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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의 청소년쉼터 전환모형에

관한 질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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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변화 양상과 향후 발전적인 청소년쉼

터 전환모형에 따른 기관장들의 목소리를 발견하여 뉴노멀 시대의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뉴노멀 개념

및 특징, 청소년쉼터의 유형, 청소년쉼터 연구동향에 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고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기관장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Braun과 Clarke(2006)가

제시한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의 6단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 성별, 가정환경,

가출 원인, 문제 증가(정신과적, 사회, 내적 기제), 기타 특성들이 하위주제화 되어 현재 청소

년쉼터를이용하는 청소년들의특성에대한 주제로수렴화되었다. 또한 유형에대한 운영상의

어려움 발생에 따른 각 유형별 청소년쉼터 고유의 목적에 대한 재검토 필요, 인권친화적 기관

운영 필요, 기간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쉼터, 쉼터 공간의 현

대화 필요 등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어 뉴노멀시대의 향후 발전적인 청소년쉼터 모형을 주제화

할 수 있었다. 이에 기반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과 후속연구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어：뉴노멀,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쉼터, 전환 모형,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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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1년에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고 1992년 최

초로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었다. 2004년에는 ｢청소

년복지 지원법｣이 제정(2005년 2월 시행)됨으로써

청소년쉼터의 법적인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초기

에는 한 가지 유형의 쉼터로 운영되다가 가정 밖

청소년의 상황 및 요구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서비

스 내용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에

‘일시쉼터(드롭인센터)’를설치하기시작하였다. 2005
년 부터는 중장기적인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

장기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여성가

족부, 2023).

여성가족부에서는 2022년 일시쉼터 32개소, 단기

쉼터 67개소, 중장기쉼터 39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4). 청소년쉼터의 운영을 내실

화하기 위하여 쉼터를 일시-단기-중장기 유형으로

특성화하고, 쉼터유형별로 운영 모형 및 목표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는 115명

이 거리 상담 전문 요원으로 활동하며 보호가 필요

한 청소년을 쉼터로 연계하고 있고 2022년 기준

131명의 야간 보호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다(여성가

족부, 2023).

그러나 거주기간에 따른 청소년 쉼터 유형이 설

치 운영된지 20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

소년쉼터 유형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거의 없었

다. 제6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기능전환에 관한

내용이 있었으나 결국 아무런 변화없이 거주 기간

중심으로 현재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 유형으로 여

전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환경 기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디지털 원주

민 청소년들에 대한 치밀한 이용형태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뉴노멀이 다시 대두되었던 전세계적

인 코로나 19 펜데믹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불안, 걱

정, 우울함, 두려움 등의 스트레스 감정을 더 노출

하였고 이러한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은 신체적,

사회정서적, 대인관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상

문제를 가질 위험과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서미, 이자영, 편여울

강, 김지혜, 정성호, 김신아, 2022). 특히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질 수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이 더 여

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뉴노멀 시대에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변화 양상과 향후 발전적인

청소년쉼터 전환모형에 따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전문가인 기관장들의 경험적 자료를 근

거로 한 현상의 구조, 과정, 유형, 기재 등을 밝히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발견하거나 기존의 개념을 재

개념화하는 분석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가정밖 청소

년들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1. 뉴노멀의 개념 및 특징

‘뉴노멀(new normal)’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뜻하는 것으로, 경제 위기

이후 5년∼10년간의 세계경제를 특징짓는 현상을

뜻하는 경제 용어이다(정대영, 2022). 미국의 벤처투

자가 로저 맥나미(Roger McNamee)가 자신의 저서

 뉴노멀의 시대(The New Normal)의 제목에 이 용

어를 처음 사용했고,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촉발한 금융 위기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던 2009년

핌코(Pacific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PIMCO)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 용어가 다시 등장

하였다.

이후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Pimco의 경영자

Mohamed El-Erian의 저서 ‘When Markets Collide

(2008)’에서 사용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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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형성된 미국의 버블경제 이후 새로

운 기준이 일상화된 시대를 지칭하는 의미로 이 용

어를 사용하였다(천우정, 2019). 뉴노멀은 세계경제

에 나타날 세계 경제 질서를 통칭하는 말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경제가 예전처럼 위기에서 빠르게 회

복하지 못하고 저성장, 저소비, 저물가, 그리고 고실

업률이 지속되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의미이다

(조천희, 2022).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과 거대한 엔진 미국이 이

끄는 고속 성장을 누렸던 “올드 노멀”을 대신해 저
성장에 따른 불안정, 강력한 정부 개입, 그리고 작

아진 미국 시장과 여러 신흥 시장이 성장 활로를

모색하는 상황이 일상화된 뉴노멀의 시대가 찾아왔

다는 진단이었다. 처음에는 경제 분야에서 사용되던

용어였지만 특정한 시기와 사건을 중심으로 사회가

급변할 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어

사람들의 일상이 되는 것을 뉴노멀이라고 부른다

(최재천 외, 2020). 즉 이전에는 흔하지 않거나 예외

적인 것으로 보였던 것들이 점차 흔한 표준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천우정, 2019).

과거 대공황 이후 정부역할의 증대와 1980년대

이후의 규제 완화 및 IT 기술의 발달로 초래된 금

융혁신 등이 대표적인 뉴노멀을 뜻한다(정대영,

2022). 김창경(2017)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뉴노멀

로서, 1. 문제해결 비즈니스 2. 문화 3. 공포의 5인

방(승자독식) 4. 해체, 5. 인재 쇼핑 6. 데이터 드리

븐 7. 속도 8. 인공지능 탑재, 9. 업종간의 경쟁 10.

유전자 편집 11. 무료 12. 로봇의 12가지 새로운 표

준을 제시하였다.

이재완(2020)은 코로나 뉴노멀(New Normal)시대

지역사회복지의 변화와 방향이라는 연구에서 다음

의 7가지를 제안하였다. 1. 지역사회복지의 전체를

관통하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적응 또는 활용하는

방식으로 언컨택트 사회의 컨택트화를 지향해야 한

다. 2. 수평적, 개방적 공동체, 지역사회문화를 형성

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를 위한 효과적인 다양한

참여활동으로 실질적인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논의될 것이며 전자민주주의

(디지털 민주주의)가 나타날 것이다. 넷째, 디지털

디바이드 극복을 위한 공동체 구성원의 IT 역량 강

화와 사회적응을 위한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돌봄노동이 사회화될 것이고 이에 맞는 인

력수요를 준비해야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에 존재

하는 복지시설 등 각종 물리적 공간의 재구조화를

모색해야한다. 일곱째, 지리적지역사회, 기능적지역

사회, 사이버 지역사회 등에서 공동체 복지를 위한

모바일기반스마트지역사회만들기를실천해야한다.

김형용(2020) 뉴노멀(New Normal) 복지의 도래 :

COVID-19가 앞당긴 미래 사회보호의 과제에서 사

회복지의 메가트렌드로 다음의 10가지를 제안하였

다. 1. 취약계층 보호 우선(재난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의 더욱 취약해진 삶) 2.

위험대응의 일상화(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 확대) 3. 온텍트 지원(급

속한 온텍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4. 사회적

돌봄체계의 재정립(가정에서 전가됨 돌봄 책임) 5.

취약계층 실업과 빈곤 위험 완화(실업 위험 확산과

빈곤 대상 확대: 더 이상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

다) 6. 생태적 전환(생태위기 및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대응 필요) 7. 새로운사회안전망실험(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 비영리 조직의 사회

적 실험 필요) 8. 복지국가를 넘어 복지사회로(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복지 거버넌스) 9. 차별과 혐오를

차단하는 공동체 연대(코로나19로 인한 혐오와 배

제의 확산 대응) 10. 문화와 예술을 통한 고난의 극

복(펜데믹위기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의 중요성)

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이후 현 사회야말로

온오프가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적 기준이 요구되는

뉴노멀의 시대로 바라보고 이 시대에 부합하는 위

기 및 취약계층인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정부 정

책 모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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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쉼터의 유형

청소년쉼터는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

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

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이

다. 청소년쉼터의 이용인원은 2013년 15,242명, 2016

년 30,329명, 2017년 31,197명, 2018년 32,109명, 2019

년 32,3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여성가

족부, 2019).

청소년쉼터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은

1992년 설립된 ‘서울YMCA 쉼터’이다. 2004년에 가
정 밖 청소년의 긴급 보호를 위하여 일시보호시설

인 ‘일시쉼터(드롭인센터)’를 서울과 인천, 대전에

각각 설립하였다(여성가족부, 2023). 2010년 대비

2020년 현재 쉼터유형별 증가세를 보면, 일시청소년

쉼터가 22개 시설, 단기청소년쉼터가 12개 시설, 중

장기청소년쉼터가 15개 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이 8

개 시설이 각각 증가하여, 일시청소년쉼터 수가 가

장 크게 증가하여 왔다. 2024년부터 변경된 내용으

로 단기청소년쉼터의 경우, 중장기쉼터 연계 시 학

교가 너무 멀어 전학을 해야 하는 등 입소청소년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15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쉼

터 운영위원회 승인 필요). 다만 정원초과 등으로

타 청소년의 입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 2024).

최근에 설치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기간 청

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

는데도가정․학교․사회로복귀하여생활할수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

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생활관의 유무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생활관 운영을 위주로 하는

숙박형, 생활관 없이 외부의 공간에서 독립하여 주

거하는 청소년에 대해 지원하는 비숙박형 이용시설,

생활관과 독립생활지원을 병행하는 혼합형으로 구

분되어 있다.

<표 1> 청소년쉼터의 종류 및 기능

구분
일시쉼터
(일시이동형,
고정형)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보호
기간

24시간∼
7일 이내
일시보호

- 3개월 이내
단기보호
- 3개월씩 2회에
한하여연장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5개월한도내
에서추가연장
가능(최장 24
개월)

- 3년 이내
중장기
보호
- 1회 1년에
한하여연장
가능(최장
4년)

이용
대상

가정밖·거리배
회·노숙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핵심
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지원(아
웃리치)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지원,
학업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주요
기능

∙가정 밖 청소
년 조기 구조·
발견, 단기·중
장기 청소년쉼
터와 연결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
검사 등
상담서비스제공
∙먹거리, 음료수
등기본적인서
비스 제공 등

∙가정밖청소년
문제해결을위
한 상담·치료
서비스및예방
활동
∙의식주및의료
등보호서비스
제공
∙가정및사회복
귀대상청소년
분류, 전문기관
연계·의뢰서비
스제공등

가정복귀가 어
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
소년을 대상으
로 장기간 안
정적인 보호
서비스 제공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
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
점

가출 예방, 조기
발견, 초기 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출처: 여성가족부, 2024, 2024 청소년사업안내,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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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소년쉼터는 전국적으로 시설 수 및 유형

별분포의불균형, 동일시․도내에서의유형별불균

형 현상이 심한 상황이며, 청소년쉼터 유형별 평균

이용 청소년 정원의 불균형도 심한 상황이다<표 2,

3 참조>

<표 2> 지역별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현황
(2023. 12.31 기준)

구분 계

일시
(33)

단기(66)
중장기
(39)

이
동
형

고
정
형

10인
미만

10∼
15인
미만

15인∼
20인
미만

20∼
30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38 14 19 3 6 12 17 12 12 2 2 18 21

서울 17 4 4 1 1 1 2 1 3

부산 5 1 1 1 1 1

대구 6 1 1 1 1 1 1

인천 9 1 2 1 2 1 1 1

광주 5 1 1 1 1 1

대전 6 1 1 1 1 1 1

울산 5 1 1 1 1 1

경기 31 2 4 1 2 6 5 3 4 4

강원 9 1 2 1 3 1 1

충북 7 1 1 1 1 1 1 1

충남 10 1 2 4 1 1 1

전북 6 1 1 1 1 1 1

전남 4 2 1 1

경북 7 2 1 1 1 2

경남 5 1 1 1 1 1

제주 6 1 1 1 1 1 1

<표 3> 지역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지원 현황
(2023. 12.31 기준)

구분 계 이용형 혼합형

부산 1
1

(사상)

대구 1
1

(남구)
-

인천 2 -
2

(부평, 남동)

대전 1
1

(서구)
-

경기 3
2

(의정부, 군포)
1

(성남)

강원 1
1

(춘천 )
-

충남 1 - 1

제주 1 1 -

3. 청소년쉼터의 연구동향

최근에 이루어진 가정밖 청소년 관련 학술지를

분석해보면 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

루고 있고(손선옥, 박현용, 2023; 임주원, 김서형, 홍

진주, 2022; 정지은, 2022), 이용청소년의 특성에 기

반한 청소년쉼터의 모형에 관한 개인적인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의 유형 개편을 연구한 보고서에 따

르면, 일시 이동형 쉼터를 아웃리치센터(일시)로 일

시고정형 쉼터(7일)를 일시형 3일 청소년쉼터로, 단

기․중장기쉼터를통합하여 3년까지보호할수있는

일반형 청소년쉼터로, 1년 자립지원관은 그대로 유지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황진구, 김지연, 2020).

그러나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용청소년의

특성은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채, 기존 형태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은 형태로 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구분 계 이용형 혼합형

계 13 7 6

서울 2
1

(관악)
1

(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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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황진구 외(2020)의 청소년쉼터 유형 개편안

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모두 9명으로 청소년쉼터의 유형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선발하였으며 본 조사에 자발

적으로 동의하여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동질성

(Homogeneity)은 기관장이라는 공통성으로 확보하

였고, 이질성(Heterogeneity)은 일시,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이라는 쉼터 각 유형별이라는 특성으로

확보하였다. 다각측정(triangulation)은 추가 질문시

서면 및 유선으로 답변을 재확인하는 방법과 외국

저널 committee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확보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성별 특성은 여성 5명, 남성 4명이고

나이는 평균 47세였다. 학력은 대졸에서부터 박사졸

업까지 다양했으며 청소년쉼터 총 경력기간의 평균

은 14년 9개월, 기관장 경력은 10년 2개월이었다.

<표 2> 연구참여자

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서면조사 방법으로 2023년 9월 27일부

터 10월 11일까지 16일간 이루어졌다. 1차 자료수집

후 디지털환경에 관한 추가 질문이 이루어졌다. 현재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특성(연령, 문제특성,

가정상황 등), 현재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들이 귀

하의 기관에 머무는 기간은(최단에서 최장, 평균

등), 현재 청소년쉼터 이용 운영의 어려운 점, 한계

점 및 개선점, 향후 이용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쉼

터의 전환모형에 대한 본인 생각 혹은 주변에서 들

은 의견, 기타 제언, 앞으로의 쉼터 방향성 등에 대

해 질문하였다. 추가질문으로 디지털시대의 환경변

화에 따른 쉼터 전환 모형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방법은 Braun과 Clarke(2006)가

제시한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의 6단계-1단

계 ‘데이터에 익숙해지기’, 2단계 ‘초기 코드 생성하

기’, 3단계 ‘주제 찾기’, 4단계 ‘주제 검토하기’, 5단
계 ‘주제 정의 및 이름 정하기’, 6단계 ‘보고서 작성
하기’-에 맞추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분석방법

은 무정형의 질적 자료를 질서 짓는 과정에서 현상

이나 경험 속에 들어있는 주제를 찾아내는 것으로

구분
참여자

1 2 3 4 5 6 7 8 9

나이 40 38 54 48 49 41 41 55 57

성별 여 여 여 남 남 남 여 여 남

학력
대학
원졸

대학원
재학中

박사
학위
수료

대학
원졸

대학원
졸업

대졸
석사
졸업

사회
복지
석사

박사
졸업

구분
참여자

1 2 3 4 5 6 7 8 9

청소년
쉼터
총
경력

19년
3개월

약
9년

10년
9개월

14년
8개월 16년 9년 14년

7개월 21년 20년

기관장
경력 4년 약

4년
11년
9개월

7년11
개월 11년 5년 12년 15년 20년

근무
쉼터
유형

중장
기 일시 일시

중장기
및
자립
지원
관

단기
자립
지원
관
중장기 단기

자립
지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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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 2006),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현상의

구조, 과정, 유형, 기재 등을 밝히기 위해 새로운 개

념을 발견하거나 기존의 개념을 재개념화하는 것이

다. 또한 관심 현상의 현실적인 맥락을 반영하고,

연구 참여자 인원 및 구성, 자료수집 등 연구방법측

면에서 유연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본

분석방법을 선택하였다(Braun, & Clarke, 2006). 질

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주제 분석은 데이터베이스에

서의 중요 문구, 키워드에 주목해 그룹을 만들고 그

룹에 따라 테마를 도출하는 분석 프로세스로 진행

된다(Braun & Clarke,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1단계 전체적 그림을 얻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전체 자료를 반복하여 읽었다. 2

단계 초기 코드를 생성하는 위해 자료에서 주요관

심 현상에 대한 의미를 찾아 이용청소년의 특성과

현 청소년쉼터의 한계, 개선점, 향후 발전을 위한

유형의 전환 모형과 관련된 유의미한 진술을 추출

하여 코드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3단계는 주제

찾기단계에서는 생성된 코드를 연구대상자별 제출

했던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 및 대조하여 잠정적

하위주제를 추출하였다. 4단계는 주제 고찰 단계에

서는 주제가 코드화된 자료와 전체적 자료에 부합

되는지 파악하였다. 5단계 주제의 의미를 정의하고

주제를 명명하는 단계에서는 전반적 내용을 고려하

여 주제의 본질을 확인한 후 주제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때 각 주제로 명명하는 작업을 수

행하였다. 마지막 6단계에서는 선별된 내용에 대한

최종 점검 및 분석결과를 기술하였다.

Ⅳ. 연구결과

연구결과, 현재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으로

후기 청소년의 증가, 남자 청소년의 입소률 증가,

경제적 어려움, 한부모 혹은 재혼가정, 학대 등의

가족환경적 요인, 가족갈등, 학업이나 교우 문제로

인한 가출원인 등이 코드화 되었다. 이어 정신과적

(지적장애 3급 수준, 경계선급, 품행장애, 조현증, 우

울, 불안, ADHD, 공황, 조울, 양극성 정동장애, 자

해(여자), 공격성(남자)) 등의 문제, 비행, 일탈문제,

주거 불안, 일상생활 자기관리 능력 부족, 자립의지

부족, 회복탄력성(외부충격) 약함 등의 심리내적 문

제도 알 수 있었다.

또한 펜데믹 이후 나타나고 있는 쉼터 청소년의

경향적인 특성으로 학교 재학중인 청소년 입소 증

가, 코로나 이후 입소 청소년 감소, 학교 밖 청소년

입소 감소 등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하위 주제

로 연령, 성별, 가정환경, 가출 원인, 문제 증가(정신

과적, 사회, 내적 기제), 기타 특성(학교 재학중인

청소년 입소 증가, 코로나 이후 입소 청소년 감소,

학교 밖 청소년 입소 감소)들로 하위주제를 그룹핑

할 수 있었다.

<표 3> 입소청소년의 특성에 관한 주제분석

코드 예시 하위 주제 주제

후기 청소년의 증가 연령 특성

현재

이용하는

청소년들

의 특성

남자 청소년의 입소률 증가 성별 특성

- 경제적 어려움

- 한부모 혹은 재혼가정 등

- 학대

가정환경

특성

- 가족갈등

- 학업이나 교우 문제
가출 원인

지적장애 3급 수준, 경계선급, 품행

장애, 조현증, 우울, 불안, ADHD,

공황, 조울, 양극성 정동장애, 자해

(여자), 공격성(남자) 등
문제

증가

정신

과적

비행, 일탈 사회

- 주거 불안

- 일상생활 자기관리 능력 부족

- 자립의지 부족

- 회복탄력성(외부충격) 약함

내적

기제

- 학교재학중인청소년입소증가

- 코로나이후 입소청소년감소

- 학교밖청소년입소감소

기타 특성



미래사회

- 22 -

기관장들이 생각하는 유형에 대한 운영상의 어려

움은 현재 생활 권역별/지역별로 유형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도 설계된 패턴대로 연계

되지 않는 점, 진로 프로그램의 경우 연령대별 특성

및 수준이 다를 수 있어 포커싱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주요성과에 있어 ‘가정복귀’가 아닌 사회복

귀로의 성과 방향성 설정을 통해 자립에 대한 서비

스를 강화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 필요, 공동생산

(co-production)등의 개념을 적용해 쉼터 규칙 등을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쉼터’를 고민하고 적용,
발달단계에 맞는 서비스 설계 및 매뉴얼 제공 필요

등의 코드화는 인권친화적 기관 운영 필요라는 하

위주제로 수렴될 수 있었다.

아웃리치센터, 생활쉼터(단기, 중장기 복합시설),

자립지원관, 가정밖 청소년지원센터(도단위), 생활

형 치료 쉼터, 자립 특성화, 치료형 쉼터, 경계선 대

상 사회화 및 자립 훈련 쉼터, 창업준비 쉼터, 쉼 쉼

터, 독립생활 준비 쉼터 등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모색, 쉼터-자립훈련공간-자립지원관(이용형) 등으

로 쉼터형태를 제안한 코드들은 기간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쉼터라는

하위주제로 귀결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인 1실 다인 → 2인 1실, 무인시스템

도입, 메타버스 형식의 가상 쉼터, 온라인 아웃리치

의 활성화, 비대면 서비스 제공 등은 쉼터 공간에서

있어서의 보다 현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하위 주

제를 수렴하였다. 이런 각각의 유형별 운영상의 어

려움 발생에 따른 각 유형별 청소년쉼터 고유의 목

적에 대한 재검토 필요, 인권친화적 기관운영 필요,

쉼터 공간의 현대화 필요가 하위주제는 취합하여

뉴노멀 시대에서의 향후 발전적인 청소년쉼터 모형

에 관한 주제로 수렴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표 4>와 같다.

<표 4> 뉴노멀시대의 향후 발전적인 청소년쉼터 모형에

관한 주제분석

코드 예시 하위 주제 주제

현재 생활 권역별/지역별로 유형
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청
소년도 설계된 패턴대로 연계되지
않는 등의 어려움 발생

유형에 대한
운영상의
어려움

발생에 따른
각 유형별
청소년쉼터
고유의

목적에 대한
재검토 필요

뉴노멀
시대의
향후
발전적인
청소년
쉼터
모형

진로 프로그램의 경우 연령대별
특성 및 수준이 다를 수 있어 포
커싱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주요성과에 있어 ‘가정복귀’가 아
닌 사회복귀로의 성과 방향성 설
정을 통해 자립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 필요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 필요

인권친화적
기관 운영

필요

공동생산(co-production)등의 개념
을 적용해 쉼터 규칙 등을 청소년
과 ‘함께 만들어가는 쉼터’를 고민
하고 적용

발달단계에 맞는 서비스 설계 및
매뉴얼 제공 필요

아웃리치센터, 생활쉼터(단기, 중장
기 복합시설), 자립지원관

기간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쉼터

가정밖 청소년지원센터(도단위)

생활형 치료쉼터, 자립 특성화, 치
료형 쉼터, 경계선 대상 사회화 및
자립 훈련 쉼터, 창업준비쉼터, 쉼
쉼터, 독립생활 준비 쉼터 등

쉼터-자립훈련공간-자립지원관
(이용형)

1실 다인→ 2인 1실

쉼터 공간의
현대화 필요

무인시스템

메타버스 형식의 가상 쉼터

온라인 아웃리치의 활성화

비대면 서비스 제공

따라서 최종 현재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과

뉴노멀시대의 향후 발전적인 청소년쉼터 모형에 관

한 주제로 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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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

년들의 특성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운영중

인 청소년쉼터의 모형 전환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

다. 또한뉴노멀시대환경에서청소년의특성에부합

하는 청소년쉼터의 전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아

온오프라인이 공존하는 청소년쉼터 운영방안을 모색

해볼 수 있었다. 이에 기반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하

여 일시, 단기, 중장기 등의 거주 기간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청소년쉼터 모형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황진구 외(2020)의 연구에서도 아웃리치센

터(일시), 일시형 청소년쉼터(3일), 일반형 청소년쉼

터(3년), 자립지원관(1년)으로 기간 중심이 아닌 기

능 중심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 유형 변경을

위해서는 이용청소년들의 평균 보호기간과 사유 등

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

이며 이용 연령 변경(예를 들면 자립지원관 1년 이

상으로 설정할 경우)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

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경을

위해서는 현재 쉼터에서 보호 청소년의 특성과 기

간, 지역사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느 기관 형태

로 갈지 유형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

둘째, 기능전환에 따른 쉼터 모형 고민시 지역사

회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쉼터 모형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재완

(2020)의 연구에서 강조한 사회에 존재하는 복지시

설 등 각종 물리적 공간의 재구조화를 모색해야 한

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일례로 청소년의 자기결정

권을 중요시 생각하는 독일의 경우 공동생활형 청

소년쉼터(사회복지형, 사회치료형 https://www.kit-

jugendhi l fe .de/arbe i tsber e i che/wohn-

gruppen-/-stationaere-hilfen-zur-erziehung,

https://www.jugend-und-erziehungshilfe.de/wohn-

gruppen/wohngruppe-kompass/), 독립생활지원형 뮌

스터 디아코니아 사례(장애인 및 자폐청소년 특화

https://diakonie-muenster.de/angebote/sozialpaed-

agogisch-betreutes-wohnen) 등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여성가족부(2024)에서도 비행예방형(소년보

호처분 등 비행 및 범죄 이력자를 대상으로 범죄

재유입 예방을 위한 인성 및 재사회화, 활동프로그

램 개발 운영 등), 진로탐색형(자신의 적성과 특기

를 고려한 진로를 탐색하고, 취창업을 연계하기 위

한 프로그램 운영), 자립촉진형(경제적 자립 및 독

립생활 영위를 위한 개인경제교육, 독립거주 생활지

원 프로그램 운영 등), 학업형(가출 청소년 중 학업

지속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반, 재학

반, 대안학교 진학반 등 학업복귀 전문프로그램 운

영), 경계성 지적장애 치유형(경계성 지적장애 청소

년 치유 및 회복을 위한 별도 치료프로그램 운영),

사회성향상형(자립의지가 약한 가출 청소년을 대상

으로 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인성교육 및 재사회화

훈련, 활동프로그램 등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그

러나 지역사회에서 일시에서 자립지원관까지 모든

유형의 쉼터가 특히 지방에서는 설치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화하기가 쉽지 않으며 점점 개별화된

욕구에 부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조하는 쉼터 운

영에선 중복서비스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에서의 가정밖 청소년을 위한 네

트워킹의 형성 및 구축이 보다 강조되어져야 한다.

주경필, 이인혁(2022)의 위기청소년에 관한 글로벌

연구 동향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을 중심으로 회복탄

력성-긍정적 청소년 개발-멘토링이 연계된 네트워

크, 학교-경험-협력이 연계된 네트워크, 폭력배-사

회적 관계망-부모-예방이 연계된 네트워크가 중요

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의 가정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연계형 네트워킹의 형성 및 구축이 보다 확

대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

- 24 -

넷째, 향후 뉴노멀 환경에서의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여 IT와 결합한 청소년쉼터(스마트청소년쉼

터, 메타청소년쉼터, AI 기반청소년쉼터, 모바일기

반 청소년쉼터 등) 시범 운영 등 쉼터 공간의 현대

화가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재완(2020)의

연구결과에서 지리적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

그리고 사이버 지역사회 등에서 공동체 복지를 위

한 모바일 기반 스마트 지역사회만들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과 그 맥을 같이한다.

다섯째,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시 청

소년쉼터 관련하여 청소년이 전문가와 상시적 혹은

정례적으로 협의하거나 함께 논의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 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이 이루어한다. 이는 청소년의 자치권 뿐 아니

라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내

용으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적, 부정적인 사

회적 인식도 전환시키도록 도와줄 것이다.

본 연구는 기관장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온오프가 결합된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쉼터 이용청

소년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고려한 향후 발전적

인 청소년쉼터 전환모형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차

원에서의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해

봤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보다 연구대

상자의 확보에 따른 많은 의견 수렴 및 타당화 과

정, 분석 자료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관계가들의 전

문 의견 수렴, 외국 사례와의 보다 치밀한 비교 분

석 등은 본 연구의 한계이자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

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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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ative study on the Transformation

Model of Youth Shelters

in the New Normal Era

YunN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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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policies

for out-of-home youth in the new normal era by discovering the changes in how they use

youth shelters and in the voices of institutional heads. According to the future devel-

opmental model for youth shelter conversion. Thus,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on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new normal, the type of youth shelter, and the re-

search trend for youth shelters. A written survey was conducted the heads of institutions

from September 27 to October 11, 2023. As a result of the six-step thematic analysis pre-

sented by Braun and Clarke (2006), age, gender, family environment, reason for runaway,

increased problems (psychiatric, social, internal mechanisms), and other characteristics be-

came sub-topics, converging into theme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ho

currently use youth shelters. In addition, sub-topics such as the need to review the unique

purpose of each type of youth shelter due to their specific operational difficulties, the need

to operate a human rights-friendly institution, the need to operate a youth shelter in con-

sideration of function-oriented region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a period of time, and the

need to modernize the shelter space were derived. The theme for future developmental

model for youth shelters of the new normal era c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is, prac-

tical and policy suggestions and follow-up research tasks were presented.

Keywords: NewNormal, Out-of-Home Youth, Youth Shelter, Transition Model, Human

R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