참여자 는 대학에서 야간에 겸임교수로 근무하며 직장에 다니며 학D ‘O’ 
업에 임한 학생들을 만났다 그는 고등학교에서 수업하며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 
함께 생활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냈지만 대학에서의 학생과의 소통에서 소홀, 
히 하지 않았다 그들과의 물리적인 만남의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들과 소통. , 
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학에서 겸임교수를 했어요 야간대학의 야간생들이 있었어요“‘O’ . . 

거기는 군의 부사관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애들이 밤에 와서 

공부하는 야간 학교인데 거기 강의를 해달라고 했죠 근무 중 시간이 비. 

면 강의를 준비했죠 학생들에게 공감을 해주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죠. 

연구참여자 ( D, 2021.11.09.).”

연구참여자 는 공업고등학교에서 공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첫 시작을 하D
였다 그는 교사생활을 이어가면서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교 교수의 추천으로 . ‘P’ 
심리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 자체가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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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연민은 자신이 청소년 . 
시절에 어렵게 자라온 경험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그는 심리학 및 상담을 통해 .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다. 

공업고등학교 교사자격증이 있어 그냥 공고로 갔지 공고 선생을 년“ . 10

하다가 거기에서도 이제 공학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중략 중 고등학교. ( ) ·

도 엄마 없이 고모 밑에서 자라는 애들이 많고 애들이 좀 늦게 나오면 내

가 다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다 어루만져주고 얘기해주고 고모 오라고 해

서 얘기해주고 다 친절하게 해주니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심리학 쪽에. 

대학교 교수한테 와서 얘기하길래 내가 심리학 쪽으로 해야 되겠‘P’ . 

다 상담 쪽도 해야 되겠다 어려운 애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 . . 

저절로 나온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선생하면서도 이 어려운 애들 내가 . , 

어렵게 자랐잖아요 애들을 계속 돌봐주면서 내가 정말 정성껏 다했어요. .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애들 많이 있었거든 연구참여자 ( D, 

2021.11.09.).”

연구참여자 는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상담 및 심리학에 대해 전문D
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는 상담 및 심리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자신과 타. 
인의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심리학이 삶 자체를 관통하는 학문이라는 것. 
을 발견하고 특히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 . 
늘 공감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 하지만 심리학적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자 . 
하는 마음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게 되었다.

년도에 대학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방학 때만 한다고 해“2001 ‘P’
서 거기로 배우러 다닌 거죠 거기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받은 거예요. . 

중략 내가 좀 어려운 애들과 얘기하고 돌보고 하니 아무래도 그런 게 ( ) , 

상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심리적으로 힘든지 잘 몰랐죠 심리학. . 

을 공부 안 하나 상태이니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 자격증도 받고 심리. 

학에 관심이 많아졌죠 사는 게 다 심리학인 거잖아요 그걸 공부하면서 . . 

내가 너무 몰랐구나 인생에 대해서 연구참여자 . ( D,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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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상담교사로 전직하면서 자녀에 대한 D , 
태도가 달라짐을 경험했다 심리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자녀의 개인적 특성을 존. 
중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관을 토대로 훈육을 했다면 공부 후에는 자녀들의 성, 
격과 기질을 존중하며 그들을 대하였다 그는 자녀에 대한 문제로 학교에서 연. 
락이 온다면 자녀를 격려해주기보다는 체벌하는 등 다소 훈육적인 모습을 보였
었다 그는 책상과 서랍의 정리가 잘 안 되어있는 모습 등과 같은 생활습관에 . 
대해서 존중하기보다는 특정한 방법에 대해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리학을 . 
공부하면서 상담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뿐만 아, 
니라 자신의 성장과 가족 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참여자 . D
는 심리학을 통해 타자에 대해 치우쳐져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총체적
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그는 심리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과. 
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편협했음을 성찰하게 되었다.

저는 상담교사 하는 게 얼마나 좋았냐면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심리학 “
공부하기 전에는 학교에서 발표를 못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임이 . 

집사람한테 연락 오면 화가 나서 막 패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 ’
막 외치게 하고 몽둥이를 패고 그랬는데 또 서랍도 정리 안 돼 있으면 저 

정리가 되어가지고 해야 공부도 잘한다고 나중에 심리학 공부를 하고 나. 

니 너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심리학 공부를 옛날에 했으면 저는 주관으. 

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죠 몰랐죠 내가 잘못했다. . . 

고 우리 애한테 그랬어요 나중에 심리학 공부하고 나서 내가 나는 한 가. 

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그냥 잘 돼야 된다고 열심히 . 

하고 잘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 인생이라는 게 다양하게 사람. 

들도 있고 다양한 성격도 있고 다양한 그런 인생도 있는 건데 왜 나만 잘

하면 이게 막 옳다고 생각했던 건지 나는 자꾸 그렇게 해서 성공의 맛을 . 

계속 봤기 때문에 그거만 옳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가지고 있었

지 심리학 공부하기 전에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박혀 있는 . , .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던 거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 . 

이 들었지 진짜 연구참여자 ( D, 2021.11.09.).”

연구참여자 는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처음 부임하여 학생들을 만나면D
서 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는 다른 선생님들. 
의 학생에 대하는 권위적이며 훈계적인 태도를 보며 학생에게 인격적으로 존중, 



- 127 -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성찰하였다 그들의 내면 이야기에 공감해주었다 학생들. . 
의 어려움을 존중하여 그들이 적어도 학교에 결석하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도
왔다 그의 노력으로 인해 학교 내 학생 결석률 및 자퇴율이 줄어들었다 이러. . 
한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청 내에서 사례 발표 및 여러 교육을 진행하면서 어려
운 학생에 대한 그의 노력이 인정받았다.

제가 살에 전문계 고등학교로 왔는데 좀 어려운 애들이 많았죠 이런 “ 40 .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그런 입장에서 좀 많이 신경 썼죠 애. . 

들을 때리지도 않고 다른 선생님들은 좀 때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구두. 

로 때리기도 하고 담배 피우다 걸리면 패기도 하는데 우리는 마음이 여러

서인지 때리는 건 별로 그 다음에 욕도 하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항. . 

상 들었고 전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깝고 어루만져주고 싶었죠 그래서 . . 

애들이 제가 담임할 때는 무결석 그러니깐 년에 거의 결석을 안 할 정도1

로 잘 다녔어요 연구참여자 ( D, 2021.11.16.).”

처음에 가니깐 명씩 자퇴생이 나오더라고요 년에 명인데 나올 때 “ 64 . 1 64

제가 명까지 줄여놨어요 년 동안 그 다음에 가니깐 명 그대로 있더30 . 4 30

라고요 그래서 년 동안 또 명으로 줄여놨어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4 2,3 . 

도 잘한다고 저한테 이야기하고 사례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연구참여자 ( D, 2021.10.30.).”

전문상담교사 시기4.3. 

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로 첫 배치 된 후 갈등 경험  4.3.1. 

연구참여자 는 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로 첫 배치 된 후 주어진 업무가 상담D
교사로 기대한 업무와 상이하여 혼란을 경험하였다 그리하여 업무에 대해 의견. 
을 표했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현장에서는 수용되지 않았다 교육청에 같이 배, . 
치된 동료 전문상담교사들과 그의 생각이 달라 그들과의 동질감을 경험하지 못
하였다 교육청 내에서 고립감 및 외로움을 느꼈으며 왕따를 경험하면서 쉽지 . , 
않은 날들을 보냈다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이 이해될 정도로 힘든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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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냈다. 

전문상담교사로 전직 후 교육청에 가니깐 말도 못해 중략 교육부“( ) . ( ) 

에서 돈을 내서 상담을 하라고 상담교사를 뽑았는데 그런 일시키는 게 말

이 되냐 전문상담교사 교사 두 명이 배치되었는데 다른 사람은 말은 못.  

하더라고 나 혼자만 막 지난 일기장을 찾아보니 못 찾겠던 내가 있었죠. . 

내가 자살한 사람이 왜 자살하냐를 그때 느꼈다 잠이 안 오니 막 일기를 . 

썼었어요 바닷가에 앉아서 너무 힘들다 이럴 수가 있냐 해서 일기를 써. 

놓은 게 있었어요 나를 왕따 시키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연구참여. (

자 D, 2021.11.16.).”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모색  4.3.2. 

연구참여자 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옮기며 자살 시도를 하는 학생들을 만났D
다 그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학생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했다 그의 교, . 
직 생활 중 여러 가지의 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보람된 순간들도 많이 있, 
었다.

인문계로 가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자살하려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 . 

서 층에 작년에 떨어졌는데 극적으로 살았어요 제가 아주 신경 써서 일 8 . 

년간 관리를 했는데 방학되니깐 집에서 안 되니 그냥 집에서 떨어졌죠.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교직 생활 중 년 동안 참 재밌는 일. 15~16 , 

보람된 일이 너무 많고 순간순간 많았어요 연구참여자 ( D, 

2021.10.30.).”

그는 학교 내 행복교실을 운영하며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 및 여
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는 학생이 속해 있는 환경에서 . 
보호받고 충분히 애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힘을 썼다 그의 어려운 학생에 대한 . 
타자 지향적인 태도는 의도적으로 형성한 것이 아닌 어린 시기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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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없이 고모 밑에서 자라는 애들 좀 늦게 나오면 내가 다 전화하고 “
이렇게 해갖고 다 어루만져주고 얘기해주고 고모 오라고 해서 얘기해주고 

다 친절하게 해주었죠 중략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거 내가 아마 어렸. ( ) 

을 때 경험으로부터 그런 게 아닌가 나는 이런 걸 의도적으로 한 줄 알. 

았어 연구참여자 ( D, 2021.11.09.).”

특히 학생 중 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들은 의 행ADHD . ADHD
동적 특성 중 하나인 억눌려 있던 에너지를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표출함으로써 
주변 또래로부터 소외감을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그들이 또래집단으로부. D
터 소외감을 겪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표하였다 학생들과 지속해서 상담할 .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방법을 모색
하였다. 

행복 교실이 뭐냐 하면은요 처음에는 이제 대안 교실이었어요 학교 “ . . 

교실에서 적응 안 되는 애들이 별도로 상담실에 오게 되었죠 그래서 프. 

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는데 전일제도 있고 반 . 

만 오는 애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요 중략 를 좋아하는 애들이 하. ( ) ADHD

나도 없잖아 주위에서 자기가 행동을 그렇게 하니깐 그러면 그 아이 입. 

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네 내가 힘도 없을 때는 굉장히 짜. 

증만 냈지만 중학교 학년 학년부터 힘이 좀 세지고 이제 밖으로 나오3 , 2

는 거 에요 그전에 참았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 ( D, 

2021.11.23.).”

그는 우연한 기회로 도 교육청과 함께 도내 초등학교 전체의 를 겪는 ADHD
학생들을 조사하였다 그는 직접 수업에 참관하면서 학생들의 수업 태도 등을 . 
살펴보았다 를 겪고 있는 학생들의 주요 어려움과 대처방안을 살필 기회. ADHD
였다 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하며 상담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도교육청에서 하도 수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각 학교에 들“ ADHD

이 몇 명이 있느냐 초등학교 전체를 도교육청에서 파악했어요 그래서 나 , 

같은 경우 고등학교에 있었으니깐 초등학교에 갔어요 조사를 ‘P’ ‘P’ . 

하면서 수업 참관했어요 아이들 수업 태도가 어떤지 보면서 지역에 있. . 

는 선생님들이랑 할당해서 간 거죠 연구참여자 ( D,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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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는 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 외에도 학교 내에서 어려움D ADHD
을 겪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만나고자 하였다 그들은 정주민과 비교했을 . 
때 대체로 심리적 어려움을 자주 경험하고 있었으며 위축이 되어 자신을 외부
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학교 내 다문화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찾으며 그들. 
과 만남 및 상담을 이어갔다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에게 적극. 
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집중하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다문화 “ .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적응이 어려워요 그게 아주 상당한 문제. 

인데 우리나라 애들도 적응이 쉽지 않은데 다문화 학생들은 하물며 얼마

나 더 그러겠어요 내가 볼 때는 다문화 애들이 한 가 힘들 거예요. 90% . 

그런데 그런 애들이 막 위축되어서 드러내지도 않아요 속으로 끙끙 앓고 . 

있고 중략 다문화 학생들은 다 내가 한 번씩 인터뷰를 하라 학교에서. ( ) 

도 와서 애로사항은 없느냐 항상 찾아와라 계속 그렇게 케어를 해줬죠 어

려우니까 연구참여자 ( D, 2021.11.23.).”

은퇴 후 시기4.4. 

상담센터와 협력을 통해 청소년과의 지속적인 만남  4.4.1. 

연구참여자 는 교직으로부터 은퇴 후에서 사설 상담센터로부터 의뢰를 받아 D
상담을 진행하였다 트라우마 및 심리적 어려움이 심했던 청소년들을 만나며 주. 
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교직으로 은퇴 후에도 상담자로서 비전을 가지며 . 
청소년과 만남을 지속하였다 그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학생들에 대한 태도. 
가 은퇴 후에도 이어졌다.

정년 하고 월 달부터 사설 센터에서 의뢰 오면 상담을 했죠 어마어마“ 5 . 

하게 어려운 애를 상담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트라우마가 아주 . 

심해서 이복형과 누나한테 계속 얻어맞았죠 그 아이는 내가 지금까지 본 . 

아이들 중에 가장 힘들어했는데 지금까지 상담을 해서 거의 정도 올80% 

려놨어요 연구참여자 ( D,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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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국적 심사위원으로서 이주민을 향한 이타적 마음4.4.2. 

연구참여자 는 전문상담교사로 재직 당시 다문화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그들D
의 어려움에 주목하게 되며 꾸준한 상담을 진행했었다 이러한 계기로 은퇴 후. 
에도 관심을 이어갔으며 이주민들에 대한 국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다문화 외국인들 외국인 관리청이 있습니다 관리청에서 국적 면접을 “ , 

해요 저희가 법무부에서 위탁 요청 받아서 하거든요 인터뷰를 통과하고 . . 

국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다문화 학생들이 적응. 

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죠 연구참여자 ( D, 

2021.11.09.).”

그는 국적 심사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게 된 이주민들을 보며 그들의 한국 생
활 정착에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에 보람을 경험하였다 국적을 취득한 후 기쁨. 
에 대한민국 만세 를 외치던 분 등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국적 심‘ ’ . 
사에서 떨어져 시아버지께 구박을 받는 모습 등 국적 심사에서 떨어지는 이주
민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한국사회의 적응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 
는 이주민을 위해 상담교사로서 상담하며 국적심사위원으로서 통과를 위해 힘
쓰고 있다. 

좀 보람도 있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난번에 한 번 하는 사람은 “ . 

첫 인터뷰인데 첫 인터뷰 잘하더라고요 베트남 여자였던 것 같은데 똑똑. 

하더라고요 점을 딱 걸렸는데 막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더라고요 그러. 60 . 

니까 자기가 막 이 마스크에다가 한국 국기도 해 오고 배지도 한국 배지 

달고 오고 무궁화 배지 다 달고 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갈. 

망하던 걸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붙은 지 안 붙은 

지 모르지만 자기가 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중략 이제 지금은 이제 비. ( ) 

대면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막 한복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원하던 걸 

하니까 그런 걸 보니까 뿌듯하긴 하더라고 중략 근데 또 안타까운 거. ( ) 

는 또 떨어졌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한 사람이 왔는데 그때 얘기한 데 여

덟 번을 떨어졌대 년을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왔는데 그날도 또 . 4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그 날 금방 발표는 안 하거든요 다음 날 이제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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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보내주는데 중학생이 있는데 이제 안 붙으면 필리핀을 뭐야 베트남 

다 보내버려야 되겠다고 그 할아버지가 와갖고 시아버지지 그러니까 얘 . 

며느리가 막 말리면서 우리한테 항의를 하니까 또 그 며느리는 왜 그렇게 

하냐고 서툰 언어로 말리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 보면 안타깝고 연구참여(

자 D,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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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5.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과 심리적으로 충족되지 , 
않았던 어린 시기의 심리적 결핍들이 교사 생활을 통해서 채워지는 경험을 하
였다 연구참여자 의 경우에는 상담교사로서 대외적인 활동과 인정의 경험이 . A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었고 진로 등 차후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참여자 의 경우는 자신의 진로 및 학업에 대해 가정으로부터 충. B
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여 방황했던 경험을 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학습상담 . C
및 학부모 교육을 통해 상담교사로서 인정을 받아 학창시절 본인의 능력을 인, 
정받지 못했던 심리적 결핍을 채웠다 연구참여자 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 D
절을 보내면서 타인보다 월등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연. 
구참여자들이 경험한 다양한 사회 심리적 결핍은 타인의 심리적 주호소에 대한 ·
충분한 이해와 공감의 밑거름이 되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학창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과 만나며 교, 
사 시절 생활지도 변화의 중요성을 체험하였다 생활지도 및 상담에 대한 철학. 
은 과거 타자와의 반복적인 만남 속에서 특히 학창시절에 경험했던 심리적 결, 
핍을 통해 형성되었다 연구참여자 는 과거 학교 현장에서 개별 학생에 대한 . A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학생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교사
를 꿈꾸었다 연구참여자 는 자신의 신체적 특성 및 학업에 대한 훈계를 경험. B
하여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을 존중하며 그들의 성장을 돕는 교사가 되기를 희
망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학창시절 경험했던 진로에 대한 혼란을 학생들이 겪. C
지 않도록 학생들의 강점에 집중하여 그들의 진로를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왔다 연구참여자 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어린 시기를 돌이켜보며 어려운 상. D
황에 처해 있는 학생의 잠재성을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연구참. 
여자들은 이러한 생활지도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자신의 방식으로 전문성을 
함양하는 등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전반적인 학교행정의 중요성을 강조. B
하였다 다른 연구참여자들도 학교행정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더 많은 학생 및 . 
학부모에게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장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예산을 확
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으로 심리학 학문을 통해 자기성찰을 하며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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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타인의 개인적 특성을 존중하며 . 
그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또한 상담 공부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 . 
속에서 자녀 개인의 특성을 존중해주며 그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어갔다 연구. 
참여자 는 심리학을 공부함으로써 자녀의 성격 및 기질에 대해 이해할 수 있C
었으며 이를 존중하며 양육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는 자녀의 개인적 특성에 . D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 그래서 훈육적인 태도보다는 그. 
들의 잠재성에 집중하며 그의 성장을 돕도록 노력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
였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관계자 교육청 및 교육기관 학부모 동료 전문상, , , , 
담교사와의 교류와 연수 및 장학 속에서 상담자로서 인정받았다 그들은 전문상. 
담교사로 전직하기 전에도 상담을 공부한 교사로서 동료교사의 상담에 대한 부
담을 덜어 주었다 학급 내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맡아서 상. 
담을 해주어 그들의 학교 적응에 도움을 주었다 그들이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한 . 
후에는 많은 학생과의 상담과 생활지도가 전문상담교사의 경력과 열성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학생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담임교. 
사 상담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학교장과의 교류는 학생 개인의 상담,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 부분은 공동체와의 교류 속에서 상담. 
의 필요성을 전하는 동시에 전문상담교사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이
며 많은 학생에게 효율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들은 학교 내 . 
행정 직원 및 동료 교사와의 교류를 통해 학교 상담실을 알리며 학교상담에 대
한 관심을 이끌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관계자와의 교류 외에도 학부모와의 .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가정 내 학생 상담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교육청 및 교육부를 통해 신규 및 후배 전문상담교사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그들의 학교상담 경험을 나누고 조언도 해주었다 연구참여자 . C
와 는 교육청과 연결되어 의사와 협력하여 청소년에게 상담을 지원하고자 노D
력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담교사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으. 
면서 자연스럽게 학교상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그들이 교육청에 전. 
문상담교사로 첫 배치가 되기 전부터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들은 학생 상담을 
맡으며 그들의 영역을 넓히고 있었다 전문상담교사들은 학생과의 상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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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원봉사자들과 협업을 하며 그들에게 더 나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다섯째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여건과 환경이 열악하고 상담전문성 함양을 위해 , 
상담교사 자체 내 조직의 필요성이 확산되어 한국전문상담교사협의회 조직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및 직무의 차별성 여건 처우의 불평. , 
등 등 전문상담교사 내에 있는 갈등 상황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 
라 연구참여자 의 경우 그는 학교상담 환경 및 전문상담교사 제도 개선을 위A
해 동료 전문상담교사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협의회에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서 연구참여자 는 동료 및 후배 전문상담교사가 경험한 학교상담에 B
대한 개선 방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선 방향에 관한 
저서를 집필하는 것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은퇴 후에도 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여러 ,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들은 생활지도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청소년 상담을 . 
진행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는 동료 상담자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수. A
퍼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참여자 는 예비교사에게 생활지도의 방향 및 , B
상담의 중요성을 전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서 . C
전문상담교사 시절부터 이어온 학습 상담을 진행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계발을 돕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지역 내 소외된 청소년 상담을 하였고 . D
이주민의 귀화 심사 위원으로서 그들의 귀화를 넘어 새로운 삶을 지지하였다.
그들의 생활지도 및 상담에 대한 철학은 그들의 생애 속 경험들로부터 형성
된 상호문화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호문화성은 생활지도 개선을 위한 . 
실천의 양식으로 발현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생애 속 여러 경험 중 특히 경제. 
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 교사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을 , 
토대로 타자에 대한 철학을 형성하였다. 상호문화성은 연구참여자들이 교과교사 
에서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하게 되는 핵심 동인이다 그들은 교사로서의 교직경. 
력이 누적되어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전제되어있음에도 불구
하고 고민 없이 전문상담교사로 전직을 결정하였다 그들은 기존 학교 생활지도. 
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 및 학교 부적응을 해소해
주기 위해 전직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기보다는 타인과의 . 
상담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에 보람을 느끼며 성실히 임하였다 전문상담교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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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정을 통해 전직하면서 상담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이 열렸다 학생들에. 
게 더 나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였으며 학부모 학교장 동료교사 , , 
등 여러 집단과의 교류 속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가며 학생의 성장을 도왔다 전. 
문상담교사 세대로 활동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학교상담의 많은 내용을 신규 1
및 후배 전문상담교사와 만남을 통해서 나누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전문상담교사. 
들이 생활지도 개선을 위한 주축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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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문화성 실천의 발현 경험 속 의미V. 

앞선 장에서는 교과교사로부터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한 교사의 상호문화성 Ⅳ
형성에 영향을 준 경험들에 대하여 어린 시기부터 청소년 시기 대학 시기부터 , 
전문상담교사 이전 시기 전문상담교사 시기 은퇴 후 삶 시기의 내러티브를 통, , 
해 생애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상호문화성은 타인과. 
의 상호작용에서의 방식뿐만 아니라 공감적 태도와 연대 및 협력의 형태로 이
어지며 이는 개인마다 내포하고 있는 독특한 생애사적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었, 
다 에 따르면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거나 재. Buber(1979) , 
발견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다고 하였다 자신에 대한 타인의 관점을 내면화하. 
는 과정을 하는 동시에 타인에게 자신의 요구를 주장함으로써 상호주관적 정체
성이 형성된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경험들이 누적됨에 따라 주(Honneth, 1992). 
체는 과거와는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며 차후 경험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반복됨에 따라 상호문화성이 형(Dewey, 2018). 
성된다 상호문화성이 형성되며 나와 타자와의 분리보다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 
결합하는 과정에 이르게 된다 주체는 타자에 대한 감정이입의 과정을 반복하면. 
서 타자를 전적으로 수용하게 되며 공감의 과정까지 도달할 수 있다 타인과의 . 
상호문화성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주체와 타자 간의 공감 연대 협력이 형성된, , 
다고 할 수 있다 김영순( , 2020). 
전문상담교사는 학생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돕기 위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전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러한 과정은 공감이 이루어지는 . 
과정이다 학교상담에서 공감은 학교 관계자들과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학생을 . , 
중심으로 발생한다 전문상담교사는 학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과 더불어 . 
그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전문상담교사는 학생에게 상담
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장 지역사회 공동체 등과 지속적인 , , , , 
상호작용을 한다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으로부터 긍정적이며 지속적인 효과를 얻. 
기 위해서 학생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집단과 상호작용을 한다 상담교. 
사는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상담의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그들
과 연계를 이어간다 상담교사는 그들과의 연계 과정 속에서 상담에서의 경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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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며 상담의 필요성을 부각할 뿐만 아니라 공동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다. 연 
대는 타자와 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창조된 새로운 공간이며 결과적
으로 서로의 성장을 이끄는 공간이다 수많은 연대를 통해 협력의 관계가 성립. 
된다 현재 한국 학교상담의 상담은 개인 단위학교 교육청 외부 협력의 구조에. - - -
서 이루어지고 있다 협력은 학생에게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 
원망과의 연계 과정이며 학교 교육에서 생활지도의 개선을 위한 통로가 될 수 , 
있다 이에 앞선 장이 상호문화성의 형성 과정을 기술했다면 장에서는 상. , Ⅳ Ⅴ
호문화성의 발현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상호문화성이 전문상담. 
교사 생애 속에서의 공간인 교육현장 상담현장과 같은 공간과 교사로서의 삶과 , 
교사 후 은퇴의 삶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심층 면담으로부터 수집된 구술 자료와 상호문화성의 이론적 논의를 연결하여  
해석하였다.

표 연구참여자의 상호문화성 발현 경험과 의미< 5-1> 

영역 의미 소주제

공감 타인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과정

교과교사 및 상담교사로서 공감에 대한 철학

학생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교사의 노력

진정한 공감을 이루기 위한 실천 과정

내담자와의 공감을 위한 윤리 실천

연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성장에 이르는 과정

학교 및 교육청과의 연대

전문상담교사와의 연대

지역사회 지원망과의 연대

교육 기관과의 연대

협력 상담을 위한 공동체와의 연계 과정

학교상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협력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협력

학생 개인상담 및 생활지도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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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타인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과정1. : 

연구참여자들은 학창시절 학교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부분 교사의 훈육 적인 , 
태도로 인해 학생으로서 존중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생애과정에서 학교 교사와. 
의 만남 부모로부터의 영향 등을 통해 타자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였다 총체적, . 
으로 형성된 상호문화성이 타자인 학생을 만나며 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의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교사의 공감에 대한 철학이 형성될 수 . 
있는 전제를 만들었다 생활지도 속 공감은 학생 내면의 이야기를 공감해주는 .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로저스의 주장과 같이 전인적 성장을 도와준다 공감은 . 
상담자라면 학생에 대한 공감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담자로서 성장
할 힘을 이끈다.
교과교사로부터 전직한 전문상담교사들의 생애 경험은 타인에 대한 철학을 
형성하는 근본적 전제가 된다 교사에게 공감이라는 것은 나 와 너 와의 관계. ‘ ’ ‘ ’
를 좁혀 가는 과정이다 관계를 좁혀 가는 과정이지만 타인의 내면을 침범하기. 
보다는 로저스가 주장하는 조건 없는 존중과 같이 타인을 존재 자체로 인정하, 
며 공감해준다 타자성 이론을 제시한 후설에 따르면 감정이입의 여부는 후설. , 
의 현상학에서 타인의 경험 간의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논하는 핵심 개념
이다 홍성하( , 2012). 
다문화 상담 이론가인 수 에 따르면(Sue) 12) 내담자의 생활에서 인간적 고민은  “
발달과정에서 획득할 수 있는 특성들 중요한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지지 승인 ( , , 
그리고 관심 등 의 결핍과 종종 관계하게 된다 그래서 치료는 치료자가 보여주) . 
는 감정이입 진솔함 그리고 조건 없는 긍정적 분위기 속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 , 
관심사를 마음껏 논할 수 있는 하나의 장 이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forum) .”
다 상담교사가 타인으로서 내담자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담자를 존중. 
함으로 일치감을 형성하며 상호작용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감의 과정은 윤리적 실천을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전문상담(Scheler, 1973). 
교사들은 생애과정에서 터득한 그들의 방식 및 기술을 통해 학생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전문 양성기관에 입학하여 전문적으로 수련을 받. 
거나 자발적으로 연수를 참여하였다 그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나은 상담서. 

12) 쪽에서 인용 Sue et al.(1996).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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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학교 상담실을 마. 
음의 쉼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여 학생들과의 진정한 공감의 시간
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전문상담교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타인의 이야기에 대한 공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공감을 실천하기 위해 상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시키며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썼다 상담 과정에서 핵심은 상담에 대한 내담학생의 . 
인식이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 상담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학생. , 
학교 관계자와의 교류를 끊이지 않았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 내 학생의 이야기에 공감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였
다 그들은 타인의 이야기를 공감하는 과정에서 상담교사로서 성장을 경험한다. . 
그들은 타인을 공감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심리적 결핍이 채워지는 과
정을 겪는다 상담 과정에서 타인과의 소통은 심리적 소진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 
이는 그들의 삶에 활력을 돋는 역할도 한다 공감은 마음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 
뛰어넘어서 타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감정이입을 하며 이루어진다. 

교과교사 및 상담교사로서 공감에 대한 철학1.1. 

공감의 원천 1.1.1 

연구참여자들의 공감 원천은 그들의 어린 시기 및 학창시절의 경험을 바탕으
로 이루어졌다 학교 가족 구성원 사회 공동체로부터의 인정 경험이 타자에 대. , , 
한 태도를 형성하였다 그들이 경험한 심리적 어려움을 학생들이 겪지 않도록 . 
도와주기 위한 마음이 상담 속에서 드러났다 특히 공통으로 그들은 학창시절 . 
자신이 학교에서 경험한 선생님과의 경험으로부터 타인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
였다 연구참여자 는 학생에 대한 공감의 원천이 자신의 어린 시기의 경험이. D
며 경제적이며 심리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공감하며 돕고자 하였다 본인의 학. 
창시절을 토대로 회상을 했을 때 그는 어린 시기에 선생님으로부터 충분한 애
정을 받았지만 학생들은 충분한 지지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 . 
의 심리적 결핍을 채워주고자 하였다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며 조건 없는 . 
존중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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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애들이 좀 많았는데 어떻게 이런 애들을 도와줄까 그런 입장에“ . 

서 많이 신경을 썼죠 중략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야 하지 않은 가 이런 . ( )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들을 많이 어루만져주고 그랬죠 중. . (

략 내가 어렸을 때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기에 그 어려움을 알 수 있) 

지 항상 약자 편에서 서고 싶고 도와줘야 되겠다 연구참여자 . ( D, 

2021.11.16.).”

연구참여자 는 본인이 학창시절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충분한 인정 애정C , 
을 받았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 더욱 공감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교과교사로서 학생들과 만남 자신의 학창시절 경험을 토대로 D , 
학생들을 바라보니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이들의 개별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달라도 근데 이제 나는 그나마 가정이 역기능적이어서도 사랑을 듬뿍 “
받았고 그 다음에 학교 갈 때 마다 선생님들이 영리하다고 엄청 예뻐해 

줬는데 여기 애들은 그걸 못 받은 거잖아요 그 지지가 없는 거잖아요. . 

그런 면에서 이해를 잘하죠 연구참여자 ( C, 2021.10.27.).”

아무튼 정말 저는 그냥 밑바닥에서 애들 딱 보면 알아요 알죠 얘는 “ . . 

어떻게 된 아이인지 검사해도 똑같이 나와요 딱 보면 감이 오니까 연. . .(

구참여자 D, 2021.10.31.)”

학교의 생활지도에서 변화 주축이 될 수 있는 상담교사 역할에 대해 정립하
고자 하였다 이러한 생활지도에 대한 관점은 자신의 학창시절 경험으로부터 영. 
향 받았다 교육학자인 존 듀이의 관점과 같이 경험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영. , 
향을 받아 성립된 것처럼 교사로서의 생활지도에 관점은 과거 학교에서의 경험
으로부터 누적되어 형성되었다 연구참여자 는 학교의 생활지도에 대해 안타. A
까워하였다 학생을 훈계 적인 태도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 
있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닌 . 
조건 없는 존중의 태도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 때는 무조건 훈계잖아 선생님들이 이 자식 또 왔네 말썽이라고 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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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 나는 조금만 바꿔서 말썽을 피우는 것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잖아. .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연구참여자 ( A, 2021.08.30.).”

연구참여자 는 한국의 경쟁 사회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D
안타까움을 느꼈다 학생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끊임없이 경쟁 . 
사회에 속하여 고군분투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학생들이 경쟁으. 
로부터 고립되기보다는 그들의 강점에 집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청소년 시기에 경제적인 이유로 치열하게 살았기에 현재의 청소년들은 자
유로운 분위기에서 성장하기를 희망했다 그러기에 그는 청소년들과 상담을 하. 
며 그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청소년이 행복을 느낄 . 
수 있는 학교 현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였
다 이는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교육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다. . 

전문상담교사로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갑자기 이렇게 급변하는 경제 “( ) 

속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갈등이 있는 애들이 많다보

니 그 어려운 애들을 상담해주는 역할을 했죠 연구참여자 . ( D, 

2021.10.30.).”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이 나오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
스를 많이 받는 조건에서 자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학교 가면 재밌. 

다 이렇게 만들어 주자 이거지 문제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 . . 

만들 수 있나 어떻게 하든 원하는 대로 다 방향 바꿔주면 되죠 이게 완. . 

전히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될 수 있죠 경쟁만 안 시키고 연구참여자 ( D, 

2021.11.16.).”

얼마나 불쌍해요 그냥 그거를 그러면 고등학교 그렇게 졸업했지 또 대“ . 

학에 들어가서 취업한다고 년 동안 죽어라 그러겠지 대학 졸업해가지고 4

또 기업체 들어가면 뒤지라고 또 일하지 이 인생 그냥 맨날 한쪽으로 그

냥 치우쳐가지고 오로지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러면 그 인생이 그게 불쌍. 

해 우리가 알고 해야 돼 알고 살아야 돼요 어떤 게 나쁜 거고 어떤 게 . 

좋은 거고 지금 현실이 어떻다는 거를 연구참여자 ( D, 2021.11.23.).”

그는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관심이 없고 문제행동을 표출한다고 여겨지는 학
생들에게 낙인이 되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는 현재의 학교 문화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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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못한다는 점으로 인해 그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타까
움을 표하였다 그는 학생들을 학업 수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강점. 
에 집중하여 그들의 성장을 도와야 함을 강조하였다.

우리가 그런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우“
리는 오로지 공부예요 공부를 못하면 모든 걸 다 못 한다고 생각해버리. 

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공부 못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 

이런 식으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알게 모르게 배신감 따돌림 나는 공부 

못하게 다른 것도 못해 가지고 주위에서 계속 그걸 집에서도 그렇고 가정

에서도 그렇고 중략 왜 얘가 뭐를 하든 잘할 수 있잖아요 내가 공부. ( ) . 

만 잘하면 공부를 하는 게 다가 아닌데 어디 가서 수위하면 어떻고 청소

부 하면 어때요 아무 관계없는 건데 우리는 문화가 그렇게 안 되어서 그. 

러니까 공부만 전부 우선적으로 모든 게 공부로 밀어붙여버리니까 등부1

터 그냥 등까지 해서 다 등을 만들어주면 그 분야에서 그래야 되잖아 100 1

라는 교육이라는 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 잘할 수 있. 

는 거 야 너 말도 잘하더라 너 운동도 잘하더라 너 뭐는 잘하더라 너. . . 

도 잘할 수 있다 지금 못해도 나중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각인을 심어. . 

줘야 되는데 우리 문화가 학교 문화가 안 그렇단 말이야 전부 다 그냥 . 

공부 못하면 소외되게 만들어 버리고 그냥 적폐시해가지고 다 그냥 이게 

열등감 갖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안 그래요 연구참여자 ?(

D, 2021.11.23.).”

연구참여자 는 역기능적 가정으로부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C
연민의 감정이 있다 그는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로부터 결핍을 경험하며 .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라는 결심을 하였다 그는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교과. 
교사와 상담자로서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란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들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다 그는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경쟁 풍토를 안타까워하며 이. 
러한 문화에서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연민이 있다 그는 충분한 애정을 경험하. 
지 못했던 아이들을 위해 상담자로 대신 전해주고자 하였다. 

우리 집이 되게 그때 당시에는 어려웠죠 아버지가 공무원이신데 지금 “ . 

생각하면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안 돌보고 그냥 . 

술을 너무 드시고 이러니까 자연히 이제 남매를 엄마가 대학까지 키우시6

려면 엄마가 목소리가 크고 별나시지 않으셨겠어요 중략 부모 철학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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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영향이라고 그러면 참 슬픈 얘기지만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고 엄마

처럼 안 살고 아버지 같지 않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는 게 철

학이었어 연구참여자 ( C, 2021.10.15.).”

공감에 대해서 제가 교사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이 역기능적 “( ) 

가정이어서 여기 오는 애들 다 역기능적 가정이잖아 그럼 공부하면 . 100% 

되죠 연구참여자 ( C, 2021.10.27.).”

연구참여자들의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교사가 된 후에도 생활지도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표하였다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지도의 방향은 학생의 전인. 
적 성장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생활지도라는 것은 한 . B
인간의 성장 발달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학생 개인의 행복을 . 
넘어 국가의 총체적 행복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현 생활지. , 
도는 생활지도의 본래 방향과 다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방편으로써 학교상. 
담이 인권 친화적이며 회복적 생활을 이끌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상담교사는 한. 
국의 생활지도에 있어서 주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 연구참여자 가 한국 전문. B
상담교사협의회장으로 재직 시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의 의견이 담긴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학교상담은 당장 눈에 . “
띄는 일은 아니지만 한 학생의 장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학교폭. 
력과 학생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생활 부적응을 개선하는 일 외에도 공부의 목
적과 올바른 비전을 제시해준다 이는 대인관계와 인격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 
한다 그는 생활지도가 엄격성과 통제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 
이는 한국 학교 교육 문화를 표상하고 있다 그러기에 학생들은 생활지도에 대. 
해서 좁은 의미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 자체에 대한 거부적인 양상이 있음을 제
시하였다.

생활지도라는 것은 한 인간의 성장 발달과 연관이 있으니 개인의 행복“ . 

에서 나아가서 국가의 행복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교. 

과 쪽도 있지만은 생활 쪽에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략 생활지도 쪽. ( ) 

에서 이루어진 그런 방법이랄까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전혀 맞지 . 

않습니다 그래서 인권 친화적인 생활지도와 회복적 생활에 대해서 이야. 

기 하는 것이 상담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생활지도라는 용어 자체가 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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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성과 통제적인 의미로 국민들 머릿속에 너무 많이 박혀 있잖아요 실제. 

로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수 및 학습 외에 나머지는 학교의 문화 크게 

학교 전체적인 방향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생활지도를 굉장히 협소, 

하게 생각하면서 생활지도를 한다고 하면 여전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서 그 자체를 거부를 하죠 연구참여자 ( B, 2021.10.06.).”

공감의 기능 1.1.2. 

공감은 내담학생에게 건설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Coutu13)는 공감의 기능에 대해 인용문과 같이 제시한다 공감은 자신이 다른 . “
사람인 것처럼 일시적으로 가장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의 지각장 속으로 투사하
며 상징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놓고 바라보도록 주어진 상황에서 , 
그 다른 사람이 할 만한 행동에 대해 통찰을 갖도록 하는 과정이다 타자에 대.” 
해 감정이입으로부터 발전하여 공감에 이르며 자신에 대해 통찰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러한 공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 
만져주며 그들이 전인적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감하는 과정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그들과의 연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연구참여자 는 상담교사란 일반교사의 역할과 비교되는 특별. A
한 역할을 행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판단하려는 순. 
간부터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였다 상담교사는 학생이 무엇을 모. 
르는지에 대해 진단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관점을 가졌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 
한다 상담교사는 학생에 대해 있는 그대로 봐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타자의 . . , 
존재에 대한 조건 없는 존중이다 이는 로저스가 주장했던 공감의 의미와 연관. 
되어 있다.

일반 교사는 진단하고 학습하고 평가하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줘요 가“ . 

르쳐서 이 아이가 익혔는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상담교사는  다를 수밖. 

에 없어요 로저스가 공감 그 두 글자를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정말 체감. 

해야 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출발하려는 순간 공감이 안 . 

되는 거예요 중략 내가 이 아이를 문제로 보지 않았는데 이 아이를. ( ) ( ) 

변화 시킬게 무엇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담이든 교육이든 인간을 근본적. 

13) 에서 인용 Coutu(1951).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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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화시키지 않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변화는 배제되어야 되. 

요 중략 변화시키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일반 교사는 이 아이가 무. ( ) . 

엇을 모르는지 진단을 해야 되지만 상담자는 이 아이가 어떤 관점을 갖, 

고 있는지를 보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 

죠 상담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할 때 얘기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 . 

대하는 마인드를 바꿔야 되요 우리가 흔히 학급에서 문제아라고 하고 해. 

서 이 아이들이 상담실에 오잖아요 아이에 대해 그렇게 보는 순간 이미 . 

상담은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 없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은 모든 아이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문제라고 하는 아이 그 . ,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을 버려야 할 거에요. 

문제라고 하는 순간 당신은 교육자가 되어 버릴 거예요 아마 연구참여자 (

A, 2021.09.30.).”

연구참여자 는 전문상담교사가 가져야 하는 태도로 학생 혹은 학부모에 대A
한 존중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할 수 있음
을 주장하였다 이들에 대한 태도 및 생각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 
화함에 따라 그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달라진다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 
자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따지러 왔을까 라는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그와 ‘ ?’
상호작용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제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 중 되게 힘들어하셨던 분들 보면은 상담에“ , 

서 힘들어했는데 이건 본인이 자초한 거야 선생님들은 학생을 만나든 학. 

부모를 만나든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 저 사람이 나한테 따지. 

러왔을까 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것과 어떤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셨었을? 

까 이런 마음을 근본적으로 갖고 만나는 것과는 다른 거지 이러한 방법? . 

이 상담사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길인거야 수퍼비전을 해보면은 진짜 보. 

이거든 상담을 하면서 왜 힘드냐 힘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자꾸 얘. . . 

를 그냥 고치려고 해 사람의 버릇 하나고 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있. . 

는 그대로 보고 같이 동행하면은 힘들지가 않지 연구참여자 ( A, 

2021.09.30.).”

타자에 대한 존중을 위해서는 그의 이야기에 대한 감정이입과 경청으로부터 
시작된다 연구참여자 는 내담자와 상담과정의 기본은 공감하며 경청하는 것. A
이라고 하였다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상담기술 적용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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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는 사람들과 소통에서 내담자의 요구를 파악하. C
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였다 그들의 요구에 대해 공감해줌으로써 이를 개선할 .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지금은 상담기술이 업그레이드되었지만 사실 그때는 공감해주고 들어“ , 

주는 거만으로도 효과가 많지 연구참여자 ( A, 2021.09.30.).”

다 중요한데 소통할 때 그 사람들의 원트를 파악하는 거 아니겠어요“ .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 까 그걸 알아내서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그 다

음에 상담에 올 수 있도록 유인해서 그거를 해결해주고 개선하게 도와주

는 거요 연구참여자 ( C, 2021.11.03.).”

연구참여자 는 상담교사이지만 더 나아가 학부모의 인생 선배로서 그들의 C
어려움에 공감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는 학부모들이 경험하는 유사한 어려움. 
을 이미 고민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선생님들하고 달리 좀 교과교사의 그런 하나의 경력“
을 또 가지고 있고 또 나이도 좀 있고 이제 학부모하고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연배라 할까 어떨 때는 제가 학부모보다 더 또 선배일 수도 있는 그

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집에 그때 애들이 내가 상담교사 할 때 이제 자. 

녀가 대학 다닐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는 중학교 자녀들이지 않습니

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제가 과거에 이제 이 교과교사 하면서 학부모. 

하고 그런 하나의 관계들을 잘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상담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학부모의 어려움이라고 할까 그런 분들 많지 않습

니까 연구참여자 ( C, 2021.11.12.).”

연구참여자 또한 전문상담교사는 타인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 수용B 
하며 진실 되어야 하고 타인에 대해 인내하며 관계를 맺어가야 함을 강조하였, 
다 이러한 공감의 태도는 전문상담교사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교사 가정. , 
에서도 내담자를 위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이 타. 
인을 향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임을 강조하였다. 

우리가 상담에서 얘기하는 것 그런 부분들은 상담자뿐만 아니라 학교 “
다른 선생님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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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용하는 태도 솔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공감을 해야 하죠 연구, (

참여자 B, 2021.10.06.).”

교사가 가져야하고 가정에서 부모님도 아이에 대해서 가져야 하고 부“ , 

모가 모델로서 역할을 해야 하죠 친구를 위해서도 중략 상담사가 가. . ( ) 

져야 될 덕목 중 하나가 인내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이죠 학생들뿐만 , . 

아니라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참 필요한 거죠 연구참여자 ( B, 

2021.11.12.).”

연구참여자 는 상담에 오는 모든 내담자의 관점에서 상담하면 진정성 있는 D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인간적으로 대해준다는 걸 알아요 그 깡패 같은 애들도 있고 했는데 “ . 

그 애들을 굉장히 인간적으로 대해주면요 상당히 괜찮은 애들이 거의 다. 

야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도 많고 또 고모 밑에서 자란 학생들도 있고 어. 

려운 애들도 많고 그랬는데 당시에도 전문계 고등학교 오는 애들한테 진. 

실한 사랑으로 접근해주고 얘기하고 학부형 혹은 고모 할머니 등 보호자, 

가 오면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입장에서 접근하다보니 진심을 알아

주는 것 같더라고 연구참여자 ( D, 2021.11.16.),”

상담은 내담학생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며 공감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
된다 연구참여자 는 기존 학교상담에서 정형화된 상담의 틀에서 벗어나 그의 . D
방식으로 내담학생에게 다가가려고 하였다 상담실에 오기 힘든 학생의 집에 직. 
접 찾아가 그와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언어로서의 상담을 넘어 비언어적인 . 
상담을 통해서 학생의 이야기에 공감하였다.

중학생이었는데 학교를 다니다 말고 집에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상“ . 

담해주어야겠다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 . 

왜 집에 가서 상담을 해주냐 학교 가서 상담하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 

고 했죠 내가 그 집이 어려워서 또 읍사무소 가니깐 기초수급자인 것도 . 

알고 복지사가 그 집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애들 데리. 

고 있는데 학교 다니면서 애가 왕따 당해서 학교를 못 나가고 집에서 있

다고 해서 집에 가서 상담해주겠다고 했지 그냥 집에 가서 상담해줬어. . 

집에 찾아가지고 또 하나는 그냥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집으로 찾아갔더

니 집에 냄새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내가 끄집어내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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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 가서 이발도 시키고 목욕도 시키고 그렇게 냄새가 나가지고 그냥 

악취가 나 버리잖아 이런 것도 상담이라고 생각했죠 연구참여자 . (

D,2021.11.16.).”

연구참여자 는 학생들과 만남에서 상담자의 역할이 아닌 교수자로서 그들을 B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위로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타인과 만남에서 진실성이 드. 
러나 학생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학생들이 몇 년이 지난 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힘들고 했었는데 교수“ . 

님이 긍정적으로 수용해주고 위로해줘서 삶에서 힘이 됐다 연구참여자 ( B, 

2021.11.12.).”

연구참여자 는 상담을 통해 학생의 강점 잠재성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변화D , . 
가 많은 질풍노도의 시기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인지하며 잠
재성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그들이 속해 있는 환경이 열악하지만. , 
최소한 학교생활을 지속하게 도와주었다 그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자신이 원하. 
는 진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그들에게 부정적. D
인 낙인이 새겨지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썼다.

아이들이 자신의 강점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하는데 주변에서 도와줄 수 “
있는 방법들이 없으니깐 참 안타까운 거죠 중략 저는 그렇게 생각해. ( ) 

요 그래서 상담이 어쨌든 고등학교까지 이 사람이라는 건 계속 변하기 . 

때문에 아주 질풍노도의 시기를 어떻게 잘 이렇게 어떤 큰 문제를 안 일

으키고 보낼 수 있게 그 다음에 얘한테 나쁜 인식이 각인되지 않게끔 해, 

서 고등학교 청소년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크다 연구참여(

자 D, 2021.11.23.).”

연구참여자 는 공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너의 마음을 안다는 차원의 개념이 A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앎의 차원을 넘어 몸에서 그 앎이 풍겨 나와야 하는 실. 
천적 개념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공감을 위한 노력보다는 학생이 처해. D
있는 상황으로 이입하기를 노력하였다 실제로 그들의 거처를 찾아가 그들의 상. 
황 안에 처하며 공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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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마음을 내가 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 .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아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몸에서 정말 그 앎이 . 

품겨져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연구참여자 ( A, 2021.09.30.).”

사실은 어떤 노력을 하기 보다는 노력이기보다는 그냥 내담학생들과 “ , 

같은 상황에 있기 위해서 노력했죠 아이들의 집에 찾아 가기도 하였고. 

연구참여자 ( D, 2021.11.23.).”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자 및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깊은 공감을 해주면서 오히려  
자신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연구참여자 는 학생들과 상담을 하면. A, C, D
서 지치기보다는 오히려 더 활력과 보람을 경험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는 . C
상담자의 삶이 오히려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참된 상담 과정에서 . 
이루어지는 힘이다 이러한 원동력은 공감으로부터 유래되었다 타자에 대한 조. . 
건 없는 공감이 이러한 결과를 이끌었다 연구참여자 는 상담자이지만 교수자. B
의 관점에서 학생들과 만나며 그들에 대한 태도를 늘 중요시하고 있었다 교수. 
자는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는 자로서 본인에게 , 
은총이며 하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학생과 만남을 귀중. B
히 여기며 본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공감의 행위는 공감을 경험하는 타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감
을 하는 주체에게도 영향을 준다 공감은 윤리적 실천의 일종으로 교사의 타자. 
에 대한 가치관 및 교사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학생지도 및 상담에 대한 소. 
명에 따라 삶의 만족감을 다르게 경험한다 강진령 외 소명을 가진 상담( , 2009). 
자는 자신의 역량을 지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본인의 성장을 위하는 길로 생
각한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상담이란 공통적으로 상담을 하면 할수록 정신적으로 . 
지치는 게 아니라 보람이 더 크기에 은퇴 후에도 지속할 만큼 가치가 있는 행
위이다 상담을 통해서 그들은 삶의 활력을 얻었다 상담 과정의 근본인 공감은 . . 
상담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 성장을 이끄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전문상담교사 관련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을 다루는 연, 
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상. 
담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 소진을 겪을 거라 예상했지만 그들은 소진 경험보다, 
는 상담으로부터 경험하는 보람이 컸기에 상담을 지속하게 되었다 물론 연구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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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는 학생과 만남에서 그들의 행동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A . 
나 소진이나 스트레스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의 상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전문상담교사의 소진과 좌절 경험으로부터 . 
자신의 성장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 최윤미 양난미 이지연 학생 ( · · , 2002). 
상담으로부터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소진은 상담교사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다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며 정체성과 자기효능감을 경험. , 
할 수 있는 기회이다 박근영 임은미( · , 2014). 

나는 상담을 하면은 오히려 힘이 생겨요 축 쳐져 있을 때 아이들이 오“ . 

면 오히려 힘이 생겨 아이들과 상담 후에 목이 쉬긴 하지만 그래도 활력. 

은 오히려 더 생기지 연구참여자 ( A, 2021.09.30.).”

내 인생이 되게 풍요로워졌죠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살“ . . 

면서 학부모의 중요한 시대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상처 

입고 죽을 정도로 힘들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걸 이해하죠 그 사람도 . .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입장으로요 연구참여자 ( C, 2022.11.03.).”

상담은 굉장히 저한테는 맞아요 지금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깐 “... . . 

보람도 있고 이 심리학을 공부할수록 재미가 있어요 연구참여자 ( D, 

2021.10.30.).”

상담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학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보람이 
더 크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생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보람이 은퇴 후. 
에도 상담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라고 전하였다.

이 상담이라는 이제 들어가면 그 인간이 변화되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
은 이걸 버릴 수가 없죠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건드려주면 . 

사람이 변하고 이걸 보면 보람이 있어서 이걸 놓치고 싶지 않죠 자꾸 하. 

려고 그러죠 연구참여자 ( C, 2011.11.03.).”

현직에 있을 때 하루하루가 그냥 즐거웠지 뭐 일하는 게 일은 이제 막 “ . 

많고 어떨 때는 한 일주일을 그냥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서도 막 일하

면서도 신나고 즐겁고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뭐 하는 일이 그냥 즐

거웠어요 그냥 정말 월급 받아 가기가 미안할 정도로 내가 돈 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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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런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재밌었지 그러니까 . 

하는 게 이제 애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연구참여자 ( D, 2021.11.11.).”

학생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교사의 노력1.2. 

공감이라는 행위는 의식적 행위이며 윤리적 실천인 만큼 이를 행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하기 전 (Scheler, 1973). 
교과교사로서 생활지도의 변화를 이끌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양성기관에 진학하
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심리학 및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통해 학교 생활. 
지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더 나아가 인생관에도 변화가 있었다 전문. . 
상담교사는 내담학생의 복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김희대 공감( , 2007), 
을 실천하기 위한 전문성 함양은 필수적이다 연구참여자 는 진정한 상담교사. C
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편협하지 않으며 유능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는 양성과. 
정 및 대학원에서 배운 상담기술 등과 같은 지식에 한해서만 상담에 임한다면 
학교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문제를 다루기 힘들다고 하였다. 

상담사는 일단 편협하지 않아야 되는 생각 중략 그리고 상담자가 유“ . ( ) 

능해야 된다 전문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엄청 다양한 문제들. . 

을 갖고 오는데 그걸 잘 도우려면 대학원에서 배운 거로만 하는 게 안 된

다 연구참여자 ( C, 2021.10.27.).”

연구참여자 는 학생들 지도에서 변화를 이루기 위해 대학원 석사과정을 입A
학하게 되었다 본인이 석사과정 입학 전후를 비교했을 때 대학원의 목적이 변. 
하였다 입학하기 전에는 관심에만 그쳤던 것이 대학원 과정에서 그의 인생관이 . 
바뀔 정도로 영향을 주었다 연구참여자 는 대학원 과정을 경험한 후에는 학. A
교장에게 요청하여 학교 간이상담실을 만들었다 학생에 관한 관심이 대학원이. 
라는 전문적 교육과정을 통해 실천으로 이어졌다.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 거지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있어 교육방법적“ . 

인 측면에서 잘해보고자 하는 욕구도 있었죠 석사 과정에서 터닝 포인트. 

가 강했죠 예를 들면 이제 들어갈 때보다 들어가서 공부하고 또 졸업을 . 

하고 나와서 인생관이 바뀐다고 할 정도로 철학이랄까 삶의 의미랄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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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것이 송두리째 바뀌었을 수 있죠 중략 교장선생님한테 내가 상담을 .( ) 

할 테니 상담실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죠 연구참여자 ( A, 2021.09.30.).”

연구참여자 는 상담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상담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B
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 
다.

내가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 앞으로 한국 교육 개혁의 하나의 방향이“...
다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을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시켜야겠다 상담과 관. . 

련된 하나의 마인드라고 할까요 이론이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겠다 한국의 학교 개혁 가운데서 크게 차지하는 게 학교상담이지 연구참. (

여자 B, 2021.10.06.).”

연구참여자 는 전직한 교사이며 심리학에 대해 전문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C
는 생각에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늘 겸손한 태도로 자기 계발을 하였다, . 
그는 전문성 함양을 위해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주로 하였으며 내면에 더욱 집
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열정이라고 해 전문성에 대해서 내가 좀 갈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
상담을 전공하지도 않았잖아요 교육대학에서 상담심리를 했을 뿐이니 내. 

가 더 다양할걸 알고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중략 수퍼바이. ( ) 

징은 많이 받지 않고 내가 내 문제를 많이 찾았던 거 스스로 많이 찾았. 

던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연구참여자 . ( C, 2021.10.27.).”

연구참여자 는 전문상담교사 시절 교육부와 교육청을 통해 연수받았던 강의 D
자료들을 번호와 제목별로 정리하여 은퇴 후 지금의 시점까지 간직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자료들을 퇴직 후까지 소지하고 있으며 상담 프로그램 구성 및 지
식을 공부하고자 할 때 다시 꺼내볼 정도로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 교사 재직 . 
시에 받았던 연수 기억이 퇴직 후까지 그의 뇌리에 소중하게 남겨져 있다 이러. 
한 연수들은 그가 전문상담교사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
라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상담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심리학 및 상. 
담을 전공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전문성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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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급함이 연구참여자 가 은퇴 후에까지 상담을 지속해서 할 힘을 마련해 주었D
음을 알 수 있다.

옛날에 제가 연수받았던 거를 쫙 번호대로 제목대로 정리해서 연수를 “
뭐 받았는지를 딱 한 번에 찾으실 수 있어요 연수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 

요 그러니까 그 제목만 보면 그 번호에만 딱 들어가면 어떤 내용으로 언. 

제 무슨 교육을 받았는걸 찾아볼 수 있죠 옛날에 이걸 했구나 공부했던 . 

게 나오니깐 귀중한 자료죠 연구참여자 ( D, 2021.10.30.).”

그림 연구참여자 의 전문상담교사 시절 연수 자료 정리 노트[ 5-1] D

연구참여자 는 교육청 주도로 진행되었던 상담이론과 상담기법에 대한 연수B
를 통해 실제 상담 과정의 도움을 받았다. 

상담 선생님들 연찬회를 해요 시 교육청에서 한 번씩 모여서 “ . ‘S’ . 

연수합니다 상담 센터에서 인제 선생님들께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하나. 

의 학교상담 이론 기법부터 다양한 교류 분석 뭐 결국은 뭐 이런 주제로 ,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참 잘되어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 상담에서 좀 많. 

이 부족했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이 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 B, 

2021.10.16.).”

연구참여자 는 상담 및 교육을 받는 이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C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영화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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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식 및 학생과 누적된 경험 및 연륜을 활용하여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그들
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 
위해서 내담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상담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하였다.
 

매체를 좋아하니깐 다른 것으로 하면 집중을 못해서 영화로 해야 해요“ . 

그런데 이걸 부모교육 할 때 쓰니깐 한 달에 한편씩 이용해서 영화치료를 

하니 부모님한테 폭발적인 거예요 중략 공부를 잘해놓으니깐 주제도 . ( ) 

잘 나오고 다양한 인문학적 관점들이 있으니 영화 치료하면서 영화치료 

한 편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것에 모든 나의 지식이랄

까 나의 삶에 이제 녹아드는 거죠 연구참여자 , ( C, 2021.10.27.).”

그는 내담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히 비자발적으로 . 
상담에 임하는 내담자를 위해서 타로카드를 활용하여 상담을 진행할 때 상담의 
장벽을 허물고자 노력하였다.

애를 경찰이 데리고 와서 상담해주라고 억지로 끌려오네 비자발적인 “ . 

내담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래 나 아무것도 하지 . 

말고 앉아 있어 여기다가 이제 천 깔고 내가 있잖아 카드 좋아하는데 니

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니요라고 하죠 참 쳐줄까 하면 좋. . 

아하거든요 그런 애들도 다 미래에 관심이 많아 넌 가만히 있어 고르기. . 

만 해 내가 다 깔아주고 여기서 오늘 너 마음에 드는 카드 하나만 골라보

라고 하면 딱 고르거든요 중략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 절대 얘기 안하. ( ) 

고 온 애들인데 카드 결과 보면 깜짝 놀라요 연구참여자 ( C, 

2021.11.03.).”

연구참여자 는 영화를 매체로 이용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더 나은 상담을 제C
공하기 위해서 판다게임 자기변형게임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상담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책을 통해 공부하. 
거나 심지어 해외까지 직접 가서 공부하였다.

영화치료를 해볼수록 매력적이고 그래서 이존 기존에서 안주하지 않으“
려고 계속 다양한 거 배우려고 중략 저는 막 책 보고 혼자 공부했어, . ( ) 

요 중략 저는 나한테 필요하다면 해외에서도 많이 배웠어요 핀더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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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자기변형게임 이런 거는 스코틀랜드 가거 직접 배워버리고 연구참여, (

자 C, 2021.10.27.).”

진정한 공감을 이루기 위한 실천 과정1.3. 

학교 상담실로서 단위학교에 설치되어있는 위 클래스는 학교 부적응 학(Wee)
생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위 클래스는 잠재적 위기 학생이 학교생. (Wee)
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 활동을 한다 교육부 이러한 취지와 유사하( , 2019). 
게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상담실이라는 공간을 가능하면 많은 학생에게 개방하
여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듣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위 클래스는 공. 
감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렇더라도 연구참여자 와 는 상담교사와 . A D
내담자 간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자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내담자는 상담실이. 
라는 공간으로부터 느끼는 부담감으로 인해 자신의 주호소에 대해 쉽게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상담교사도 또한 그러한 심리적 장벽을 느. 
끼고 있기에 상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명퇴를 하게 된 계기가 상담을 해보니깐 이 상담실이라는 공간보다 이“( )

제 카페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면은 상담의 회기를 줄일 수 있고 사실 , 

상담실에 오는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오는 거 거든 나를 이제 공개 오픈.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거든 사실 내담자들이 쿨하게 . ( ) 

다 오픈을 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항상 받아 항상 이제 처음 상담이 이루. 

어지기 전에 신뢰관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보이지 않은 벽이 있다는 게 

항상 느껴요 연구참여자 ( A, 2021.11.11.).”

네 어떤 상담의 어떤 회기도 줄일 수 있고 어떤 사실 상담실에 오는 사“
람들이 뭐랄까 이제 그 부담을 갖고 오는 거거든 나를 이제 공개 오픈한

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는 거거든 그래서 와서 사실 쿨하게 . 

다 오픈을 이제 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항상 받아 연구참여자 ( D, 

2021.11.11.).”

연구참여자 는 학생들을 위한 쉼터 공간을 조성하여 그들이 편하게 쉬며 즐B
길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이 쉼터 공간은 모. 
든 학생을 위해 개방되어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부분에서 학생들을 향한 상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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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개방적 태도와 수용적 태도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따돌림 경험이 있는 . 
아이들을 위한 쉼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들을 다독여줄 수 있는 공간. 
을 마련하여 그곳에서 그들과 연대를 형성하는 마음의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었
다.

상담센터를 좀 홍보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 있으면 교육청 상담센터로 “
이어주고 상담센터를 쉼터화해서 따돌림으로 힘든 아이들이 있으면 점심, 

시간이나 여타 시간 안에 내가 다독여줄 수 있는 쉼터의 공간으로 좀 만

들어야겠다 상담실의 문은 좀 열어놨습니다 늘 아이들이 상담실을 방문. . 

하고 갈 때 똑똑 두드려서 들어와 언제든지 너희들도 오고 싶으면 들어, 

와라 상담실에 다과 예산을 많이 확보해놔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들. 

을 많이 놓았어요 언제든지 물마시고 과자 먹고 싶은 과자 먹고 집단 . ... 

상담실이 늘 개방되어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 B, 2021.11.12.).”

연구참여자 는 점심을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 외롭게 있었던 학생들과 상담A
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외롭게 지내는 학생들을 찾아서 시간을 보내. 
고자 하였다.

이제 그 조용하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 겪는 아이들도 내가 이제 중“ (

략 앉아 가지고 이제 점심 먹을 아이가 없어 어울리지를 못하니까 이제 ) . 

그런 아이들 있으면 상담실에 불러서 같이 있지 연구참여자 ( A, 

2021.09.30.).”

상담실에서 따돌림으로 어려움 겪는 학생들은 다른 또래 친구들과 그리고 상
담교사와 어울리면서 대인관계가 개선되었다 연구참여자 는 학생과 상담을 . B
꾸준히 가짐에 따라 호소하던 그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졸업 무렵에 이르는 동
안 해소되는 과정을 보면서 보람을 경험하였다 그는 상담실 공간을 학생들이 . 
비자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였
다. 

학년 중에 아이 하나가 좀 심하게 그런 하나입니다 따돌림으로 당하“1 . 

기도 했고 또 이 아이는 점심때마다 또 우리하고 같이 이제 어울리면서 

또 간식도 먹고 같이 가고 쉬는 공간으로 가서 이 학생이 중학교 학년 3



- 158 -

졸업할 때까지 저희 상담센터 같이 있으면서 문제가 많이 이제 해결되고 

친구 관계도 좋아졌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 쪽 선생님들하고 이제 더 좋은 

그런 관계 하에서 졸업을 하면서 좀 약간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고 또 뭐라고 할. 

까 우리가 이 학교상담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노크하면서 들어와서 어. 

떤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 자발적으로 이제 좀 

들어와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더 하고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좀 친구 같이 좀 뭐라고 할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려고 했죠 아. . 

이들 쪽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뭐 좀 자

발적으로 찾아오는 상담 찾아가는 상담도 되지만 아이들이 또 찾아오는 . 

그런 쪽도 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 B, 2021.11.12.).”

그가 조성한 쉼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리적 어려움이 해소되
며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공간은 그들의 전인적 성장을 이끄. 
는 공간이었다 상담실이라는 공간은 또래 관계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외로움을 .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이 사회성을 향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고 이 아이는 점심때마다 우리하고 같이 어울“...
리면서 간식도 먹고 같이 쉬면서 이 학생이 중학교 학년 졸업할 때까지 . 3

저희 상담센터에 같이 있으면서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친구 관계도 좋아

졌죠 졸업을 하면서 약간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인. 

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 B, 2021.11.12.).”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상담실이라는 형식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을 
만나고 진정성 있게 그들과 상호작용을 이어갔다 학생 개인의 이야기를 들어주. 
며 공감하는 과정에서 공간의 제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연구참여자 는 기존 상담의 틀에서 벗어. D
나 그만의 상담을 이어갔다 특히 그가 근무했던 학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 
경험했던 학생들이 많았기에 그들이 학교 상담실에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다 보
니 상담실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래서 학생을 만나기 위해 교육복. 
지사와 협력하여 그의 집에 직접 방문도 하였다. 

이제 학교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괜히 어디 사설 가서 상담하다가 무슨 “
일 생기면 문제 생긴다고 해서 공적인 장소에서 상담하라는 거예요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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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 된다고 했지 그런 애들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상담 교사지 학. . 

교를 못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자퇴도 되어있는데 복지사한테 전. . 

화가 오더라고 복지사가 다 알거든 상담해주면 안 되겠냐고 연구참여자 , . (

D, 2021.11.16.),”

그는 학교에 근무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던 다문화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특히 외로움과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상황을 . . 
공감해주며 도움을 주기 위해 그들과 꾸준한 만남을 이어갔다 은퇴 후에는 그. 
들에 관한 관심이 그들의 가정까지 이어져 국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도와주고 있다 상담교사로 재직 시 가지고 있었. 
던 타인에 대한 철학이 국적 심사 과정의 철학으로 이어졌다 그의 청소년 시기. 
에 형성되었던 약자에 대한 마음이 이주민에게 투사되어 학생들의 자립 및 성
장을 위해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형성되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다“ . 

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적응이 어려워요 중략 그런데 그. ( ) 

런 애들이 위축되어서 드러내지도 않아요 속으로 끙끙 앓고 있고 학교. . 

에 있을 때도 관심 많았고 다문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 대해

서도 우리가 상담을 하면 가정도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다보니 이. 

제 이런 일도 하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심이 있어서 국적 심사 

일을 하게 되었죠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 

어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누가 코치를 좀 해주면 공부를 해서 . .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들은 외로움이나 쓸쓸함 이런 거를 극복해야하니. 

깐 다문화 사람들이 한국 와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략 상담 . ( ) 

교사로 있을 때랑 비전은 비슷하죠 이 일이 상담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 

상대로 해서 물어보며 도움을 주는 일이고 또 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요

연구참여자 ( D, 2021.11.23.).”

내담자와 공감을 위한 윤리 실천1.4. 

상담자는 타인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통해 성공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공적인 상담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는 . , 
않는다 그래서 상담윤리가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상담윤리는 어떠한 상담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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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고 적절한지에 대해 정의하고 합의한 공동의 규칙이다(Cottone & 
상담자에게 상담윤리 실천은 단지 규율이 아닌 내담자Tarvydas, 2007, p.500). 

의 심리적 안녕과 복지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책무이다 여러 학회와 연구자들. 
은 상담윤리 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14)을 내고 있다 그들은 공통으로 비밀보. 
장 여부 상담 참여를 위한 사전 동의 상담자의 역량 및 가치 등과 관련한 규, , 
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내담자의 복지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 
여기에 덧붙여 연구참여자 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 상담자가 지켜야 하A
는 윤리라고 하였다 그는 상담자로서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을 만나는 . 
것은 죄를 짓는 행동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그에게 상담자로서의 성장은 학생의 . 
복지를 향상할 방법뿐만 아니라 상담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길이다.

인터넷은 또 이제 한때 이제 돌아다니더라고요 저 선생님이 이제 정서“ . 

행동 특별검사를 이렇게 뭐 찬성한다고 그랬나 뭐랄까 내 직업에 대한 .. 

자긍심 이런 거를 세워야하는데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거든 안타까움( ). 

내가 전문자를 붙여서 가는 순간 일반 선생님들이 보면은 경계하지 뭔데 . 

그 전문을 붙여 일반 학교에서 갈등은 그런데서 오는 갈등이 있을 수 있. 

지 중략 상담사의 윤리잖아요 상담사가 본인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 ( ) . 

이 중요한 윤리이지 자기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최고의 윤리이지 그. . . . 

거 없이 아이들을 만났다 가는 거는 너무 죄짓는 거 있잖아 연구참여자 (

A, 2021.09.30.).” 

연구참여자 는 학교 상담실인 위 클래스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복지에 대 C
해서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모든 학생과 만나지 못하는 환경적 제약으. 
로 인해 불안을 경험하였다 이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학생들을 걱정하는 마음. 
과 강한 책임감으로 인해 야기되었다 전문상담교사로서 많은 학생에게 상담을 .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극심한 심리적 부담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상담교. 
사로서 타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윤리에 포함되지만 상담자를 위한 동, 
료 교사의 지지 및 수퍼비전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사람을 만날 때는 그 부분이 어려웠고 그 다음에 상담 교“

14) 오래된 전통을 가진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학교상담학회 그 외에도 강진령 은 여러 윤, (2009)
리 강령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내담학생의 복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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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너무 불안하더라고 왜냐하면 애들이 수백 명

이 있는데 걔들이 문제를 내가 그래도 대충 다 알잖아요 정서행동 특성 . 

검사에 그러면 몇 명이라는 거 아니까 틀 잠을 못 자겠다 얘를 가정에서 .

사고 칠까 봐 자살할까 봐 너무 불안하더라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그 . . 

학교에 명이 명 명이 명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600 600 500 500 

까 그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취약한 과정에서 또 주말에 무슨 일이 생겼

냐 술 먹는 아버지가 또 칼 들고 애 위협 안 하냐 엄마가 또 애한테 뭐라

고 긁어갖고 애가 그리고 사냐 이런 것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데 중략 위 센터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은 여러 명이 대응. ( ) 

하고 연구참여자 ( C, 2021. 1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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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성장에 이르는 과정2. :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에서 상담실이라는 분리된 공간에서 업무를 하므로 학교 
내의 적응과정이 필요하다 이숙인 전직한 전문상담교사들은 교과교사로( , 2022). 
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학교 내 적응에 쉽다 이숙인 박우란( , 2022; , 2013). 
하지만 그들이 교과교사라는 집단 속에 속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이질감과 고, 
립감을 경험한다 전문상담교사들은 학교 및 교육청 내에서 자신(Lortie, 1987). 
의 역할이 변함에 따라 경험하는 외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지도 
및 상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학교상담에서 상담교사는 학생에게 더 나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대를 추구한다 상담교사는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동료 상담교사. , , , 
지역사회 지원망 간의 교류를 통해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간다(Maxwell, 

송수정 이러한 관계는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으로부터 시작되며 공2009; , 2015). 
감으로 발전되어 연대를 이룬다 연대는 살아있는 상호성이며 (Honneth, 1992). 
생생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대화적 단계라고 칭해진다(Buber, 1964). 
연대는 개인 간의 경계를 없애기 보다는 공동의 실재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책
임감이 수반된다 연대 과정은 전문상담교사의 상호작용에서 타인과 동질성을 . 
갖기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이는 상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할 기회를 경험. 
하며 내담학생 개인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법이다.
그 외에도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위 센터 내 동료와 후배 전문상담교사는 학, 
생 상담이라는 공통적인 틀 안에서 상담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을 공유함으로 
서로의 성장을 돕고 있다 송수정 이(Maxwell, 2009; , 2015). 는 나와 타자 간 관
계의 통합을 이루게 하며 협력 관계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 . 
상호작용을 통해 동질성을 이룰 수 있는 관계로 발전되어 상호문화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문상담교사는 학부모와 상호작용 속에서 스트레스 및 소진
을 경험하지만 홍지영 이는 학교상담의 중요성을 알리며 학부모와 성장( , 2014), 
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전문상담교사는 연대를 통해 학교상담의 중요성. 
을 나타내며 인식의 변화를 이끈다. 
위 클래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핵심 역할이 여럿 있지만 그중 , 
내담자 보호와 학부모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조윤경 정지영 임은미 학( , 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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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학생과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 있으며 학생과 연대 속에서 공동으로 성
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학생과 밀접한 연계가 있는 타인과 만남. 
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연대를 넘어서 협력의 관계. 
로 발전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총체적이고 효율적인 상담에 이를 수 있다. 

 

학교 및 교육청과의 연대 2.1 

교직원과의 연대 2.1.1. 

위 프로젝트는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간의 밀접한 협력 구조를 통해 → →
학습 부적응을 경험하는 학생과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이
룰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교 적응력과 사회 . 
적응력을 향상해 학생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박정희( , 

현 학교 교육을 대변하는 위 프로젝트의 목적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의 역2009). 
할 변화가 요구된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관계있는 구성원들과 연대 형성은 상담을 위한 첫걸음
이 될 수 있다. 연구참여자 는 학교상담에서 전문상담교사의 철학 변화가 필B
요함을 주장하였다 상담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생의 문제를 개선해주기 위한 것. 
이 아니다 학교상담은 학생들의 인간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조력하는 역할이. 
다 학교상담은 학생의 인지 정서 행동 측면에서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 , ,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상담교사는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 외에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담 선생님들이 마인드라 할까 이런 “...
부분들을 좀 더 키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상담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 

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를 개선시켜주는 

그런 게 상담이 아닌 거죠 이제 상담 선생님들이 양성 과정에서 상담에 . 

대한 이론 전문적인 지식 기법을 많이 배워요 치료 중심의 문제 해결 , , . 

중심을 떠나 학교상담의 하나의 특성인 예방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 

사전에 예상해서 예방의 노력으로서 상담을 하거나 안 그러면 예방 프로

그램을 집단 프로그램으로 해서 집단 상담을 해야 하고요 아이들에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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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인 성장과 발달 하나의 변화를 교육을 통해서 조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상담이라고 할 때 상담을 이렇게 얘기하죠 전문적인 교육을 . 

받은 상담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의 생활 과정상의 문제를 해결

하고 나아가서 내담자의 인지 정서 행동 측면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인, , 

간적인 성장과 발달을 조업하는 활동이 상담이다 중략 한편에서 상담. ( ) 

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환경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육이 , 

이루어지는 장이라고 얘기하죠 시설이나 환경이나 그것과 관련된 하나의 . 

행정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같이 가져와야 되는데 연구참여자 . ( B, 

2021.11.12.).”

연구참여자 는 학교상담에서 행정과 재정의 지원을 분리할 수 없다고 하였B
다 학교상담은 전문상담교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행정 직원 다른 교사 학교장. , , 
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는 동료와 후배 전문상담교사에게 이러한 특수. 
성을 인지하여 상담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학교상담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상당히 이점을 “ ,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개인상담도 그렇지만은 아동 청소년을 생각할 때 .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려면 행정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 

들이 함께 같이 가야 되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마인드를 함께 좀 가졌으. 

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상담선생님들의 안목이라고 할까 인식.  

이라고 할까 중략 이것이 장기적으로 상담이 발전 될 수 있는 부분을 . ( ) 

가지지 않을까 연구참여자 ( B, 2021.11.12.).”

연구참여자 는 효율적이며 많은 학생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료 B
선생님과 협력 관계가 불가피함을 강조하였다 학교상담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 
예산을 간과할 수 없다 주어진 예산 속에서 학생들에게 효율적이며 질 높은 상. 
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생님과 협력 관계는 필연적이다. 

학교상담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공교육 활동으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공교육 활동을 제한하는 것 중 하나가 예산입니다 한정된 예. 

산이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상담 선생님이 일당백의 역할을 하려고 . 

한다면 효율적인 상담이 되어야 하거든요 똑같은 투입과 노력에 비해서 . 

산출의 효과가 높아지려면 학생의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려면, , 

효율적인 상담이 되어야 하거든요 연구참여자 ( B,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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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는 학교의 경영은 학교장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체제이다 보니 B
상담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학교장의 경영에 따라 학교 내 . 
생활지도 및 상담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담교사와 학교장 간의 교류는 
필연적이다.

학교장 책임 경영제라고 해서 학교장에게 학교경영에 대한 자율권을 주“
고 따라서 책무성을 강조하는 책임 경영제 쪽으로 가다 보니 이 학교장들

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또 여기에 따라서 이 상담 성생님의 그

런 학교에서의 복무라 할까요 연수의 부분이 달라져 버린 거죠 연구참여. (

자 B,2021.11.12.).”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관리자를 만날 때 소
진을 경험한다 박근영 임은미 그만큼 관리자로부터 전문상담교사로 인정( · , 2014). 
받기 위한 여러 수고가 예상된다 소진은 사람들 자체의 문제로부터 유발되는 . 
것이 아닌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의 문제다(Maslach & Letter, 

현실에서 경험하는 불공평에 대한 의미 직장 내 상사나 동료들과 갈등1997). , , 
조직에서 요구하는 것과 자신의 가치관 간에 초래되는 갈등이 소진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역량을 향상하거나 학부모 상담 및 교육. 
을 통해서 상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교사와 원. C
활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교사 관계에 편견을 없앴고 어떠한 생각에도 치우, 
침 없이 대하였다. 

“...제가 좀 사고에 치우침이 없잖아요 공평하게 대화하고 있으니깐 그 . 

사람들 사이에 내가 인기 있었나봐 연구참여자 ( C, 2021.10.27.).”

연구참여자 는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정체성과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의 역C
량 개발에 힘썼다 그것은 학생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다.

학교 선생님한테도 이 아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를 이유를 추정해“
서 이야기해야 되요 예시를 잘 들고 설명을 해드리면 이분들은 다른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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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보고 이분이 실력이 있구나 이분한테는 믿고 맡겨도 되겠다 그러면 , , . 

누가 얘기해도 상담교사가 너무 필요하다 일단 선생님들이 아이를 미워. 

하는 이유는 이해 못했었거든요 그 아이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그 다음 . , 

행동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상담교사의 역량으로서 제가 많이 했죠 연. (

구참여자 C, 2021.10.27.).”

연구참여자 는 학교상담에 대해 수동적인 사고를 하는 학교장에게 상담의 C
필요성을 알렸다 학부모 상담 및 학부모 교육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생이 . 
진정으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상담 프. 
로그램 개발에 힘썼으며 학생 개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해소해주기 위해 총체
적인 측면에서 노력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동료 교사들은 그의 노력을 인정하. 
였으며 전문상담교사로서 존중하였다 학교장은 이러한 상담교사의 노력을 통하. 
여 학교상담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그건 이제 본인이 그걸 찾으셔야 되요 자기의 역량을 나타내고 학교 “ . 

교장이나 교감이 상담교사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구나를 알아야 하는데 

이분들 상담이 너무 전통적이어서 오면 수동적으로 받아서 그래 얻더니 

졌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프로그램 되게 많이 해요 문제. . 

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부모 교육하고 그 다. . 

음에 아이가 학급에서 문제 일으킬 때 이게 애들이 학교에서 상담 안 하

는 이유는 얘기하면 학교에 그대로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알려지지 않는 . 

범위에서 애를 이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죠 선생님한테 이런 면이 있다. 

고 이야기하고요 이래서 이 아이가 이런 문제 행동을 해요 이걸 굉장히 . . 

잘 해명을 해드리면 상담교사를 보는 게 달라져요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 

상담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연구참여자 ( C, 2021.10.27.).”

연구참여자 는 학교상담 메뉴얼에 전문상담교사의 직무가 명시되어있지 않B
고 상세화되어 있지 않음을 안타까워하였다 그가 보기에는 학교상담교사의 직. 
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왜냐하면 학교장( , 2016). , 
이 전문상담교사의 직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전문상담교사들이 교사와 상담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 
업무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그 결과 교육행정가의 재량에 따라 다르고 학교 
별로도 다른 업무를 감당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박근영 임은미 손혜진(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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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으로부터 전문상담교사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시험에 대한 감독2010). . 
교문 지도 등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업무 분담이 모호하다 보니 전문상담. 
교사와 학교장 간의 업무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갈등은 . 
전문상담교사 관련 연구들에서 핵심 주제이며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영아( ·
손은령 김정숙 유금란, 2015; · , 2010).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선생님들께서 계속 요청하는 게 “
미국의 처럼 국가 표준의 상담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상담교사가 해ASCA . 

야 될 일 그리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착착착 나와 있어요 이 . 

국가 표준을 바탕으로 해서 시도교육청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학교상황에 

맞게 단위학교의 학교상담메뉴얼을 딱 만들었으니깐 우리나라는 그것까. 

지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국가치원에서도 지금 상담 교사와 관련해서 . 

표준 직무인 매뉴얼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하나의 형식적이라. 

는 큰 테두리 속에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직무가 명시화되어 있지 않고 

상세화되어 있지 않으니깐 그래서 학교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상담선생님들이 어떤 학교장. 

을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담선생님의 상황이 달라지고 상담선생님은 . 

학교상담과 관련해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업무도 있지만 간접적

인 업무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로 들면 무엇을 시키냐면 교문 지도가 있. 

어요 시험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 

랬을 때 학교에서는 상담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의 일환이기 때문에 아이

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교문 지도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 .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예요 연구참여자 ( B, 2021.10.16.).”

연구참여자 는 신규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교육을 자처하였으며 학교 및 교D
육청 기관 내에서 상하관계의 소통 경험 등을 이야기하며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때로는 상담교사보다 담임교사 학교장이 상담 과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을 강조하였다 그는 상담교사가 서비스맨 역할이라고 제시하면서 조력자 역할. 
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나한테 신규 교사 교육을 좀 시켜 달라 상담 교사는 그럼 내가 꼭 시켰

어요 하여튼 그 대신 내가 하는 거는 내 답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했. . 

다 중략 예를 들어서 뭐 혼자 그냥 문 딱 닫아놓고 상담한다고 그렇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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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마라 담임들하고 굉장히 협조해야 되고 학부형하고 같이 협조해야 . 

되고 상담 서비스 면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 

삼박자가 맞아서 담임한테 협조를 안 하고 내가 혼자 뭐 하겠다는 것은 . 

안 된다 내가 부족한 거는 담임 항상 소통을 하면서 같이 담임을 활용하. 

고 같이 잘 활용하고 학부형을 잘 활용해서 중간 역할을 잘해라 때에 따

라서는 관리자 그래서 내가 상담할 때도 어떤 때 전화가 안 되면 교장한

테 직접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 한 말씀만 해주시오 해. 

가지고 미리 얘기를 하죠 내가 교장한테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의 지. 

위가 있습니다 얘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전문. .( ) 

상담교사의 역할은 학부모와의 교사 간의 중재활동이라고 생각해요 학생. 

의 스트레스를 낮춰주면서 서비스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교육청에. 

서의 연수라든지 전문상담교사협의회에서 늘 강조했던 부분인데 전문상, . 

담교사는 조력사로서의 역할이 중요하죠 연구참여자 ( D, 2021.11.23.).” 

연구참여자 는 상담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A
장하였다 상담이라는 것은 전문상담교사의 역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 
담임교사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강조해야 한다고 하였다 학생과 관계 속. 
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상담교사. B
는 선생님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학생 개인 및 집단 상담의 효율성을 높일 
기회를 경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학급에서 변화하는 거지 상담실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상담실에“ . . 

서는 이 아이가 학급에서 약간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이 아. 

이 문제가 여기에서 변화되는 게 아니죠 이 아이가 많이 변화되었더라도 . 

상담 선생님이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학급에서 담임선생님이나 일반교사나 

학급 아이들이 변화한 거지 내가 변화시켰다고 하는 순간 상담실의 문 . 

닫는다 어떤 선생님이 상담실에 학생을 보내겠느냐 일반 선생님들의 자. . 

존심이 굉장히 강하여서 내 아이를 상담실에 보내는 것이 자존심에 용납

이 안 될 수 있어 연구참여자 ( A, 2021.09.30.).”

제가 하나의 수퍼바이저로서 이야기한다면 한정된 시간과 노력 투입보“
다 선생님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면 그러면 학생의 개인상담 및 집단 상담. 

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 B, 2021.11.12.).”

연구참여자 는 교육청에 있었던 기존 상담자들과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했다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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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전부터 상담했던 계약직 조직이었다 갑자기 . 
배치된 전문상담교사가 그들의 상사로 올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업무를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는 . , B
갈등의 가능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그들의 상담에 대한 . B
자부심 키워온 전문성을 존중해주며 그들과 소통에 집중하였다, .

기존에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계약직이었던 상담사들이 계셨습니다 이 “ . 

사람들은 대학에서 적어도 석사 박사까지 진행 중에 계신 분들이 계셨어, 

요 그런데 전문상담교사가 들어가니깐 자기들은 석사 박사까지 한 사람. , 

인데 상담교사들은 학교에서 교사하다가 시험 용케 봐서 합격해서 오고하

니깐 상담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정식 . 

전문상담교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장이라는 행정에서의 지위를 가지. 

고 있으니 약간의 마찰과 같은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처음. ( ) 

에는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어울리면서 서로 다가갈 수 

있도록 같이 상황을 만들며 가니 내가 그 사람에게 가졌던 선입견이나 편

견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들의 상담에 대한 자부심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 , 

죠 연구참여자 ( B, 2021.10.16.).”

학부모와의 연대2.1.2 

학생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공감하며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류가 
필연적이다 학생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학부모와 .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참여자 는 학생에 대한 개인상담을 위해 부. C
모 가족과의 상담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상담뿐만 아니라 , . 
그들의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 
구참여자 는 학부모 교육 및 가족 상담을 통해 그들의 상담에 관한 관심까지 B
이끌었다 자녀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넘어서 상담을 공부함으로써 그들의 삶 . 
속에서의 변화까지 이르게 하였다.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그게 뭐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의 능“ , . 

력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 주변 가족 그를 위해서 갖고 상담 그 다음 부모 

역할 교육 부모 교육 이런 것이 잘 될 때 애들이 자기 내의 최대한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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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나타내서 학습을 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 C, 2021.11.03.).”

이제 이 부모로서 이 역할을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좀 공부를 해야 되“
는데 상담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부모교육을 좀 더 전문적. 

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 . 

부분들이 이제 좀 깊이 들리고 또 학부모들이 대부분 수준이 과거보다 높

지 않습니까 연구참여자 ( B, 2021.11.12.).”

연구참여자 는 학부모가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B
환경에 있다고 생각한다 학부모는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 
있다.

아이들 문제에는 학부모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체계이기 “...
때문에 학부모하고 하나의 아이를 변화시키려면 학부모를 변화시키는 학

부모 상담이나 학부모 교육들이 중요하여 주안점을 많이 둔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한 상담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학부모 상담이에요 연구참(

여자 B, 2021.11.12.).”

연구참여자 는 보호자 교류와 지지를 이루며 내담학생과 상담을 진행하였D
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상담교사가 홀로 상담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그래서 그는 내담학생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호자와 교류하여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기억나는 학생이요 중략 학생인데 웨이터해서 돈 벌고 고모네 집에 “ ? ( ) 

얹혀 있고 부모가 없는 학생이었는데 중략 조금 늦게 들어와도 어쨌든 ( ) 

학교에만 와라 내가 결석을 안 잡을 테니깐 고모가 그래도 조금 적극적. 

으로 했어요 어쨌든 학교 보내려고 하고 왜냐하면 밤에 그 큰 나이트클. 

럽에서 일을 하니까 밤늦게 자니깐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 

이제 좀 늦게 들어오고 학교로 오고 전화하면 그때 출발하려도 하고 졸. 

업하고 찾아와서 고맙다고 했죠 연구참여자 ( D, 2021.11.16.).”

학부모 교류가 상담 과정의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학부모로부터 협조를 구하
기가 쉽지는 않다 연구참여자 는 학부모의 협조가 상담 초기에서 원활히 이. C
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교사와 학부모 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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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벽이 존재했다. 

학부모 상담 처음 만나는 내담자는 어려움이 다 있지만 상담교사로서“( ) 

는 그렇게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이분들이 협조를 안 할 때 교육

을 좀 받으시라고 상담을 오셔라 할 때 잘 안하고 잘 안 받잖아요 연구참(

여자 C, 2021.11.03.).”

전문상담교사와 학부모 간의 심리적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이 요구되었다 연. 
구참여자 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실천하였다 학부B . 
모 상담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속 고민에 대해 공감해줌에 따라 학부모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내며 합리적으로 자신에 대해 지각하게 된다 학생. 
의 심리적 어려움은 가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에 가족 배경 등 총체적인 관
점에서 다루어졌다 연구참여자 는 학부모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필요에 대해 . C
이해를 하며 공감해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상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주
는 길이라고 하였다.

학부모와 상담을 하다보면 학부모도 아이의 문제로 말미암아 남편한테 “
그리고 아이한테 학교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 

부모를 위로해주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가슴 속에 있는 어느 누구한. 

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자기 나름의 서러움이 있죠 중략 제가 그런 . ( ) 

부분들을 공감해주고 하면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속을 많이 틉니다 터는 . 

가운데 응어리진 스트레스로 많이 울죠 중략 이 아이가 잘못한 거 처. ( ) 

음에는 아이가 나빠서 이렇다 하지만은 뒤에 들어가면 공감받고 위로받

고 중략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학부모의 내가 아이를 잘못 양. ( ) 

육해서 내 탓이 더 큽니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죠 대다수의 학부모들. . 

이 자기 일에 대해서 속마음을 드러내면서 또 합리적으로 자기가 자각하

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아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공감해주고 했던 것 . 

같아요 연구참여자 ( B, 2021.11.12.).”

부모상담할 때 이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할까 그걸 알아내서 공감해주“( ) 

고 경청해주고 그 다음에 상담에 올 수 있도록 유인해서 그거를 해결해주

고 개선하게 도와주는 거 연구참여자 ( C,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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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와의 연대2.2. 

연구참여자 는 전국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여건과 환경이 매우 열악B
하다고 느꼈다 상담 전문성 함양을 위해 상담교사 자체 내 조직의 필요성이 확. 
산되어서 그는 한국전문상담교사협의회를 조직하였다 본 협의회를 통해 교육, . 
부 및 교육청과 교류를 이어갔다 그는 전문상담교사협의회의 회장에 임하면서 . 
전문상담교사 조직의 결속이 잘 안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담교사들은 학교 . 
현장에서 자신의 마음을 개방하지 못하며 전전긍긍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
다 특히 그들은 근무조건 후생 승진 인사 등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 , , , 
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었다.

전문상담교사협의회하면서 초창기에 회장을 하고 그러면서 느낀 게 상“ , 

담교사선생님들의 조직의 결속이 잘 안 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한계를 . 

많이 느꼈죠 상담교사선생님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당장 힘들고 학교 .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상담교사가 열심히 한 만큼 학교에서 또 알아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 . 

무조건 후생 승진 인사를 왜 못해주는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힘, , , 

든 점들이 있더라고요 연구참여자 ( B, 2021.11.12.).”

연구참여자 는 학교장의 경영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의견D
에 수용하며 협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학교장의 경. , 
영이 꼭 정답이 아닐지라도 그들과의 협조는 더 나은 상담을 제공하는 방법일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여 연대의 . 
끈을 이어가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런 역할을 나는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 

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상담 선생님들은 문 딱 잠가놓고 상담실에서 내가 

상담하면 다 된다고 앉아 있어 그 안 된다 이런 거 오픈 마인드를 가져. . 

라 이거지 소통하면서 다 그렇다고 내가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중. . . (

략 네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 . 

기가 그러면 내가 밑에서 일하는 사람 매니지먼트 지시를 받는 사람인데 

본인이 매니지먼트를 그렇게 경영을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

는데 분명한 거는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경영하면 안 . 



- 173 -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근데 그거를 내가 고칠 수는 없잖아. 

요 따라줘야지 협조하죠 연구참여자 . . ( D, 2021.11.23.).” 

연구참여자 는 전문상담교사로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불안감을 경험C
하였다 교육청 내에 설치되어있는 위 센터 같은 경우 상담 과정 중 위기 상황. 
에 대응할 수 있는 동료 상담자들이 있지만 단위학교 내에 설치되어있는 학교 , 
상담실인 위 클래스는 그렇지 않다 그러기에 상담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동료 교사와 학부모 등과 연대 형성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 같은 데는 그래도 적어도 명의 전문상담사들이 “ 10

있으니까 공동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연구참여자 ( C, 2021.11.03.).”

연구참여자들은 세대 전문상담교사로서 후배 전문상담교사의 교육관에 대해 1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들은 생활지도의 변화를 기대하며 상담에 대한 인식을 바. 
꾸고자 노력했었기에 그 열정이 후배 교사에게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연구참여. 
자 는 동료와 후배 전문상담교사에게 협력 관계 형성의 아쉬움을 드러냈다C . 
상담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정체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사
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 정치적인 집단으로 비치고 있었다. 

지금 전문상담교사들은 보니깐 우리 초창기 멤버들보다 너무 좀 안 “... 
좋아하고 정치적이 되었다고 해야 하나 상담교사 권익이 왜 이것밖에 안 . 

되냐 이런데 너무 좀 관심이 있고 왜 그럴까요 이게 집단이기주의로 좀 .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를 좀 인정 안 해주고 . 

하다 보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뭉쳐야겠다 이게 되게 정체 세력화 집단 . 

세력화가 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 C, 2021.11.03.).”

의외로 학교에서는 교과 교사 아니면 뒤로 밀리거든요 연구참여자 “ ( C, 

2021.11.03.).”

연구참여자 는 특히 후배 전문상담교사들이 안정된 진로를 위해서 교사를 D
선택한다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였다 전문상담교사 세대라고 칭할 수 있는 . 1
이들은 생활지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기에 후배 전문상담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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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고 선배 전문상담교사들의 정신이 후배에게 이어지기, 
를 바라고 있다.

지금의 전문상담교사들하고 그 당시에 했던 분들하고 봤을 때 차이가 “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좋은 안정된 직업에 속하여 전문상담교사들이 진. 

로를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우리 옛날 전문상담교사들의 특징은 그 학. 

생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렇게 생활지도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 D, 2021.10.30.).”

연구참여자 는 전문상담교사의 숫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과목을 C
교수하는 교사들에 비해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상황에 주목했다 그들은 주. 
요 업무인 상담 외에 다른 업무들로 가중되어 있고 공간이 분리되어있다 보니 
혼란과 고립감을 경험하였다 학교상담의 비중이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주목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 상대적으로 수가 이렇게 많아졌는데도 “ . 

우리는 중요 과목 교사에 비해서 집중을 못 받는 다라는 약간 그런 의식

이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깐 잡무를 자꾸 주고 공간도 따로 뚝 

떨어져 있으니깐 연구참여자 ( C, 2021.10.27.).”

지역사회 지원망과의 연대2.3. 

연구참여자 는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와 교류를 이어가면서 그들의 상담에 B
대한 자문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고자 하며 심지어 . 
학부모 상담 자원봉사자 활동에 열의를 보였다 실제로 이러한 계기로 교육대학. 
원에 입학하여 상담심리를 전문적으로 배웠다 연구참여자 는 학부모들이 상. B
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며 연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학부모 상담으로부터 회복이 되면 학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
다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상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혹은 . . 

부모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학부모 상담 자원봉사자가 . ‘S’
시 같은 경우에 있어 년에 한 번씩 학부모 상담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1

다 모집 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일하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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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 제가 강사로 가서 학부모 분들과 만나서 교류도 하고 그 중 학부모, 

께서 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과정에 들어와서 수업을 받고 이‘J’ . 

게 무슨 인연인가요 학부모하고 그런 하나의 관계랄까 제가 교육청에 있. 

을 때 그런 걸 잘 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 B, 2021.11.12.).”

연구참여자 는 은퇴 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에서 근무하면서 전문상C ‘C’
담교사 재직 시의 경험을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수퍼비전을 지속하였다 그는 . 
상담 전문가이며 행정가로 사회복지사들에게 강의를 통해 상담 경험 지식 공유 , 
등을 하며 자문 역할을 하였다.

수퍼바이징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거 요청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 . 

이쪽 부근 지역에 그 복지사들 대상으로 수퍼바이징하고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연구참여자 ( C, 2021.11.03.).”

교육 기관과의 연대2.4. 

연구참여자 는 미국의 대학교 학교상담 전공에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참B ‘S’ 
여하였다 석 박사과정 상담 강의 프로그램 및 트라우마 연구센터 정례회의에 . ·
참여하였다 상담자들이 모여 실제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수퍼비전 . 
과정을 보며 미국의 실용적인 교육을 경험하였다 그는 미국 유학 시절에 경험. 
한 실용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한국의 생활지도 및 상담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실제 상담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대처 능력과 같은 실제 .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향성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매주 목요일에 수퍼바이저가 왔어 뭘 하느냐 하니깐 학생 명을 한 조“ . 4

로 해서 수퍼비전을 하는 거지 내가 참관을 했어 어떻게 하나 보고 싶어. 

서 선생님인분도 있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민간 기관에서 상담하. 

는 사람들도 있고 이분들이 학교상담하다가 아이들하고 녹화를 하지 않. 

습니까 그걸 들으면서 코멘트를 하는 거야 상담에 있어 어떤 점이 아주 ? . 

잘 됐고 보완을 어디서 해야 할지 느낌을 나누면서 그런 다음에 수퍼바이

저가 전반적으로 처방을 해주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세 시간씩하고 .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세 시간 또 현장에 나가는 거야 이런 거 보니. 

깐 미국은 실용적인 나라고 미국에서의 이런 가르침이라고 할까 가르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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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헛된 부분이 참 적다고 생각했지 미국 교육으로부터의 영향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론에 그쳐서는 안 된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 .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쉽게 생각하면 . 

안 돼요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이랄까요 과거에는 어떤 하나의 이론이 있. ? 

다고 하면은 이론에 대한 설명에 그쳤지만 이제는 이런 이론이 있다면 이

것이 현장에서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중략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현장 적합( ) 

성이라고 할까 적용이 되어야 하고 연구참여자 ( B,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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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상담을 위한 공동체와 연계 과정3. : 

학교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상담 및 생활지도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학. 
교상담이 다른 청소년 상담과 비교했을 때 총체적인 영역에서 학생의 성장을 
이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상담 역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상담을 전담하는 전문상담교사가 학교 및 교육청에 배치되면서 경험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이해와 학교상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순임( ·
박주영 김선영 최정아 이혜은 일반교사들을 위한 교과별 교, 2017; , 2018; · , 2018). 
육과정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 그들의 역할과 직무에 대해 범주화가 되어있으나, 
전문상담교사에게는 그들의 역할과 직무를 제시한 법령이나 규정이 없다 보니 
역할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남순임 박주영 그렇더라도 전문상담교( · , 2017). 
사는 직무의 혼잡성 상담교사에 대한 인식 환경의 열악함 등으로부터 갈등을 , , 
겪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자 협력을 위해 노력하였다 전문상담교사는 교육청 및 . 
학교 관계자 학부모 지역사회 지원망과 연대로 발전하여 학생 개인상담을 위, , 
한 협력구조를 이어간다 이숙인 학교상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문( , 2022). 
상담교사로서 전문성을 함양하여 인정받고자 하였다 박우란 전문상담교( , 2013). 
사는 이러한 혼란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하였다 정체성을 . 
명확히 하게 위해서 수퍼비전 훈련 교육 등 여러 직무에서 전문성 강화가 중요, 
하다. 
또한 위 프로젝트의 기본 취지같이 지역사회 지원망과 협력 역량도 핵심 역, 
할을 한다 협력은 사전적 의미로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 국립국어원 으. ‘ ’( , 2022c)
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돕는 모습을 의미한다 학교 상담현장에. 
서 협력은 내담학생에게 효율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집단의 지원구조 
및 지원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년 월 위 프로젝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세 가지 안전망 속2008 10
에서 상담이 이루어졌다 학교상담의 주축인 위 프로젝트 중 학교 상담실을 칭. 
하는 위 클래스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학생의 부적응을 조기 발
견하여 예방하고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위 프로젝트 하지만 이는 ( , 2022). , 
학생의 학교 내 적응을 돕기 위해 상담교사 혼자 인력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상담교사는 학교라는 체제 속에서 상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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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여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강진령 학교라는 틀 속에서 학생에 대( , 2015). 
한 다양한 측면의 자료를 받을 수 있어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학교상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협력3.1.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한 후 교육청에 첫 배치되면서 그들은 전문상담교사에 , 
대한 인식 및 직무의 혼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 
명시되어있는 메뉴얼이 없다 보니 교육청 내 담당자의 권한으로 직무가 다르게 
주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 현장에서 교육청 관계자와 협력 과정에서 소통이 . 
쉽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는 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로 배치되었지만 상사들이 . A , 
상담교사의 직무에 대해 무지하여 혼란을 경험하였다. 

교육청에서도 전문상담교사가 갔는데 왜 이 사람들이 여기 배치되었는“
지 아는 사람도 없어 몰라 그냥 아유 공간 좁은데 사람만 들어가고 복잡. 

해졌는데 이 정도야 연구참여자 ( A, 2021.09.30.).”

연구참여자 는 교육청에 첫 전문상담교사로 배치되면서 기존 집단과 갈등을 D
경험하였다 전문상담교사로서 기대했던 직무와 달리 다른 업무가 주어짐에 따. 
라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같이 임명된 전문상담교사 동료들과 의견이 맞지 않. 
아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그의 주장을 앞세웠지만 상사. , 
와 소통에서 갈등을 경험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은 교과교사로서의 경력과 . 
연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으로 첫 발령 당시 관료적이며 폐쇄적인 , 
분위기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말도 못해 교육청 가니깐 내가 그걸 다 해치고 다 싸우려면 얼마나 힘“
들었겠어요 그러니깐 교육청에 장학사들 잔뜩 있는데 막 쫑도 주고 막 . 

그러더라고 교육부에서 돈 내가지고 말이야 전부 상담을 위해서 상담하. 

라고 뽑아내니깐 그런 일시키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말이지 그런데 다. . 

른 두 사람은 동향 사람이라 말을 못하더라고 나 혼자만 막 상담교사로. 

서 오게 됐는데 왜 상담을 안 시키냐 그렇게 따졌지 나 혼자만 미친 듯. 

이 했어 그러니깐 욕도 뒤지게 얻어먹고 그러니까 교육부 행정국장이 . . 

그러더라고 왜 당신은 맨날 그렇게 불만이 많고 적당히 있다가 내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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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가면 되지 왜 일을 안 하려고 하냐고 나 상담일 해야 한다 연구참. (

여자 D, 2021.11.16.).”

이분들이 학교로 발령받은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으로 발령받다보니깐 “
학교와는 달리 상당히 관료적이에요 행정 조직적이고 그러면서도 위계라. 

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장서부터 장학관 장학사 탁탁탁 서열이 있어요? . 

중략 그런데 이 장학 조직이라는 게 더 관료적인 거고 폐쇄적인 면이 ( ) 

있어서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야 지금은 학교 및 위 . 

클래스의 여건 환경이 참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야 연구참, (

여자 B, 2021.10.16.).”

연구참여자 는 전문상담교사 동기인 다른 전직한 전문상담교사가 전직 동인A
으로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에 대한 열정보다 사립학교에서 공립으로 전환할 
기회로 전직하였다고 전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그들이 상담에 대한 열의로 전. A
직하기보다는 다른 이유로 전직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였다.15) 

부정적인 게 목적이 불순할 수도 있었던 거지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립“ . 

에 비해서 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걸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어 연구참여자 ( A, 2021.09.30.).”

전문상담교사로서 학교 내 관계자와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상담실을 . 
홍보할 기회뿐만 아니라 특히 학교장과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상담
을 제공할 수 있다 학교장을 통해 상담에 대한 업무 지원이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이다 연구참여자 는 학교 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중요시했다 특히 학교. B . 
장과 관계가 원활히 형성되어야 학생들에게 더 좋은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는 학교 내에서도 교사 외에도 행정 직원과 친목 형성을 위해 노. 
력하였다 학생 개개인의 행복은 상담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관계자와 협력. 
을 통해 이루어졌다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 
원활한 협력 관계가 필연적이다.

15) 한겨레 전문성 없는 상담 은 일방적 설교 일 뿐 이라는 기사는 교사 경력이 많은 교 (2012). < ‘ ’ ‘ ’ >
사가 교과 수업에 부담을 느껴 주간의 교육을 통해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하고 있는 현황에 대6
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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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전문상담교사 선생님들과는 달리 저는 학교의 네트워크를 참 “...
중시해요 상담자가 아무리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가지. 

고 있는 자원을 학교상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

이라고 할까 그리고 이제 선생님 자원 그리고 한편에서 보면 하나의 예. 

산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 쪽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교장하. 

고 하나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학교상담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중략 많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집단 상담을 더 활용해야겠. ( ) 

다 그러면은 상담실 관련해서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 

까 교육청에서 예산도 많이 짜서 올리지만은 행정실에 있는 직원들하고. 

도 참 친했어요 연구참여자 ( B, 2021.10.16.).”

연구참여자 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행정실에 찾아가 행정 직원들과 교B
류를 하며 상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위 클래스 상담실에 대해서도 홍보하였, 
다 그는 학급의 보강시간에 참석하여 상담실에 대해 홍보를 하며 학생들이 부. 
담 없이 상담실에 올 수 있도록 장을 열었다.

저는 행정실 가서 인사도 같이 하고 행정실장과도 커피도 마시고 다른 “
직원 분들과도 같이 교류하다보면 이분들도 또 이제 관심을 가져요 제가 . 

가면은 자꾸 위 클래스에 대해서 홍보하니깐 선생님들이 갖는 보강시간. 

이 있으면 그 학급에 들어가면 상담센터 홍보 좀 하고 아이들한테 상담센

터를 소개하면서 연구참여자 ( B, 2021.10.16.).”

전문상담교사가 홀로 상담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학교장과 
협력은 학생의 상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영향력이 . 
때로는 상담교사보다 강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상담 효과도 증대된다 학교장 . 
협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의사의 협조도 학생에게 더욱 효과 있는 상담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교장한테 한 마디 한 마디 들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 

렇죠 선생님 내가 얘를 데리고 올 테니까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얘기 좀 . 

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교장선생님을 내가 활용하는 거든요. . 

다양한 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 아이에 대한 심리. 

적인 파악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얘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고 심리 . 

상태가 어떻다는 거는 우울 불안이 얼마고 스트레스가 얼마고 이런 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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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략 그러면 상담교사는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혼자 할 . ( ) 

수 있는 다 활용을 해라 이거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활성화할 수 있는 . 

건 다 해라 이거지 심지어는 이제 약까지도 필요하면 약 먹여야 되잖아. 

요 그죠 어쩔 수 없을 때는 네 모든 걸 활용해서 그 역할을 상담 교사가 . 

지고 가야 된다 연구참여자 ( D, 2021.11.23.).”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협력3.2. 

연구참여자 는 전문상담교사협의회 임원으로서 동료 전문상담교사가 지속해B
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는 또한 자문 역할을 하였. 
다 동료 교사와 연대 관계를 넘어 의견을 대변하여 도움을 주는 협력 관계로 . 
발전시켰다 그는 지속해서 의견을 대변하여 목소리를 냈지만 큰 변화가 없었기. 
에 한계를 경험하였다.

제가 회장이다 보니 전국에 선생님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불만이 많이 “
나와서 조직을 만들었죠 교육부나 다른 쪽에 개선을 위해서 그것에 대해 . 

협의도 하고 그랬어요 중략 지금도 가끔 상담교사협의회에서 연락이 . ( ) 

와요 전화로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며 나는 자문의 역할을 하는데. , 2005

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나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진정을 넣고 개선을 요구하. 

는 사항에는 큰 변화가 없죠 선생님들이 처해있는 지역적인 여건들이라. 

고 할까요 연구참여자 ( B, 2021.10.16.).”

그는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로상담에 대한 
무료 연수를 교육부에 요청하였으며 시 도 교육청을 통해 연수를 받았다· .

교육부에서 상담 선생님을 위한 진로에 대한 연수도 만들고 선생님들이 “
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료 연수를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다룰 수 있도록 . 

제가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 B, 2021.10.16.).”

연구참여자 는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과 직무의 차별성 여건과 처우의 불평등B , 
과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상담교사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그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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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전문상담교사협의회에서 임원직에서 사퇴하였다 그는 교육부나 교육. 
청의 제도에 대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모든 의견을 대변하여 , 
갈등을 키우는 것이 전문상담교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였
다 연구참여자 는 동료 전문상담교사의 모든 의견을 대변하여 교육부나 교육. B
청과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중재의 역할을 하였다 그는 위 프로젝트 초기에 교. 
육부와 함께 학교 상담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을 하였다 상담실에 필요. 
한 기자재 등을 목록화하여 교육부에 요청하였다 그는 동료 전문상담교사로부. 
터 의견을 여쭈어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였다.

직무서부터 일하는 여건 환경서부터 교육청에서 상담교사를 보는 태도“ , 

나 자세서부터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트러블이 크게 나타난 게 지‘J’ 
역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주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죠 전문상담. . 

교사 조직을 만들어놓고 뭐 하냐 말이야 이 지역의 열악한 부분에 대해. 

서 아무도 대변을 안 해주냐 그런데 협의회라는 조직이 그렇게 대변을 . 

강하게 이야기 하는 단체가 아니거든 대변을 왜 안하냐고 그랬지만 저. , 

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보다는 설득하고 합해서 파워를 키우

는 게 마치 어떤 투쟁에 강하게 맞서기 보다는 교육부나 다른 교육청에 , 

맞서 스트라이크를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상담을 정착하는 과

정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제 상담 교사 이런 모임에서는 내가 하. 

면 안 되겠다 너무 지친 거죠 전문상담교사로서 같이 힘을 합치고 같이 . . 

어렵게 하나의 둥지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래를 더 생각해야하고 학, . 

교상담이라는 부분에서도 멀리 보면서 하나씩 차곡차곡 얻을 수 있는 건 

없고 내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이 상담 협상 일을 그만둔 거지 중략 현장에서 있는 . . ( ) 

학교상담의 여건이나 현실 보완해야 할 시설 환경 등에 대한 의견이 꼭 

필요한 거 에요 그래서 상담실이 갖춰야 되는 부분을 교육부에서 여쭤본 . 

거죠 제가 전국에 있는 상담교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깐 교육부에. . 

서 상담실을 하나 꾸미는 데 필요한 기자재 그리고 들어가는 대강의 비용

에 대해 요청이 왔었죠 제가 부탁하면 그때는 참 협력이 잘 됐어요 연구. (

참여자 B, 2021.10.16.).”

연구참여자 는 전문상담교사 세대 관점에서 후배 전문상담교사들을 바라보C 1
았을 때 교사관이 변화함을 느꼈다 연구참여자 는 후배 전문상담교사들이 자. C
신의 권익에 집중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들이 주요교과 교사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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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집중을 못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의식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지금 전문상담교사들은 우리 초창기 멤버들보다 너무 정치적이 됐다고 “ 
해야 하나 상담교사 권익이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데 너무 좀 관심. . 

이 있고 왜 그럴까요 이게 집단 이기주의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 . 

면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를 좀 인정 안 해주고 하다 보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뭉쳐야겠다 이러면서 좀 정치세력화가 된 것 같아요 중략 많. . ( ) 

아졌는데도 이분들은 중요과목 교사에 비해서 집중을 못 받는 다라는 약

간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 C, 2021.11.03.).”

연구참여자 는 후배 전문상담교사들이 본인이 겪었던 유사한 어려움을 겪지 D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수를 통해 그들에게 자신의 교사생활 경험을 이야기
해줬다. 

내가 상담하라고 왔는데 지금 다른 일시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 . 

매해 년마다 이제 나오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신규교사들 오면 나한테 교

육을 시켜달라고 했죠 신규 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상담하려. . 

고 상담교사로 왔는데 다름 일 시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 

해 신규교사들이 오면 나한테 교육시켜달라고 말하죠 이런 점을 알아라. 

연구참여자 ( D, 2021.11.16.).”

학생 개인상담 및 생활지도 제도의 개선을 위한 협력 3.3 

연구참여자 의 저서인 한국의 전문상담교사제도 의 머리말을 인용하자면 B < >
이와 같다 대학원의 석 박사과정에서 교육행정을 공부하는 중에 학교 교육 개. “ ·
혁방안으로써 학교 컨설팅 일환인 학교상담 활동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됨 그는 학교 교과교사로 근무한 시절에 교원 정책 대학 입시 등 여러 면에서 ” ,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제에 대, 
한 해답을 생활지도 특히 학교상담에서 찾았다 그는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무엇, . 
보다도 학생 상담에 교육행정을 접목해서 상담 효율성을 증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었다 학교상담은 일반상담과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실감했다 그의 인용에 . . 
따르면 교과교사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입시제도 및 생활지도의 개혁을 위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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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방법으로 상담을 강조하였다. 

제가 한국의 전문상담교사제도라고 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학교“ 2007 . 

상담에 대한 책은 읽지만 학교상담에서 미해결된 부분들 반성해야 할 부, 

분들에 대해서 책을 쓴 거예요 여력이 된다면 이쪽으로 한번 완성시키고 . 

싶은 게 있죠 한국의 전문상담교사 제도를 통해서 한국의 학교상담이 나. 

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쓰고자 . 

했죠 연구참여자 ( B, 2021.11.12.).”

그림 연구참여자 의 한국의 전문상담교사제도 저서 속 머리말[ 5-2] B < >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학생통제와 지도기능의 무력함을 타개하기 위한 
생활지도 개혁에 관심을 가졌다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생활지도 변화를 위해 상. 
담이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기에 학교장과 토의하여 교무분장의 업무를 . 
상담업무로 조정하여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연구참여자 . A, B
는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하기 전 학교장에게 상담 중요성을 설명하며 학교 내 
상담실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학급 내 교사들도 담당 학생 상. 
담으로만 제한하여 진행하곤 했지만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내 상담을 확장하고, 
자 노력하였다 그들의 헌신을 인정받으며 교사들은 상담 의뢰가 필요한 경우 . 
그들에게 해당 학생의 상담을 요청하였다 같은 교과교사의 신분이었지만 상담 . 
및 심리학을 공부한 그들이기에 다른 교사와는 다른 상담자의 태도로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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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게 되었다.
기존에는 학교 내 상담업무가 전문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들을 통해서 , 
상담 중요성이 알려져 상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전제가 형성되었다.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지 상담실에 가서 일하고 싶다 학교 “ . . 

내에서 문제 있는 아이들은 상담실로 가서 돌봄을 받죠 내가 아이들한테 . 

대했던 태도가 선생님으로서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 B, 2021.10.06.).”

우선 동학년 우리 반 애들부터 상담실이 이렇게 있으면은 물론 교실에“ , 

서 해도 되지만은 분위기가 다르잖아 교실에 있는 사람들이 쑥쑥 들어. 

와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아이들 문제 갖고 있으면은 와서 물어보기도 . 

하고 얘기도 하고 아무래도 상담을 하니까 학부모 상담이라는 이런 거는 

또 이제 그 조금 다르잖아 연구참여자 ( A, 2021.09.30.).”

학교 생활지도에 변화를 도모하고자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한 연구참여자들은 
전문상담교사제도 및 위 프로젝트 구축에 힘썼다 연구참여자 는 연구보고서 . B
작성 및 저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학교상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 
상담교사가 상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문상담교사제도 구축과 정착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저술하였다. . 
전문상담교사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 구조를 강조하였으며 전문상담교사제도에 , , 
대한 학교상담 관련자들의 인식 재고를 위해 작성되었다 이러한 연구보고서 및 . 
저서 작성을 위해서 동료 및 후배 전문상담교사들과 소통이 이루어졌다 연구참. 
여자 는 그들의 경험 및 의견이 합쳐진 문서와 책이 세상에 나와 학교상담 발B
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문상담교사로서 정체성을 명확히하고 B
각급 기관별 상담교사의 역할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효율적인 학생 상담  .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원고가 왔더라고 그래서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전문“
상담교사의 비교 관련 연구인데 중략 전문상담교사로서 학교상담의 현. ( ) 

장에 첫 발을 내디딘 전문상담순회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교사의 역, 

할 복무 근무환경 연수 인사 등 제반에 대해 분석을 했습니다 향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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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제도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을 했죠 인적 제도. , 

적 환경적 여건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전문상담순회교사들이 대, . 

부분 상담이 좋아서 단순히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전문상담교사에 대

한 역할이라든지 직무가 명세화되지 않아서 정체성에서 문제를 겪고 있

죠 이러한 점들에 안타까움을 느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환경이 . . 

열악한 문제점도 있어서 개선하고 싶었죠 연구참여자 ( B, 2021.11.12.).”

연구참여자 는 학교상담 및 위 프로젝트 메뉴얼 작성에 참여하였다 그 당A . 
시에는 메뉴얼이 없었던 상황이라 학교상담에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 입장
이었다 전문상담교사 세대로서 그리고 교과교사 시절 생활지도 및 상담 경험. 1
을 토대로 새로운 학교상담 변화의 주축인 위 프로젝트를 위한 메뉴얼 구성에 
조언을 해주었다.

 
우리는 뭐 년에 나올 때 맨땅에 해당한 거였지 내가 보고서 쓴 게 “ 2005 . 

전국에 다 뿌려진 거야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매뉴얼도 내가 썼으니깐. . 

연구참여자 ( A, 2021. 09. 30.).”

학교 내에서 가능하나 많은 학생과의 상담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 는 학교 현장에서의 다문화 청소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관심을 가졌D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 
을 하였다.

사실 다문화 학생들은 더욱이나 도움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다문화 학“ . 

생들은 의무적으로 상담하도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찾아오지 않

거나 담임이 의뢰하지 않으면은 보통 안 해요 그런데 나는 가는 데마다 . 

담임한테 연락해서 다문화 학생 몇 명이나 되는지 힘든 거 있으면 항상 , 

연락하라고 했죠 연구참여자 ( D, 2021.11.23.).”

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전문상담교사가 홀로 감당
하기보다는 여러 전문 집단과 협업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 는 . C
내담학생에게 더 나은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사와 협력 하였다 이것은 상. 
담교사로서 추구하는 상담 외에도 의사의 상담과 접목하여 성장할 기회였다 의. 
사와 협력은 내담학생에게 효율적인 구조에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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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주호소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불필요한 추가 비
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상담교사로서 성격 때문에 그런지 나한테 도전이다 해결해 보겠다“( ) . .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고요 내가 또 이제 청. 

소년 상담센터라면서 상담으로 될 수 있는 애를 의사한테 보내야 하잖아. 

의사와 나랑 협업해갖고 중략 전통상담보다도 또 의사들이 하는 상담도 ( ) 

많이 받아들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이 배웠어요 우리 센터에도 마음건. 

강 상담 월요일 날마다 그 분이 오세요 초빙해서 지금도 하니깐 좋더라. 

고 아이 명한테 몇 개 기관이 붙어서 치료를 하는데 나는 병원이 필요. 1

한데 그분들은 계속 상담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의사선생님 딱 보더니 . 

당장 병원 보내자고 해서 그래도 오늘 오전에 그거 처리했어요 돈 보내. 

서 병원 보내는 거 하고 연구참여자 ( C, 2021.11.03.).”

위 클래스에 배치되어있는 전문상담교사는 학생의 어려움에 즉각적으로 담임
교사와 협업을 통해 반응 및 개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상근 금명( ·
자 정진 그들은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지역교육지원청에 있는 위 센터에 · , 2011). 
의뢰하여 더욱 추가적인 개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부족한 전문상담교사 . 
인력 보완이 필요하기에 학교나 지역에 있는 상담자원봉사자를 통해 상담서비
스의 결핍을 보완할 수 있다 상담자원봉사자는 상담에서 준 전문성 정도의 역. 
량을 가진 자격으로 현장에 배치되기 때문에 먼저 초기 개입이 가능하다 연구. 
참여자 는 전문상담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년부터 위 센터가 전국적으로 C 2017
확대되면서 개별 위 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활동을 확대하였다 그는 학교 현장. 
에서 전문상담교사로 활동하고 있고 세대인 만큼 초창기 전문상담교사로서 환1
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해 자문하였다.

나는 전부 컨설팅 다 하고 다녔잖아요 전국에 막 오픈되면 이렇게 “... . 

운영해라 저렇게 운영하라고 관여했어요 연구참여자 ( C, 2021.10.15.).”

연구참여자 는 청소년 상담센터와 위 센터에 근무하면서 의사와 협력을 통C
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는 의사와 협업. 
을 하면서 그들의 상담 경험을 통해 배움으로써 자신의 상담에 보완할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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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내가 청소년상담센터에 있으면서 상담을 위해서 아이를 의사한테 보“...
내야 되잖아요 시에 의사가 있어요 의사하고 나랑 협업해갖고 중. ‘S’ . (

략 전통 상담보다는 의사들이 하는 상담을 받아들이고 이랬기 때문에 거) 

기서 많이 배웠어요 연구참여자 ( C, 2021.10.27.).”

위 센터에서 의사 모셔갖고 상담하는 제도를 년도에 내가 처음으“... 98

로 만들었거든요 중략 그 아이디어를 제가 내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을 . ( ) 

모셨거든요 연구참여자 ( C, 2021.11.03).”

연구참여자 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학교상담 제도 개선을 위하여 힘D
썼다 특히 교육청과 함께 도시 내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사하. ADHD
여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증상이 심각한 학. ADHD 
생들은 전문상담교사가 홀로 도움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의사 지원. 
으로 약을 처방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학생을 돕고자 하였다 학생의 가정환경 .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에 필연적으로 담임교사 가정 지역사회 지원망, , , 
의사와 함께 협업이 필요하였다.

전문상담교사가 기고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 1

을 해달라고 요청받았어요 교육위원 할 때부터 정신적으로 힘든 애들 좀 .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해서 의사들하고 모임은 꼭 나를 불러가지고 같이 

회의도 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애들 좀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해가지고 . 

의사들하고 모임은 꼭 나를 불러서 같이 회의도 하고 이래서 한번 해봅시

다 했죠 중략 도교육청에서 하도 수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수업이 안 . ( )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각 학교에 들이 몇 명이 있느냐 초등학교 전체ADHD

를 도교육청에서 파악을 했어요 중략 의사 분들도 지금 여기는 도교육. ( ) 

청에 의사분이 두 명이 채용돼 있어요 교육청에 정신과 의사가 그러니. . 

까 항상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이제 이게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애들은 약을 항상 먹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그쪽의 의사하고 계속 저기를 . 

하죠 한 번씩 소통을 하죠 얘는 지금 우울이 아주 심하다 그래서 서로 . . 

얘기를 하죠 한 번씩 가서 상담도 하고 부모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중간 .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가운데서 그런 역할을 항상 해야죠 그러니까 . 

상담이라는 게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환경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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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고쳐주는 역할을 해야 해요 근데 환경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기 .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가정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활. 

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활용을 해야 돼요 담임 가정 지역사회 의사와 . 

함께 연구참여자 ( D, 2021.11.23.).”

후배 및 동료 전문상담교사와 협업이 이루어지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영역에서 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 D
후배 전문상담교사와 협업을 통해 학생을 돕고자 하였다 교육청 소속의 상담센. 
터인 위 센터와 협력을 통해 학생이 새로운 상담 환경에서 상담을 받으며 마음
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있을 때는 또 우리 위 센터도 다 우리 후배들이고 “
상담사들이고 그랬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저기 하지는 않지만 또 거기 하

면은 뭔가 또 장점도 있어요 뭐냐 하면 꼭 상담 가서 효과를 본다는 이. 

런 것들을 떠나서 어쨌든 학교를 벗어나게 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게 함

으로써 얘가 좀 어쨌든 학교에 잡아놓는 거하고 환경을 좀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연구참여자 ( D, 2021.11.23.).”

학습 진로 성격 등 여러 영역에 대한 상담과 심리검사를 하면서 많은 학생, , 
과 학부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이 동료 상담자와 함께 이. 
루어졌다는 것 다시 말해 상담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상담을 동료, 
와 협업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상당
한 의미가 있다.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습 성적 진로 자신의 성격 특성과 고민“ , , , , 

에 대한 상담과 심리검사를 같이 했죠 현재 처한 가장 어려운 점은 학습. 

문제 진로문제 이성문제 학교폭력이었죠 뿐만 아니라 진로탐색검사, , , . , 

성격검사 지능검사 학습검사들을 받고 싶어 했죠 중요한 점은 위 센터, , . 

와 시 전문상담협의회와 함께 했다는 점이에요 동료 상담사들과 함‘J’ . 

께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연구참여자 ( D, 2021.11.23.).”

전문상담교사와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간의 관계는 초기에 협력의 관계를 이
루는 과정에서 충돌이 존재했다 연구참여자 는 전문상담교사로 교육청에 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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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배치된 후에 심성 수련 집단상담을 하는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집단을 만났
다 그들은 일찍부터 상담 인력으로서 존재하였고 경력이 많았기에 새롭게 배치. 
된 전문상담교사에 대해 경계를 하였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을 . 
배척하기보다는 그들과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오. A
히려 그들을 위해 상담시간 확대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도움을 주고자 하
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담을 위한 보수교육을 진행하였다. . 

교육청에 가니 심성 수련 집단상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육청 예산이 “ . 

있는데 디테일에서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학생 상담 자원봉사. 

자이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갰구나 내가 그 사람들을 전문가로 , 

만들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시 교육청에 두 명이 있는데 두 명. ‘Y’
으로 뭘 하겠어요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은 전문상담교사가 들어와서 자. 

기 자리를 뺏으러 왔다고 생각을 한 거야 중략 내가 예산을 좀 세워가. ( ) 

지고 훈련도 시키고 심성 수련 집단상담 나가는 시간도 조금 더 늘려주면 

좋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요 시에 자원. . ‘Y 
봉사자 수가 좀 적어서 도에 얘기하여 많이 달라고 요청했어요 어떤 해. 

에는 명 교육도 시키고 했어요 연구참여자 150 ( A, 2021.09.30.).”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들은 전문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 
그들은 학교상담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한 자질을 갖춘 자이다 그. 
들은 전문상담교사가 다루지 못하는 상담 과정에 개입하여 상담 효과성을 높이
기 위해 도움을 주었다 연구참여자 는 상담의 주호소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 D
어려운 경우도 상담자원봉사자들과 협업하였다 예컨대 놀이치료 영화치료 게. , , 
임 등을 통해서 상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며 전문상담교사가 홀로 감당하기 어
려운 상담과 협업을 이룬다. 

좀 심한 학교에 있을 때는 상담자원 봉사자들이 있었어요 학생문화원“ . 

에서 봉사자들을 관리하는데 매일 한 명씩 하루 정해서 보내달라고 요청

을 해요 우리 학교가 힘드니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애들이 따. . 

로 맡겨져요 중략 자원봉사자들은 학생문화원에서 기초교육을 다 시켜. ( ) 

요 상담에 대한 기초 교육을 시켜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심리적. . 

으로 어려운 학생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놀이치료도 

하고 영화도 보여주면서 시간을 보내죠 일정 시간 이렇게 활동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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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이제 내가 상담은 별도로 하고 검사도 해주고 애들이 어느 정도로 

힘든지 파악한 다음에 부모하고 연결해서 약 먹어야 할 아이들은 약 먹이

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죠 연구참여자 ( D, 2021.11.23.).”

연구참여자 는 시 내에 사랑의 거미줄 프로그램 을 통해 학생들과 자A ‘Y’ < >
원봉사자와 함께 결손가정에서 자라온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
다 특정 학교의 경우 결손가정 아이들이 전체의 반 정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들과 장기적인 상담을 이루기 위해서 시에 거주하는 . ‘Y’ 
결손가정을 조사하여 상담 자원봉사자와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정말 내 꿈은 시에 천 명의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와 예산을 만들“ ‘Y’
어 결손가정 아이들 엄마 아빠 이혼해서 나가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 

애들 내가 그 당시 조사를 해봤거든 어느 학교에 많이 나왔을 때는 그런 .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가 넘었었어 일부러 조사를 해봤어 사랑의 거45% . . 

미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과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와 연결해서 2

명의 아이를 일 년에 번을 만날 수 있는 예산을 내가 세워 연구참여자 12 (

A, 2021.09.30.).”

연구참여자 는 복지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워 자퇴한 D
청소년들과 상담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은 가정환경이 열악해 학교. 
에 다니기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또래와 대화가 어렵다 보니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집을 직접 찾아가 만남을 이어가며 그들의 이야기. 
에 공감하였다.

내가 복지사들한테도 전화했지 학교는 아이가 자퇴되면 신경 안 써버“ . 

려요 집에 있으니깐 그런 애들 의뢰도 안 하고 학생 아니니깐 근데 복. . 

지사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런 애가 있는데 자기가 집에 가보니깐 이제 . 

집에만 있고 말이지 힘들어 가지고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그것도 형제. . 

가 다 그러더라고 딸내미하고 아들 할머니가 기르고 있는데 왕따를 당해. 

가지고 그리고 어렵게 사니깐 아이들이 그냥 자꾸 왕따를 시켜 버리는 . 

거야 대화도 잘 안되고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자라고 그러니깐 대화가 . 

잘 안 돼 또 냄새나는 애는 다른 집이고 얘는 형제끼리도 그래서 그런 . , 

애들은 집중적으로 또 내가 관리했지 연구참여자 ( D,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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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 전문상담교사로부터 은퇴 후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청
소년들을 위한 소통을 이어갔다 전문상담교사 방식과 비교했을 때 규정화된 상. 
담 방식 및 학교 현장이 아닐지라도 여러 방면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센터 운영을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 C . ,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영세하다 보니 지속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
여 운영위기를 경험하였다 그 외에도 위 센터처럼 특정한 메뉴얼이 제시되어 . 
있지 않기에 센터장과 직원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과중했다 교육청에서 센터. 
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다 보니 센터는 늘 위기에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 
충분한 지원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였다.

이 학교 밖 사업을 다 시 여성가족부에서 하잖아요 그들이 영세“ ‘S’ . 

하다 보니 너무 엉망인거에요 이게 지속이 안 되고 월쯤 상담하다가 . 10

사업이 곧 끝난다고 하니깐 그 돈은 조금 주면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보. 

니깐 애들이 뭐 상담 좀 하려니깐 이제 마음 열라고 하니깐 끝나버렸대 . 

이렇게 되거든요 연구참여자 ( C, 2021. 10. 15.)”

일단 얌전해도 기저에 정신질환이 있고 우울증 기본적으로 불안 강“...
박 뭐 편집 다 있어요 학교를 나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 . 

그러니까 여기 애 한 명은 학교 안에 명의 필적한다 하는 친구들을 돌100

보는 기관인 데다가 위 센터처럼 매뉴얼도 없어 여기는 무한 책임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일이 되게 과중하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 

실 이 센터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는 골 아픈데 학교 밖까지 . 

한다고 교육감님은 좋아하지만 일선에 이거 맡고 있는 부서는 진짜 안 좋

아하거든요 다른 데가 위탁 좀 뻗으면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경. 

이잖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야 센터장 없으면 이거 싹 

정리하면 되겠다 연구참여자 ( C, 2021.11.03.). 

연구참여자 는 더 나은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은퇴 후 상A
담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공부 모임을 진행하였다 그는 상담 이론. , 

애니어그램 등과 같은 심리 성격검사에 대해 함께 공부하였으며 그들의 MBTI, 
상담 사례에 대한 지도를 해주었다 연구참여자 는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 A
모임을 운영하기보다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공동 성장을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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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있는 거를 필드에서 상담실을 직접 오픈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거“
든 이런 사람들을 교육한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에서 나를 아는 사람. 

들이 우리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었어 그 멤버들하고 상담 이론. , 

교류 분석을 이제 가르쳐줬고 애니어그램 등을 같이 공부했어요MBTI, . 

이 분들은 박사들이에요 대학교들에서 강의하는 실제 상담 케이스를 가. . 

지고 와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이 오면은 내가 봤을 땐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수퍼바이저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이. . 

건 비공시적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이제 필드에서 상담. 

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조금 나눈다고 해야 

할까 이런 장을 만들어서 가르치게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내가 무슨 일. 

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나눔으로써 보람을 얻는 것이 더 큰 거지 연구참여자 ( A, 2021.11.11.).”

연구참여자 는 궁극적으로 동료 상담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상담 인적A
자원들을 구성하고 그들과 공동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상담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는 궁극적으로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심리적 장벽을 . 
없애고자 하였다 그는 내담자들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러 오는 것 같은 가벼운 . 
마음으로 상담실에 방문하기를 기대했다 결과적으로 상담 회기를 줄여 효율적. 
인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 

냐면 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런 인적자원들이 . 

만들어지고 각자 자기 영역 필드에서 자기 상담실을 운영해가면서 어떤 ,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든 어떤 형태가 

됐든 우리가 모여서 프로그램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연구참여자 ( A, 

2021.11.11.)”

처음에 상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뢰관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때까“
지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있다는 거를 내가 항상 느꼈어요 학생 상담. 

도 그렇고 학부모 상담도 그렇고 교사들 상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래. 

서 그러면 나는 상담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신다

는 생각으로 오게 된다면 신뢰 관계를 만드는 그 회기를 줄일 수 있지 않

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이런 상담 카페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연구참여자 ( D,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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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는 은퇴 후에도 상담센터와 교류를 멈추지 않았으며 청소년의 D ,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감해주기 위해 상담을 지속해왔다 가족의 폭행으. 
로 인해 트라우마가 심해 잠을 제대로 이루어질 못 할 정도로 일상생활 및 학
교생활이 어려운 청소년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공감하며 마음을 어루만져 주
었다 모든 상담활동은 도 교육청과 협력 관계에서 지원을 받으며 행해졌다. .

사설상담센터에서 의뢰가 오면 내가 했는데 그냥 사설센터가 아니고 “ . 

그 센터를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줘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심사를 했었어. 

요 상담을 했는데 아주 어려운 애가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트. . 

라우마가 아주 심해서 이복형하고 계속 맞아서 지금까지 본 애 중에서 . 

제일 힘들어했는데 내가 상담을 계속 해서 거의 한 까지 올려놨어요80% . 

병원에 자꾸 입원했다가 들어오고 그 전에도 아주 어마어마했어요 악몽. 

을 계속 꾸니깐 학교를 아예 못 나오고 그냥 조금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교실에는 아예 못 들어가고 그런데 연구참여자 ( D,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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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4. 

연구참여자들이 타자와 상호작용 속에서 행해온 다양한 행위들은 그들의 상
호문화성이 발현된 과정이며 결과물이다 이러한 상호문화성의 발현은 공감 연. , 
대 협력 세 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이루어졌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현장, . , 
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공감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철학들은 연, , . 
구참여자들의 생애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양육 경험 학교에서 교사로부터의 , 
영향 등 타인과 상호작용 경험으로부터 형성되었다 어린 시절 타인 경험이 상. 
호문화성 형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교사가 된 시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 , 
지역사회 지원망을 향한 상호문화성으로 발현되었다 특히 교과교사 상담교사. , , 
상담센터장 등 다양한 위치에서 그들의 상호문화성이 발현되어 한국 생활지도
의 새로운 방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상호문화성을 통해 발현된 공감은 . 
학생 학부모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창구가 되었다 연구참여자들, . 
은 공통으로 가능하면 많은 학생이 학교 상담실에 와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 와 는 학교에서 같이 점심 먹을 친구가 없는 학생들에게 . B D
상담실에 와서 다른 또래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그들은 상담실에. 
서 형성된 모임에서 또래와 이야기하며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연구참여자. 
들은 학교 상담실이 많은 학생에게 개방되어 마음의 쉼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희망했다 공감은 특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강점에 집중. 
하여 그의 성장을 돕는 기능을 한다 공감은 학교에서 소외된 학생들과 만날 수 . 
있는 소통의 창구이며 그들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 
어려움이 있거나 소외된 학생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학습 상담 및 예술치료 등과 같은 다양한 상. C
담기법을 통하여 연구참여자 는 학교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집을 , D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연대는 학교 현장 외에도 상담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망, 
과 이루어졌다 다양한 공동체와 연대는 학교 현장에서 전문상담교사로 역할을 . 
충분히 기능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조성되어야 했다 학생에게 나은 상담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담임교사 학교장 학부모 지역사회 지원망과 연대와 협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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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속하였다 협력적 관계는 전문상담교사 세대인 이들이 상담 과정에서 중. 1
요시 하는 역할이며 동료 전문상담교사에게 지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다. 
한국 학교상담의 주요 특징은 담임교사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내담학생을 아
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연문희 강진령 학생에 대한 장기지도와 ( · , 2002), 
추수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종헌 학교상담은 문제를 발생시킨 ( , 2005, 13). 
개인을 위한 치료중심 상담에 국한되었었다면 최근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부모, , 
가정 교사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예방 처치 성장 발달의 차원에서 상, , , , , 
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희대 학교는 이미 개별 학생과 관련한 자료를 ( , 2007). 
충분히 가지고 있으므로 학생을 위한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상담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담임교사는 학생들과 긍정적이고 지원 관계를 맺을 .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에 전문상담교사는 그와 협조 속에서 학생을 지도
할 수 있다 유형근 뿐만 아니라 학교장은 학교상담 프로그램 구조를 결( , 2006). 
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지역사회에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현장의 이러한 연계 구. 
조와 협력 구조 속에서 효율적인 상담을 할 수 있지만 후배와 동료 전문상담교, 
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학부모 같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으로 학. 
부모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연구참여자 와 는 상담 및 교육과정에서 학, A C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실천하였다 그들은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 
프로그램 개발에 힘썼으며 이를 통해서 학부모들은 상담 및 심리학에 관심을 
가져 양성기관에 입학할 만큼 열성적으로 학부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연구참. 
여자들은 전문상담교사 세대로서 학교상담 개척자로서 동료 및 후배 전문상담1
교사와 활발한 교류를 이루었다 그들은 교육청 내에서 동료 전문상담교사와 활. 
발한 교류를 통해 상담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같은 전문상담교사일지라. 
도 교사로서 교육관이 다르다 보니 임하는 자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참여. 
자 는 교육청 내 상관으로부터 상담과 관련성이 약한 직무를 배정받은 것에 D
대해 의견을 냈지만 동료 전문상담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에 순응하는 자세를 취, 
했다 교육청의 지역적 환경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인식은 달랐다고는 해. 
도 그들이 상담 직무에 몰두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교육현장은 년에 ,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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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사로부터 전직한 전문상담교사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상담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동료 교사 , 
및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연계를 이어가며 협력 구조를 형성하였다 연구참여자. 
들은 전문상담교사협의회를 통해 동료 및 후배 전문상담교사들과 의견을 나누
며 전문상담교사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관계를 이어갔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 
지역별 전문상담교사협의회에서 임원을 맡아 주축을 이루었다 임원인 그들은 . 
다른 전문상담교사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전문상담교사들과 서로 위로와 자극이 되는 연대 성격의 . 
모임을 이어갔지만 대체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협력 관계를 취하고 있었다 그, . 
들은 후배 및 동료 상담자와 협력을 통해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 상담에 
개선을 이루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과 전문상담교사들의 관계는 학생 상담 . 
자원봉사자 집단과 상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진행하며 공동 성장을 이
룬 연대 관계에서 학생 개인상담을 위한 협력 관계까지 발전되었다 연구참여자. 
들은 가능하면 많은 학생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들에게 지원을 요
청하며 협력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생애과정 속 다양한 장소 시대 개인과 만남에서 본인의 상, , 
호문화성을 형성하였다 타자 경험 속에서 나를 인식하고 형성된 상호문화성에 . 
따라 개인의 성장을 위해 연대를 형성하며 협력 관계까지 이르렀다 상호문화성. 
은 위기 학생을 예방하고 그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길이다 상호문화성은 상. 
담교사로부터 은퇴 후에도 교수 이주민 국적 심사위원 수퍼바이저 등의 역할, , 
에서도 발현되었다 그들의 생애과정 속 형성된 상호문화성이 은퇴 후에도 타인. 
을 위해 발현되었다 그들의 교과교사 시절부터 은퇴 후 삶을 돌이켜보면 그들. , 
은 공통으로 경쟁 사회에서 고립되어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의 내면 이야기에 
공감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과거로부터 누적된 경험들이 서로 . 
영향을 미쳐 상호문화성이 형성되어 교사로서 발현되었지만 상호문화성은 은퇴 , 
후에도 발현과 동시에 형성되었다 전문상담교사 상담센터의 센터장 교수자. , , , 
이주민 귀화 심사위원 등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곳에서 계속하여 그들의 상호문
화성의 형태가 변형되어 다른 양식으로 발현될 것이다 상호문화성은 학교 현장. 
이 아닐지라도 다양한 공간과 사회적 위치에서 발현된다 다시 말해 상호문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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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참여자들이 어디에 있든 타인의 내면 이야기에 대한 공감과 교류를 통
해 공동 성장을 이루게 하는 연대 공동 목표를 위한 협력으로 발현된다, . 



- 199 -

결론. Ⅵ

1. 요약

본 연구는 교과교사로부터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의 생애사 분석을 통해 상호
문화성의 형성과 상호문화성이 발현되는 실천의 내용을 살펴봄으로 학생상담의 
주축이 되는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상호문화성의 중요성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
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로 제도 시행 . 
이후 첫 번째로 임용된 전문상담교사이다. 
장에서는 상호문화성의 형성과 발현 과정에 관한 생애사 연구의 필요성과 Ⅰ

목적을 기술하였고 연구자의 연구 동기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살, 
펴보았다 장에서는 상호문화성이라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학교상담. Ⅱ
에서의 교육적 철학과 전문상담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논의 분석 결과 한국 학교상담의 방향과 전문상담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상
호문화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교사의 상호문화성이 공감 연대 협력이라, , , 
는 형태로 발현됨을 발견하였다 장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 인터뷰를 진. Ⅲ
행하였는데 그들의 생애주기를 어린 시기부터 청소년 시기 대학 시기부터 전, , 
문상담교사 이전 시기 전문상담교사 시기 은퇴 후 삶 시기로 분류하여 심층 , , 
면담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님의 양육 환경 및 분위기 또래와의 교류. , , 
학교 교사와의 교류 대학에서의 에피소드 삶의 방향에 영향을 준 멘토 교사로, , , 
서의 철학 형성 과정 교과 교사로서의 삶 교사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 등, , 
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 면담하여 연구참여자의 상호문화성 형성 과정에 
영향을 주었을 사건과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와. , 
의 상담 경험 상담교사로서의 수퍼비전을 받았던 경험 학교 관리지와의 관계, , , 
동료 및 후배 교과교사 후배 전문상담교사 등 그들과 교류를 통해 지지받았던 , 
경험 교육부 교육청 및 지역사회 지원망 관계자와 관계 설정 등 다각적이고 , , 
종합적인 다문화적 상황을 질문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의 생애를 통해 형성된 상
호문화성이 전문상담교사로서 그리고 은퇴 후에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해석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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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상호문화성 발현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그Ⅳ
들의 삶 속 이야기를 생애주기별로 기술하여 해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태어나. 
서 자란 지역 가정환경 학창시절 선생님과의 교류 대학의 전공 등이 서로 다르, , , 
고 그들이 살아온 삶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애사를 돌이켜보면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교과교사로부터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이지만 교과 교사로서의 , 
경력과 전문상담교사가 된 계기는 상이하다 연구참여자 는 교사이셨던 아버. A
지와 조부모님의 영향과 학교 생활지도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며 개선하고자 교
육대학교에 입학하여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가 부임하고 나서부터 바로 상담에 . 
관심이 많았던 것은 아니다 교사로서 학생 지도에 대해 책임을 다하면서 학생. 
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교육심리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다 교육심리라는 전. 
공이 교육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대학원 과정을 통해 상담 및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 
으며 학교장에게 요청하여 학교 내 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는 학창시절 선생님으로 운동장 조회 시 자세에 대한 훈계 등 B
여러 경험으로 인해 열등감을 겪었다 하지만 다른 선생님과 만남 속에서 학업. 
에 대한 지지를 받으며 학교에서의 부적응 및 방황의 시간을 극복했다 대학 시. 
기 교직에 대한 소망이 생겨 교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대학원 시절 이후 지인으
로부터의 추천으로 인해 윤리교사로서 첫 교직 생활의 단추를 채웠다 종교로서. 
의 영향과 자신의 학창시절 경험했던 학교 생활지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
활지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상담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연구참여자 는 연구참여자 와 유사하게 전문적으로 상담 및 심리학에 관해 B A
공부를 시작하면서 학교장에게 요청하여 학교 내 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는 비교적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받는 어C
린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학교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다는 점에서 자신. , 
의 능력에 비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그 외에도 한 교사가 다른 학생들에게 . 
성추행하는 행위를 보면서 학교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경험하지 못했다 하지. 
만 연구참여자 는 교사관 인생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선생님을 만, C , 
났다 그 선생님은 모든 학생을 공평하게 대우했으며 인문학적으로도 뛰어난 역. 
량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이 돋보였다 그는 대학교에서 미술교육과를 전공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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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졸업 후 미술 교과 교사로 임용되었다 그는 멘토로 여겼던 선생님의 가르침, 
을 토대로 교사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는 동료 선생님의 추천으로 비교적 어린 . 
나이에 상담부장을 맡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회로 인해 교도 교사 자격증도 취, 
득하게 되었다 우연히 취득하게 된 교도 교사 자격증을 통해서 연수를 받으며 . 
상담 및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심리학을 배우며 학생들의 마음을 다루. 
는 교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심리적으로 소외를 경험했던 학창D
시절을 보냈다 그는 생업을 진전하기 위해서 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대학에. 
서도 공업을 전공하였고 졸업 후 기업에 들어가 기술자로의 삶을 보냈다 오랫, . 
동안 기업에서의 기술자로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으나 기술자의 삶은 본인
의 성향과 적합하지 않음을 반복적으로 느끼며 전문계 고등학교에 공업과 교사
로 전직하게 되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인문학을 배우는 것을 즐겨 했으며 학. , 
교에서 만난 학생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
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들에게 일종의 상담을 통해 돕고자 하였다 이러한 계기. 
로 심리학과 상담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교과교사로부터 전직한 전문상담교사로 세대라고 칭할 1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교사가 된 배경이 다르다 교육대학교 및 사범대학에 . . 
입학하여 예비교사로서의 꿈을 가졌으며 졸업 후 임용을 통해 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기업에서 기술자로의 삶을 지내며 교사로서의 삶을 꿈 꾼 . 
경우 그리고 대학원에서의 삶을 보내며 우연한 기회로 교사가 된 연구참여자도 , 
있었다 교사가 된 배경은 서로 상이하지만 심리학 및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된 . 
계기와 이를 통해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하게 된 계기는 유사했다. 
그들은 학교라는 시스템 속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관해 관심을 가졌다. 
학생 가장으로 생업으로 결석하는 학생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부적응을 겪는 학, 
생 기초학력 부진으로 부적응 학생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 , , 
등 그 문제 유형이 다양했다 연구참여자들 역시 지금 접하는 학생들처럼 학창. 
시절에 존중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성장했다 그들은 학교로부터 문제를 일으키. 
는 학생으로 낙인찍혀 학교에서 소외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당시 학. 
교 생활지도는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충분히 존중하고 수용해 주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경험했던 생활지도의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 



- 202 -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심리학 상, , 
담학을 공부하면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남다른 학생 생활지도에 . 
대한 애정과 철학은 년 국가 최초 도입한 전문상담교사라는 새로운 길을 2005
걷게 만들었고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세대 전문상담교사가 되었다, 1 .
본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를 통해 공통점으로 발견한 사항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태어나서 청소년 시기까지는 가정 내에서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경험 , 

하지 못했고 주로 교사와 또래 집단에서 지지와 인정을 받은 경험을 토대로 상, 
호문화성을 형성하였다. 
사회화 경험 관점에서 성장 과정을 살펴볼 때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차1
적 사회화 경험에서 충족한 관심과 인정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주로 차적 사회. 2
화의 경험으로 학교에서 또래와의 경험 선생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나름의 상호, 
문화성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상호문화성은 그들이 성인이 되면서 대학. , 
직장에서의 생활 교과 교사생활 등에서 뚜렷해졌다 그들의 타자에 대한 상호, . 
문화성은 어린 시기 및 학창시절에서의 본인의 경험이 타자에게 투사되어 형성
되었다 이러한 상호문화성 속에 동정의 감정이 섞여 있으며 교과 교사 상담교. , 
사 그리고 은퇴 후 교수 이주민 국적심사 위원 상담센터장 상담자로서 상호문, , , 
화성이 발현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여러 역할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타. 
자에 대한 연민을 넘어 공감을 통해 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생애사적 경험을 통해 타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그들의 , , 
아픔과 상처를 자신의 받았던 과거의 상처와 고통 결핍과 동일시하였다, .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관 학창시절 특정한 교사로부터의 영향 등이 , 
상호문화성 형성에 역할을 했지만 더 근원적으로 깊게 들여다보면 어린 시기, , 
에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결핍이 핵심적으로 기능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 
사적 실제 경험은 타자에 대한 감정이입이 이루어졌고 이런 자신과 동일시 과, 
정을 타자와 현재 상태를 그대로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공감까지 발전하였다. 
셋째 자신의 생애사적 경험을 토대로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생활지도를  , 

몸소 실천하고 한국 생활지도 새로운 방향과 변화의 필요성을 동료와 후배 학, , 
교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그 당시의 학생 생활지도는 훈계 처벌 위주의 생활지도가 만연한 시기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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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지도를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생활. , 
지도안에 상담이 중핵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제도를 마련
한 국가 정책과 발을 맞추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용된 전문상담교사 세. 1
대로서 세기 시대에 맞는 생활지도 방식의 변화를 실천하였으며 상담의 필요21 , 
성을 전하기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와 지속적인 교류를 , , , 
나누었다. 
장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가 나타난 상호문화성 형성의 과정을 살펴보Ⅳ

았고 장에서는 그들이 어린 시기부터 은퇴 후 시기까지의 특별한 사건과 경, Ⅴ
험을 통해 형성된 상호문화성이 교육현장에서 어떠한 유형으로 발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문화성이 . 
형성되고 발현되는 과정에서 상담자로서의 성장하였다 상담자를 성장에 이끄는 . 
것은 전문성 함양을 더불어 교사로서의 책무 윤리성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었, 
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교과 교사로부터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한 후 전문상담자 

로서 성장의 길을 걸어왔다 전문상담교사들은 전직 전 교과 교사로서는 충분한 . 
경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담자로서는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 
지 못한 채 전직하였다 그들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적극적 참여하였지. 
만 개인 스스로 특정한 상담이론을 배우기 위해 국외 연수 프로그램 참여 동, , 
아리 활동 각종 세미나 학회 참여 등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 . 
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은 학부모 상담 학부모 교육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 , 
발 학습 상담 애니어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론을 특수화하여 자신만의 , , 
전문성을 함양하여 상담 전문가로 다시 자리매김하였다 그들의 전문성은 상담 . 
지식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후배 양성 상담망 확장을 위한 선도적 역할, 
을 담당했으며 더 나아가 타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격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 
였다 그들은 교과교사에서의 경력뿐만 아니라 생애과정을 통해 형성된 상호문. 
화성을 바탕으로 상담자로서 성장을 이루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후배 상담교사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뚜렷한 자. 
신의 철학이 성립되지 않은 채 전문상담교사의 길을 들어서는 후배들을 보며 
매우 안타깝다는 말을 했다 학교상담은 학교라는 틀 속에서 학생들과 지속적인 . 
만남이 가능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와준다 전문상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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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제 의 삶을 설계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그들의 인생의 커다란 방향을 줄 2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상담자보다 책임감과 영향력이 강력하다고 목소리를 공유.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상담자라면 학생에 대하는 애정과 . 
존중 신뢰 기다림 등이 필요하며 늘 자신을 성찰하고 배우고 변화하려는 자, , , , 
세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연구참여자들은 효율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자 동료 상담자 지역 , , 

사회 지원망과의 연대 과정을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그들은 다양한 집. 
단과 만남 속에서 타인을 파트너로 인식하였다 개인에 대한 진정성을 전제로 . 
연대를 이뤄 서로의 성장을 도왔다 연구참여자에게 학생 및 학부모와의 상담은 . 
경험하는 보람은 상담자로서 경험하는 고단함 이상의 가치를 안겨주었다 그들. 
은 학생과 학부모가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근본이 그들의 경험과 유사함을 
인지했으며 상담 과정을 통해 본인의 심리적 결핍이 채워지는 치유를 경험하였, 
다 연구참여자들은 전문상담교사에서 은퇴한 후에도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왔. 
다 그들은 교과교사 교수자 이주민 국적 심사위원 등의 위치에서도 전문상담. , , 
교사 시절과 같이 타인의 내면 이야기에 감정 이입하여 공감하면서 또 다른 상
담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명의 연구참여자의 생애사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상호문화성이 4
각자의 상이한 배경과 환경적 경험으로부터 형성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 
이들의 생애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상호문화성은 학교 및 교육 관련 기관뿐
만 아니라 은퇴 후 지금도 진행 중이며 그 현장에서 공감 연대 협력의 측면에, , , 
서 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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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제언2. 

교과교사로부터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의 상호문화성 생성과 발현과정을 탐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년도 국가 정책으로 교과교사에서 전직. 2005
한 전문상담교사는 한시적으로 임용되었고 그 이후 공개전형 임용선발제도로 , 
선발 과정이 일원화되었다 그 당시 교과교사에서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한 수는 . 
명이었는데 현재 대부분 교사들이 정년을 맞아 퇴직하였고 일부 소수만 현308 , 

직에 남아 있다 그러한 연유인지 교과교사로부터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와 관련.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들과 관련한 박우란 의 연구는 전직 경험이 상담 활동에 영향을 끼쳤  (2013)

는지를 연구한 논문으로 상담교사로 전직하게 된 교사의 동기가 그들의 상담교
사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본 연구자의 연구에서도 전문상. 
담교사의 전직 전 경험이 상담교사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남다른 학생 , 
생활지도에 대한 애정과 철학을 가졌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설유진 은 교과교사로부터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활동에 대한 인  (2020)

식을 연구하면서 상담교사로서의 자질 역할 직무의 측면에서 자기 평가를 실, , 
시하였는데 이는 형성된 상호문화성이 발현되는 과정에 주로 활용되었다 박우, . 
란 과 설유진 의 논문은 전직 전 경험이 전직 후 상담 활동에 영향을 (2013) (2020)
미치고 상담교사의 자질 함양을 위해 노력한 것은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의 , 
인터뷰에서도 나타났다 다만 본 논문과의 차이점도 분명히 있다 전직하게 된 . . 
교사의 동기를 형성하는 생애주기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타자 간의 만남 속
에서 형성되는 특별한 사건과 경험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상호문화성이 형성
되는 과정은 본 연구물만이 다루었다.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 관련 연구로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이수  

진 의 논문이다 이는 (2022) . 교과교사에서 전문상담교사로의 전직 경험에 관한 
존재론적 탐구였다 이수진 에 따르면 전직 전 교과 교사로서 바라보던 학. (2022) , 
교 동료 교사 학부모 학생 학교 공동체에 대한 관점과 전직 후 타자에 대한 , , , , 
철학이 변화하였다 이수진 은 개별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존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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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과정을 미술치료 접근법으로 탐색하였다 그는 학생 관. , 
리자 동료 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나 주변인을 바라보는 관점, , 
이 변화하여 상대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품이 넓어졌다고 한다 일상생활에 있. 
어서 전직 경험을 통해 수용적인 대화와 소통을 하게 되었고 타자를 대하는 데, 
서도 상대를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힘이 길러졌다고 했다 전직 경험. 
이 상호문화성을 생성하는 계기를 준 동시에 발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
다는 그의 논지는 본 연구하고도 일치한다 다만 이 논문은 전문상담교사 전직 . , 
전 경험을 미술치료 방법으로 존재론적 접근을 하였다는 게 특징이다. 
그 외에도 전문상담교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박사학위논문을 살펴보면 이  , 

귀선 은 전문상담교사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채현순 은 특히 전문상(2019) , (2016)
담교사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해 주목하면서 그들이 학교상담에서 현
실적으로 부대끼는 고충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고전 분투하는 과정을 탐
색하였다 김지연 은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 (2014)
경험 및 사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들은 본 연구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 
결과를 내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히 전직한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그들. 
의 어린 시기부터 은퇴 후 삶까지의 폭넓은 생애를 분석함으로써 총체적 관점
에서 전문상담교사의 삶을 분석한 차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 , 
어린 시절부터 은퇴 후 삶까지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담아냈다는 점에서 본 연
구는 이전의 다른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의 생애사 연구를 통하여 상호문화성의 생성  

과 발현과정의 의미를 학교상담 전문 인력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상담교사는 홀. 
로 학생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며 그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시
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학생과의 상담 과정은 전문상담교사 홀로 감당할 수 있. 
는 부분이 아니다 전문상담교사가 상담업무 행정업무 등 여러 직무를 담당하. , 
기 때문에 학생과 깊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치 않고 주변 사람의 ,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공적 상담이 어렵다 전문상담교사에게 상호문화. 
성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동료 교사 학교장 교육청 지역사회 지원망 등, , , , 
과의 연대와 협력까지 이루기 위한 역량을 제공한다 그 때문에 상담교사의 상. 
호문화성 형성과 발현은 성공적인 상담 활동에 원동력이 된다 향후 학교상담에. 
서 상호문화성의 형성 및 발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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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시사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전문상담교사에게 학생 생활지도의 변화 및 발전과 성공적인 상담을 위, 
해서는 그들의 상호문화성 형성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전직한 전문상담교사. 
의 전직 동인이 상담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다수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게 생애 전반에 걸쳐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던 학교 생활지도의 경험이 상담·
교사로서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었다 어린 시절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는 상호문화성 형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교과교사로부터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의 연령은 대부분 년 출생들이 1950-1965
었다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로서 우리나라가 막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 때 학창. 
시절을 보낸 세대이다 부제 수업 도시락 시대 교사의 훈육에 절대 순종하는 . 2 , , 
시대에 학교를 다녔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가 생업 현장에 나가면서 스스로 자. 
랄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학창시절 유일하게 소통하거나 . 
지지를 받는 대상은 학교 친구였으며 그마저도 경험하지 못하고 청소년기를 보, 
낸 사람들도 있다 본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 과정에서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 
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낸 그들이 대한민국 학교 . 
생활지도의 대변혁 중심에 서서 소통과 감성 지향적 학생 생활지도로 변화시킨 
동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들의 상호문화성 형성과 발현과정에서 그대로 찾아
낼 수 있었다.  
모든 전직한 전문상담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그들의 상호문화성을 발현하고 
있는지 단언하기 어렵다 연구참여자 와의 심층 면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D
는 동료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에 대한 철학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같이 전직한 전문상담교사인데도 철학에서 차이가 드러났다면 그것은 상. 
호문화성 형성 과정에서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그들의 전직 동인은 교과교. 
사로서 경험했던 생활지도 및 상담에 대한 경험과 연관이 깊었다 생활지도 및 . 
상담에 대한 철학이 변화함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로서 전문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성은 상담에 대한 지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철. 
학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임했던 전문상담교사는 상호문. 
화성의 관점에서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생의 심리적 내면을 존중하며, , 
그들의 성장을 위해 윤리적 실천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다시 강조. 
하자면 전문상담교사의 상호문화성 형성은 그의 상담 활동 전체에 영향을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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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가 전문상담교사를 꿈꾸는 예비교사들을 위한 실천 모델, 
의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이 연구의 모델이 학교 . 
현장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상담자에게 긴요한 가치로 발현돼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학생 및 모든 교육 관여자들과. 
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연대와 협력을 제시하는 실천적 모델을 제시함으로 시
의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 
는 학생과 상담자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학교상담에서 전문상담교사의 상호문화성의 가치를 보급하기 위해서
는 향후 다음의 같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첫째 본 연구에서 중시한 . , 
생애사적 연구방법의 핵심적 기능이다 본 연구자는 전문상담교사를 꿈꿨던 예. 
비교사로서 현 학교상담의 제도에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 
지만 생애사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사연이 많았다 연구참여자, . 
들은 직업적 소명 이상으로 타인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를 위해 연. 
구참여자들과 심층 면담을 번씩 진행하면서 그들의 생애과정에서 그들의 교육3
관의 형성 계기 삶의 동인 추후 계획 등을 새롭고 풍성하게 알 수 있었다 본 , , .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깊게 이해하기 위해 사전에 그들의 저서 인터, 
넷 기사 연구보고서 등을 찾아보았지만 심층 면담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찰, , 
하기에는 한계를 느꼈다 연구자가 그들의 삶을 부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 
에 없게 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 
벅차오르는 경험을 하였다 상담을 전공하며 현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연. 
구자로서 그들의 생애는 상담자로서 자신을 성찰하게 하며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다른 질적 연구방법들과 비교할 때 생애사 연구. 
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삶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어 연구자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며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상호문화성은 타자에 대한 철학이며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철학의 , , 
형태로 발현된다 상호문화성은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중 하나이다. . 
상호문화성의 함양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타인을 공감하는 원천이 
된다 특히 지금과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 개별 학생. 의 가정배경이 각각 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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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심리적 어려움의 유형도 이에 따라 변화해왔다 이주민들은 출신 배경이 . 
다르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주호소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 비해 정주
민들은 가정배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주호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 
다문화 상담의 영역이 이주민의 배경에서 성장한 청소년을 위한 상담으로만 국
한되지 않고 정주민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심리적 어려움 및 학교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에 관한 관심도 , 
중요하지만 그 밖의 지원체계에서의 상호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학교는 하나, . 
의 작은 다문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상담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동. 
료교사 및 다른 지원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동 성장을 이끌 수 있다 개인. 
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공존을 지향하는 것이다 김(
영순 하나의 유기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가 경험하고 있는 열등감을 , 2017). 
이해해주며 보완해나가는 것이 상호작용의 최종적 목표이다.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해 학교 및 다른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많은 노고가 투
여된다 상담을 위해서 다양한 교사 집단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상호작용. 
을 하며 협력 관계를 이룬다 이 관계는 심리적 어려움 및 부적응을 경험하고 . 
있는 학생 개인을 위한 협력적 관계이다 이러한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소위 문. 
제가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으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며 다른 학생과 교사로부
터 소외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은 친구와의 관계 가족 . , 
관계 등 총체적이기 때문에 상담을 위해 담임교사 학부모 상담교사 간의 다면, , 
적 협력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상담은 여러 집단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상담 인력의 역할이 핵, 
심이다 학교 내 상담 인력은 대표적으로 전문상담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상담 자. 
원봉사자 전문상담사 등이다 전문상담교사 및 교육현장의 상담 인력 양성 체, . 
계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김소아 학교상담자로서 전문성을 ( , 2020). 
함양하기 위해서는 상담 기술에서의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을 향한 태도 및 철
학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철학은 한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누. 
적되어 서로 영향을 미쳐 형성되기에 학교상담자를 위한 지속적(Dewey, 2018), 
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실습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교육과 . 
정이 요구된다 전문상담교사로 전직을 원하는 다른 교과 전공의 교사들은 학교 .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사례에 대한 발표와 함께 수퍼비전을 받으며 현장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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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할 수 있다 교육청과 교육부와 협력을 통해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수퍼비전 . 
제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학교상담의 발전을 꾀
할 수 있다. 
상담에 대해 지식을 위한 연수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상담 사례에 대한 지도
를 통해 전문성 함양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학교 내 전문상담에 대한 역사가 . , 
길지 않은 만큼 학교상담에 직접적이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퍼비전이 원
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초창기 전문상담교사들이 은퇴하고 있는 . 
시점이다 그들은 교직에서 이미 은퇴했지만 학교상담의 변천기를 직접 경험하. , 
였기에 후배 상담자에게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상담 과정에 대해 수퍼비전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은 공적이기보다는 사. 
적으로 자조 모임의 형태를 통해서 후배 상담자에게 수퍼비전을 제공하고 있었
다 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은 학교상담실인 위 클래스와의 연계를 통. · (Wee) 
해 은퇴한 상담교사를 활용한 수퍼바이저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직한 . 
전문상담교사는 학교 상담에 대한 태도 및 관점을 후배 전문상담교사와 공유하며 
그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교과교사에서 전직한 전문상담교사는 교과교사로서 삶과 양성과정에서의 연
수를 통해 상담자로서의 자질을 키워왔다 그들은 교과교사로서 학교 생활지도. 
를 경험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경험하였다 그들 학생 개인을 충분히 존. 
중하지 못했던 학교 생활지도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인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
해 상담을 접하면서 전문가로서 성장해왔다 전문상담교사 세대로서 학교상담. 1
을 향한 열정은 후배 전문상담교사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 
넷째 교육현장 내 상담 직무를 맡은 모든 상담 인력을 위한 충분한 연수 교, 
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상담자의 자격 조건과 관련하여 전문상담교사. , ,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 상, , , , 
담과 관련된 직책을 보면 실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자격들이 요청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16)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도 부분적으로 . 
전문상담자의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 이처럼 자격 조건은 다양하며 다양한 기관. 
에서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발부하고 있다 자격 조건이 다양한 만큼 그들의 능. 
력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이지원( ·오인수 상담자로서의 기본 자질이 일, 2016). 

16) 인천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의 채용정보를 참고하여 기술하였음 , .



- 211 -

차적으로 확보되어야 학생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만큼 성장
해갈 수 있다. 
다섯째 년에 설립되어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상담심리학회 및 국내 및 , 1964
해외 학생상담 전문가들은 우홍련 외 강진령( , 2015; ·이종연·송현동, 2007; 

상담자가 지켜야 할 윤리의 중요성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그들Kitchener, 2000) . 
은 윤리 규정으로 공통으로 전문가로서의 태도 사회적 책임에 따른 태도 비유, , 
해성 내담학생의 자율성 및 욕구 존중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강진령, . ·이종연·송현
동 은 특히 내담학생의 자율성 존중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작년(2007) . 
에 발생했던 사건17)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만남을 주선하여 도
리어 내담학생의 자율성을 침해한 사례가 있다. 
연구자는 심층 면접을 통해 연구참여자에게 내담자의 비밀보장 및 사생활 보
호 관련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지만 만족할 만한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 . 
응답에 비추어보면 그들은 내담학생에 대한 깊은 공감 지지 등으로 타자 지향, 
적인 삶을 살아왔으나 학생의 자율성에 대해서 다소 간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내담자와의 수많은 상담 속에서 의도치 않은 자율성 침해가 발생할 수 있. 
다 내담자에게 긍정적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자의 열정이 뜻하지 않게 윤. 
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 
상담자를 위한 윤리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상담자 윤리 교육은 연수를 통. 
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대부분 선배 상담자의 수퍼비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상례이므로 수퍼비전 프로그램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우홍련 외( , 2015).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심층면접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연구참여자의 교사가 된 계기, 
부모의 가르침 학창시절 교사와의 경험 교과교사로서의 삶이 상호문화성 형( , ), 
성 과정에 중핵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공통. 
적으로 유사한 시대 속에서 성장 교과교사에서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한 경험, , 
은퇴 후 상담자 및 교수자로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기에 상호문화성 형성 과
정에서 유사한 양상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참여자는 이러한 독특한 특성을 가지. 

17) 작년 대구에서 한 전문상담교사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만남을 주선함으로써 가 
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였다 국민일보 피해자와 가해자 간( , 2021). 
의 화합을 위해 긴 갈등 속에서 선택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아픈 기억이 다. , 
시 상기되면서 더 큰 불안감을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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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에 본 연구 결과를 다른 전문상담교사의 상호문화성 형성 과정에 일반
화하기 한계가 있다. 
둘째 상호문화성은 상담자에게만 요구되는 철학이 아니다 모든 교사에게 기, . 
대되는 실천 양식이다 한국사회는 끝없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 가운데 . 
소외된 자들은 사회 부적응자로 내몰리며 특히 학교에서 부적응자가 되면 문제 , 
학생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교사는 학생에게 학습을 도와주는 교수자의 역할 뿐. 
만 아닌 그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전시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조력자이다. 
교육현장의 상담을 포함한 모든 생활지도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구성
원의 협력을 통해 가능해진다 그들의 타자 지향적인 행위들은 타인에 대한 공. 
감을 토대로 발생한다 교사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및 교육 외에도 교육. 
현장에서 타자를 위한 윤리적 실천 모델을 통하여 타자 지향적인 교사로서 성
장을 이루기 위한 연수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도 알 . , 
수 있듯이 타자에 대한 철학은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기에 이를 제대로 학, 
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수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해당 교육기관은 이론. 
에 한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보다는 현직 교사와 세대 전문상담교사와의 지1
속적인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여 장학의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문상담교. 
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 함양뿐만 아니라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책임
감을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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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ormation and manifestation of the interculturality of a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who transfer from subject teacher can provide direction for the 
multicultural perspective of school counseling and a new perspective in the midst of 
changing times. This study explored the meaning in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expression of interculturality. In addition, through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interculturality and Korean school counseling, we have laid the foundation for 
research problems. This study examined how the interculturality of th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was formed through the life time, and how the interculturality 
was expressed in the school counseling field where they were engaged.
  First, we discussed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and paradigm of interculturality. 
Also, discussed intercultural capacities that form the basis for the practice of 
otherness and interculturality that form the formation of the discourse of 
intercultural education. Finally, the paradigm and interculturality of school counseling 
in Korea was discussed and examined the intercultural perspective of school 
counseling. 
  Based on this research, study was conducted of the life history of subject 
teachers who transferred to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Study was analyzed after 
conducting a life history study with 4 former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from 
the 1st generation of professional counselors, through narrative interviews. In order 
to examine the intercultural formation and expression processe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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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were used to describe and interpret 
the stories in their life cycles. The participants shared similar experience in that 
they had transitioned from a subject teacher to a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but 
depending on their home environment, previous experience as a teacher during their 
school years, and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and learning experience made 
uniqueness.
  The results of the life histroy analysis of the interculturalistic formative 
experiences found in the life histories of the study participan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participants' attitudes toward others were formed by experiencing a 
school year in which they were not recognized by school and were not 
psychologically satisfied. Second, exposure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has 
provided an opportunity for self-reflection, and this experience has influenced their 
relationships with others. Third, they had a recognizing experience through 
exchanges with colleagues, directly and indirectly, with teachers, school 
administrators, school district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arents. 

The participants had expressed the interculturality formed through numerous 
encounters with others in their lives in the school field. They helped each student 
develop their own strengths, especially in the school field, without being alienated. 
They went through the process of fully accepting others through empathy for the 
student's inner self. In addition,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 fellow teachers, 
parents, and community support networks continued in order to provide effective 
counseling to students.
  The experience of the expression of interculturality formed during the life time 
was classified and interpreted as the category of empathy, solidarity, and 
cooperation. First, empathy refers to the process of fully accepting others, and the 
research participants mainly sympathized with the difficulties of the internal 
students. These philosophies were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such 
as parenting from their parents and the influence they received from teachers at 
school, which led to the formation of interculturality, which was manifested in the 
school scene. Second, the participants stood in solidarity with various social 
communities in addition to the school scene. Solidarity with various communities 
was essential to working as a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They continued to 
work in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 class teachers, school principals, parents, and 
community support networks to provide better counseling services to students. 
Third, They actively interact with colleagues and junior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to pioneer school counseling. In cooperation with them, they sought to 
lead the development of the counseling program. Through the Counci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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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we spoke with colleagues and junior teachers to 
improve the system and their treatment. In particular, the participants were mainly 
members of the council, representing the opinions of their fellow teachers and 
presenting them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here are three things that are common in the life histories of the participants. 
First, they did not experience enough attention and love in their family, but they 
received support and recognition from teachers and peer groups. These experiences 
influenced the formation of interculturality. Second, participants equated their pain 
and wounds with the wounds, pains, and deficiencies of the past they experienced 
through their life history experiences. Third, on the basis of interculturality formed 
on the basis of past experience, they personally practiced life guidance in the school, 
informing colleagues, juniors, and school officials of the need for a new direction 
and change in the Korean life map.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need to look at the 
process of intercultural formation of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in order to make 
a difference in student life guidance. Their experiences in school which they 
experienced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out their lives, influenced their activities as 
counselors. Second, as a counselor, in order to promote the holistic growth of 
students,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 various groups such as school officials, 
parents, etc. must be established. Finally,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a model of practice for prospective teachers who wish 
to becom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Interculturality is not only requirement to counselor, but a practice that is 
expected of every teacher. Teacher not only play the role of educator in 
communicating the intellectual aspects to their students, but they are also facilitators 
who can foster growth by developing students’ potential. That is why teachers need 
to express otherness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there is a need for an ethical 
model of practice that can do this.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for continued 
supervision of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counselors in schools, and changes in 
the current way of training and appointment. Retired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can be the center of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school counseling, and their 
learned experience from the many trials and errors they have gone through will be 
a great guide to the training and training of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Keywords: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interculturality, school counseling, life 
guidance, Life stor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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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2>

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서

연구제목 고경력 전문상담교사의 생애사에 나타난 상호문화성 탐색 
연구 기관
부서 및 주소/ )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연구자 성명, 
소속 및 연락처

연구책임자 김수민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소속: , )
공동연구자 김영순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연구참여권유

본 연구자는 귀하에게 고경력 전문상담교사의 생애사에 나타난 상호문화성 탐색 에 관[ ]
한 연구에 참여하시길 요청합니다 본 설명문은 연구 참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 
록 연구의 목적 내용 위험 불편감 이, , ( ), 
익 귀하의 정보를 포함한 자료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 . 
읽으신 후 궁금한 점이나 분명치 않은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소수 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기 위한 다문화
교육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에서 쓰이고 있는 다문화 라는 단어는 이주민. ‘ ’
을 한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문화라는 단어가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 
국가의 문화가 혼재하고 있음을 드러나기에 이주민으로 국한되어 있는 개념은 확장될   ,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는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 . ·
정신적 과정의 산물로써 개인의 삶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 . 
듯 상담자와 내담자는 각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상. 
담자와 내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다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금명자 정주민간에( ,2002). 
도 소수 문화가 존재하듯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개별 문화를 존중한 소통이 요구됩니, 
다. 
전문상담교사가 경험하는 학교 속에는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범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학. 
생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전문상담교사가 내담자에게 어. 
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내담자가 전문상담교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가 , 
어렵습니다 최근 전문상담교사 관련 연구들에서 그들의 심리적 소진에 대해서 다루고 . 
있는데 이는 문화가 상이할 수 있는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에 부담감을 경험한 ,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문상담교사의 부담감과 두려움은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해소될 거라 기대합니 
다. 본 연구에서의 상호문화성은 또래와의 관계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등 다양한 , 
주호소를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와 공유됨으로 상담 과정을 완성합니다 상호문화성. 
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발생되며 소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상담에서는 필히 공유
되어야합니다. 상호문화 간의 소통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의 타문화
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루어집니다 본 연구는 전문상담교사가 내담자와의 상담 과정. 
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상호문화 간의 소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는 지 살펴볼 것입
니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전문상담교사가 상호문화성 관점을 토대로 본인의 상담경. 
험을 바라보며 자기성찰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연구방법 및 절차2.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입니다 연구기간은 년 월부터 문헌연구. 2019 8
를 통한 선행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승인 이후 년이 지난 시점에 연구를 종료할 예IRB 1
정입니다 전문상담교사의 상담경험을 통해 상호문화성을 분석하기 위해 명의 연구 . 5-7
참여자와 심층 면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각 회에 약 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 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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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면담의 횟수는 연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예정이며 평균적으로 회 . , 1-3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귀하의 생생한 이야기를 그대로 정리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 
에 동의해 주신다면 면담내용을 녹취하고 녹취된 내용은 전사하여 녹취파일과 함께 , 
이메일로 전달하여 귀하에게 검토 및 수정 절차를 가질 것입니다.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 상황에 심각해짐에 따라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19 
것입니다 정부의 권고 수칙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단계가 향상됨에 따라 화상회의 . 
클라우드 플랫폼인 을 이용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대면으로 심층Zoom . 
면담이 진행될 경우에 이메일 혹은 우편을 통하여 연구설명문 및 동의서 반구조화 질, 
문지를 미리 전달할 것입니다 귀화와 상의한 일정에 맞춰 화상회의 을 귀. Zoom URL
화에게 이메일 혹은 문자 메시지로 미리 전달하여 초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
다 화상회의를 통해 심층면담이 대면 심층면접과 동일하게 각 회에 약 . Zoom 60-120
분 정도 소요되고 평균적으로 회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을 통한 심층면접 1-3 . Zoom
전 녹화에 대해 동의를 구한 후 면담내용을 녹취 할 것입니다 녹취된 내용은 전사하. 
여 녹취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전달하여 귀화에게 검토 및 수정 절차를 가질 것입니다.

불편감 위험 및 이익 가능성3. ,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실 경우 예상되는 위험은 없습니다 혹여 면담 시간 동안 사고가 . 
발생된다면 연구 책임자가 사고 관련 비용은 처리 할 것입니다 시간적 할애를 통한 .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면담을 진행하는 장소와 시간은 연구 참여자 편의에 . 
맞추어 근무하고 계시는 근무지로 방문할 예정이며 최대한 연구 참여자가 원하시는 , 
시간에 맞추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면담 때마다 소정의 사은품 만원권 문화상품권 . (1
혹은 커피 관련 구매권 장 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2 ) .
 
연구참여와 중지4.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비록 연구 참여를 시작하여 , 
진행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연구 참여 동의서 또한 철회할 ,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또는 연구 참여를 중단하시더라도 그 어. 
떤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연구자 측의 사정으로 연구. 
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보 및 비밀 보장5. 

본 연구를 위해서 귀하의 면담내용 및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 
반드시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귀하의 신원이 드러나는 기록은 비밀로 보장되
고 연구결과가 출판될 경우에도 귀하의 신상정보는 비밀로 유지되고 이름은 익명으로 , 
처리됩니다 그리고 면담자료로 녹취 된 파일이나 전사기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 「
한 법률 시행 규칙 제 조 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제 항과 제 항에 따라 , 15 ( ) 1 2」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됩니다 연구의 결과가 출3 , . 
판되는 경우에 출판물을 연구참여자에게 전달할 것이며 연구참여자가 열람을 희망하, 
는 경우 학술연구 정보서비스 을 통하여 기록을 확인이 가능하며 연구책(www.riss.kr)
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 관련 문의6. 

본 연구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구책임자인 김수민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관에 연락하실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 권익에 관한 내용만 문의하실 수 .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32-860-7154/ e-mail: irbedu@inha.ac.kr

연구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된 동의서 부. 1
는 연구자가 부는 연구 참여자께서 수행합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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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성명 서명 서명일
연구자 성명 서명 서명일

귀하께서 연구참여에 동의한다면 아래 부분에 서명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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