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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한국의 학벌주의 문화와 과열된 교육 관련 연구는 상당수 진행되고 있는 반면 사교육의 핵심 수요자인 대

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을 조명하는 연구는 전무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자녀 대학 입학 준비 시기 동안 사교

육에 적극적이었던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제약과 여가 활동 경험(참여, 배제)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

해 한국에 거주하는 탈 고3 엄마에게 자녀 대학 입시 기간 중의 여가제약과 경험에 대해 2022년 4월부터 10월까

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근거이론 기법을 활용하여 총 1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내용을 분

석한 결과,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은 30개의 하위범주, 11개의 상위범주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패

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인과 조건은 ‘고3 엄마라는 과중한 역할 부담’, 중심 현상은 ‘적극적 여가 활동 위축’,

‘종교 여가 활동 증대’, 맥락 조건은 ‘일-여가-자녀 시간 안배 어려움’, 중재 조건은 ‘자본의 활용’, ‘우선순위 설정’,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행동적٠인지적 협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여가 활동 참여’, ‘여가 활동 배제’, ‘여가 활

동 중립’으로 도출되었다. 선택 코딩 결과 핵심 범주로 분석된 ‘자녀 사교육에 적극적인 한국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활동의미찾기’는 3가지 유형으로범주화되었다. 구체적으로워라밸형, 전통형, 중립형으로유목화되었고각

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특징과 근거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자녀 사교육에 적극적인 한국 엄마가 대입

수험생 자녀의 입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여가제약과 경험을 분석한 초기 연구라는 이론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결과를 토대로 수험생 유자녀 중년 여성의 여가정책과 인력 활용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적용이 가능한 정책적 시

사점과 상담 치료 및 취업 재교육 관련 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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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hile there have been numerous studies on academic elitism in Korea and excessive 

education fever, none have examined the leisure experiences of mothers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ir children's shadow education for university entrance exams.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better 

understand those mothers' leisure experiences. From April to October 2022,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the leisure experiences of mothers living in Korea. The findings demonstrated that the 

leisure experiences of mothers who dedicated themselves to their children's shadow education for college 

entrance were derived from 30 sub-categories and 11 categories, and a paradigm model was presented 

as a result. The developed model was named 'Finding the meaning of leisure activities for Korean 

mothers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ir children's shadow education for college entrance exam,' and it 

wa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work-life balanced type,' 'conventional type,' and 'in-between type.' The 

theoretical contributions stem from the study's originality in analyzing the leisure experiences of Korean 

mothers during their children's university entrance exam period. Furthermore,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leisure policies and employment policies utilizing human resources of middle-aged women 

with highschoolers, as well as practical implications for counseling treatment and job retraining, were 

proposed.

Key words：Korean mother, Grounded theory, Midlife leisure, Leisure experience, Leisure constraints,

Shadow education

Ⅰ. 서 론

한국의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지

나치다. 최근 CNN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한

국이세계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아이양육

비 부담이 세계 최고라는 연구 결과가 이를 방증

하고 있다(조선일보, 2022.04.11.). 양육비의

대부분을차지하는비용은사교육비인데, 2021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 시장 규모가 약 23조 4천

억원으로, 2020년 19조 4천억원대비 21%증

가했으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통계청,

2022a). 이미 몇 해 전이지만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 사교육비의 5배라고 보고되

었다(OECD, 2014). 한국은 OECD 국가 중

중등학교 졸업생 비율(secondary graduation

rate)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교육 수준이 높지

만(OECD, 2019), 가부장적 사회구조로 성별

에따른임금(wage)의 차이도세계최고수준으

로 높다(OECD, 2022.3.27). 즉, 자녀 사교육

의 주체인 어머니가 보유한 지식 자본이 생산 노

동으로 사용되지 못하여 자녀에 대한 재생산 노

동에 투여되어 지나친 교육열이라는 사회문제가

초래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수민, 김경식,

2021).

학술연구에서는 수험생 어머니 문제에 대해

대부분교육학과심리학접근으로이루어지고있

다. 한국에서 수학능력시험이란 성인이 되기 전

겪는 Van Gennep (1961)의 통과의례(rite of

passage)에 비유할 수 있다. 고3 수험생 엄마

는자녀가청소년기에서성년기로진입하는중요

한 관문의 조력자로서 자녀 양육의 거의 마지막

책임을다하는시기이므로선행연구들은학습관련

사교육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부분의

실증연구는, 거시적으로는 양육 방법(Janssen,

2015; Zhang, 2020), 동서양 양육의 문화비

교(Ng et al., 2014; Qu et al., 2017) 등으

로 연구되었고, 미시적으로는 사교육의 매니저

역할을 하는 엄마의 내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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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적과 자신의 성적 동일시, 학벌 사회에

서 받는 열등감, 자녀의 사교육 책임자로서의 압

박감, 다른 어머니들과의 경쟁, 직장 엄마로서의

소외감, 자본 결핍으로 인한 죄책감 등이다(김희

정, 조영아, 2018; Ng et al., 2014). 특정 집

단인 고3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도 간간이 되

었으나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연구들이 대

부분이며(고인순, 김경신, 2001; 양성은,

2005; 이정화, 2004; 최지영, 2005) 주제 또

한 심리학 관점의 연구로 구성되어 20여 년 전

의 수험생 어머니의 상황과 현재의 어머니 역할

및 여가 경험에는 상당한 갭이 있을 것으로 예측

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교육 실천의 수요자로

서 한국 엄마의 삶에 대해 좀 더 깊이 조명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가 활동은 엄마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가

(leisure)는 일반적으로 노동의 반대개념으로

사용된 이분법적 사고를 담지하고 있다. 여가란

자유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하며, 문화예술, 국민관광, 생활체육 등의 활

동을 포함한다(법제처, 2022).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은 개인, 사회, 국가적으로도 주요한 이슈이

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서

여가생활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박나래, 이미숙, 2021). 2015년 ‘국민여

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국

민들의 자유로운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

하였고, 2016년 국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

루고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도록 법으로

제정하고 있다. 2021년에 법 개정을 통해 장애

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사회 약자의

여가 활동 증진과 아동의 적절한 여가 보장까지

명시되어있어, 여가 활동은 한국 국민이면 누구

나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컨슈머인사이트 (2022.05.17.)가 6개

월간 1만 1,281명을 대상으로 여가․문화․체

육 주례를 조사한 결과, 40대 남녀 모두 타 연령

대에 비해 여가시간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고, 여가시간이 충분한가의 인식도 33.2%로

가장 낮았다. 생애주기별로 볼 때 자녀 아동기

가구 여가시간(21.7시간)이 가장 짧고, 다음으

로 자녀 청소년기(24.7시간)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에서관심을가지고조사하고자하는코호트

는 자녀 청소년기 중에서도 고3 수험생 시기 엄

마이며 그들의 여가 경험에 관해 조사하고자 하

는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연령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여가 활동 참여는 만족감과 주관적 웰빙을 높이

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이경여, 이훈,

2019; Rodríguez-Bravo et al., 2020), 다른

연령층보다상대적으로미흡하나중년층여성관

련해서도 여가 활동 참여자들 삶의 만족과 주관

적 웰빙의 긍정적 관계는 확인되어왔다(김동아,

2020; 양원희 외, 2021; Kekäläinen et al.,

2018). 그리고 특수 상황에 처해 있는 엄마를

대상으로 한 근거이론 연구들 즉,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 관한 연구(정주영 외, 2012)

나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

구(전지열 외, 2019)도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자녀 수험생 시기를 문제의 중심에 두고 이 시기

동안 엄마의 여가 경험을 조사한 연구는 전무하

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특수 코호트로 구별짓는

고3 즉,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제약과 경험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족 스트레스라는 범

주에 자녀교육을 포함하여 조사한 여가 활동 연

구로서 Hybholt et al. (2022)은 덴마크 중년

층 여성들의 여가에 관해 가족과 자녀에 대한 시

간과 노력 투자 부분에 대한 주부들 여가의 문제

점을 조명하며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엄마는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업무(즉, 아이의 사교육 매니

저 역할)가 여가 활동을 저지하게 만든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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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자

녀교육의매니저역할행동은현실적인문제이며

과몰입으로 인해 여유와 여가가 없는 삶에 관해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

은 단순히 여가제약과 이를 협상하는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이에 영향을 주는 맥락, 구조 조건

과 대응 전략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분석해

야 대입 수험생 엄마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가능

하다. 따라서 대입 수험생 엄마의 특정 현상을

바탕으로분석하고구조적이며통합적이론을제

공하는 근거이론 접근(Strauss & Corbin,

1998)이 적합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여가 연구

와 교육학 연구에 접목시켜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행동을분석한초기연구라는데학술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중년기 유자녀 여

성들의 여가 활동 정책 관련 입안자들에게 적용

이가능한구체적인시사점을제시하는데도움이

될 것이다.

Ⅱ. 이론 고찰

1.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

고3이나 대입 수험생 엄마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 경험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고3 자녀를 둔 엄마는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 중 대부분 중년에 속하는 시기이며 중년

(midlife)을 역할(예, 멘토, 부모), 인생 사건의

시기, 인생 경험의 측면이라는 관점에서 간주하

여(Lachman, 2004), 유자녀 중년층의 연구에

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발달심리학자 에릭 에릭

슨(Erik Erikson)은 중년의 주요 도전과제를

생산성(generativity)으로 간주하고, 인생 과정

에서 젊은이와 노인 사이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Erikson, 1963). 중년에 대한 명확한 시

기는 연구자들 간 합의되기 어려운 부분이나 일

반적으로 40세에서 60세로 간주한다(Lachman

et al., 2015). 중년은 성인 초기와 노년기의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연령층으로 부정적인개념

으로 보는 접근이 일반적이다(Levinson, 1978).

Blanchflower and Oswald (2008)에 따르

면, 일반인 설문조사에서도 인생의 행복 곡선은

40대 중년 즈음에 행복 수치가 가장 낮은

U-shape 곡선의 최저점을 찍는다고 한다. 그러

나 일각에서는중년기를긍정적인요소로구성된

삶으로 보기도 하는데 인생의 최고 기간으로서

힘이 응집된 정점으로 조명한다(Lachman et

al., 2015). 따라서 중년기는 긍정적인 면과 부

정적인 측면 둘 다 연구의 대상으로 양가적 가치

를 지닌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미 2017년 고

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우(Jang et al.,

2019),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중년기

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중년층을 대상

으로 노년에 적극 대비하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중년층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을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여가 이론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론은 여가

제약(leisure constraints, Crawford &Godbey,

1987)과 여가제약협상(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Jackson et al., 1993)이다. 여

가제약은 여가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게만드는장

애물(barrier)이며 이것은 내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의 위계 순서로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

된다는 이론이다(Crawford et al., 1991). 여

가 제약 협상은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여가 참여

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동기가 있을 경우 내

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을차례로해결하여 여가

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Jackson et al.,

1993). 여가제약과 여가제약협상은 30년이 지

난지금까지도지속적으로학자들이주목하는연

구이며 지금도 이 세 가지 여가제약 틀 안에서

세분화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Jiang, et

al., 2020; Nyaupane & Anderec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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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다크투어리즘 지역을 방문하는 내적

제약은 Crawford et al. (1991)이 제시한 흥

미 부족 외에도 트라우마 기억, 공포와 우울한

감정등의내적제약이도출되었다(Zheng et al.,

2017). Nyaupane and Andereck (2008)는

미국인을대상으로아리조나지역으로의여행제

약으로 구조적 제약을 시간, 비용, 장소 속성의

3가지 요인으로 세분화시켜 확인하였고, Jiang

et al. (2020)은 자연 기반 관광에서 자연음향

여가제약에 대해 구조적 제약을 정보, 기대, 매

력성 외에도 개인 활동, 환경적 맥락의 제약이

존재함을 세분화시켜 하위단계의 구조적 제약을

제시하였다.

최근 연구로서 Kuykendall et al. (2020)

는 직장 관련 여가제약 요인을 3가지 제시하였

는데, ‘작업의 일정 관련 노동 관행, 조직의 규

범, 그리고 작업의 감독자들’을 새롭게 밝혀내었

다. ‘작업의 일정 관련 노동 관행’은 주로 저임금

노동자가 자신이 작업 스케줄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파트 타임 일이지만 풀 타임 이용가능’의

여가제약이고, ‘조직의 규범’은 고임금 노동자들

이이상적인직업인으로서조직에서기대하는모

습으로서 또 다른 ‘일 관련 여가제약’ 요인을 가

지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업의 감독자

들’이 여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서 크게 작용한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록 여성이나 중년층의

직장인에 한정된 연구는 아니지만 Kyukendall

et al. (2020)의 연구는 워라밸을 추구하는 현

대인들의 여가가 일로 인해 어떻게 제약이 되는

지를 깊이 있게 조명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성들의 여가시간에 대한 제약은 복잡하게 얽

혀있음을이해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Aitchison,

2005). 유자녀 중년 여성의 여가제약 관련 연구

도 경험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Hybholt et al.

(2022)는 덴마크 중년층 여성들이 직업과 가족

에 대한 의무 때문에 나타나는 시간 제약과 관련

하여개인의여가시간에운동을실제적이고정서

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명하였다. 그 결과

중년 여성은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갖는 것보다는

일의 유연성 그리고 일의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시간을 요구하였고 자녀, 부모 또는 손자녀와 관

련된 새로운 시간이 요구된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현대 덴마크 사회에서 중년 여성의 고용 시장

문화와 가족 및 직장 생활의 사회적 의무의 시간

구속 때문에 운동에 참여하는 개인 여가시간이

크게제한된다는것을도출하였다. 스칸디나비아

여성들 여가시간의 품질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낮으며(Thrane, 2000), 미국의 경우에도 엄마

들이아빠들에비해개인의여가시간에서차지하

는 무급의 일 혹은 양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고 보고 하고 있다(Mattingly & Blanchi,

2003; Offer, 2016). 또한 호주, 덴마크와 프

랑스 3개 국가를 비교했을 때에도 직장 엄마가

아이와보내는여가시간이아빠를포함한여가시

간보다 훨씬 많아 엄마가 사적인 여가시간을 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Craig &

Mullan, 2011). 이것은 한국도 다르지 않은데

한국의기혼여성이여가스포츠참여를중단한가

장 큰 이유로는 시간 부족(시간적 여유, 더 중요

한 일들이 많아서, 정신적 여유)과 난이도(활동

의 어려움, 위험감, 정보 부족)로 나타났으며 시

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혼여성 스스로 사회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과 사회구조적 변혁

수반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지현진, 2006). 다

른 연구에서도 맞벌이 여성의 시간 압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의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을 둔 맞

벌이 여성의 여가시간 결핍이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다(김진욱, 고은주, 2015).

정리해보면, 유자녀 중년 여성의 여가 경험 연

구에서 여가제약은 내적, 대인적, 구조적 틀 안

에서세부적으로다른제약으로구분하는연구로

확장되어 왔으며 이러한 제약은 협상을 통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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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자녀 중년 여성

은 일과 자녀 양육으로 인해 개인 여가에 온전히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여가

제약 협상에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아웃도어 활

동이나스포츠활동분야로이루어져서세분화된

집단을대상으로한연구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

(박정은, 이훈, 2013), 한국의 수험생 자모라면

누구나 통과의례로 겪는 고3 즉, 대입 수험생 시

기가엄청난스트레스를겪는시기지만아직까지

이들의 여가제약에 초점을 둔 연구는 진행된 적

이 없는 실정이다.

2. 자녀 대학 입시 사교육과 엄마의 여가

학부모는 사교육에 대한 주도권을 가진 집단

즉, 사교육 관련 정보, 사교육 구매와 사교육 평

가를 하고 있는 집단이지만, 사교육 연구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임성택 외, 2012). 유자녀

중년 여성의 경우 엄마로서 자녀교육 서포트와

관련한 역할로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자녀 서포트 역할 문제로서 자녀의 성적이 자신

의 성적처럼 동일시되는 문제는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김희정, 조영아, 2018; Ng et

al., 2014). 그리고 학벌 중심 사회에서 엄마가

받게 되는 열등감 문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

녀의 사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압박감, 다른

어머니들과의 경쟁 문제, 직장 엄마로서의 소외

감, 자본 결핍으로 인한 죄책감 등 다양한 종류

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이수민, 김경식,

2021). 여기서 자녀 사교육 매니저 역할에는 학

원이나 과외를 알아보고 시간표 세팅 안배 의사

결정, 학원에 자가용이나 직접 데려다주고, 입시

정보 대리 수집 설명회 참가 등 일체의 시간과

노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수민, 김경식

(2021)은 어머니들이 사교육을 실천하는 원인

으로서 학벌주의, 가부장주의, 자본주의라는 구

조적 원인을 밝혔으며 이러한 구조들은 사교육

실천을 통해 서로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밝혀내었다. 학부모가

자녀의 사교육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을 분석한

조영진 외 (2015)는 강원교육 종단연구 자료

(2011-2013)를 활용하였는데, 학부모 중 성별

즉어머니의의사결정이중요한변수로나타났으

며,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교육 투

자도 증가하였다. 사교육에 대한 동기와 비용도

사교육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농어촌지역보다도시에서사교육비용이증가할

수록 사교육 결정도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좀 더 자

녀들에게 많이 시키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서구에서도관련연구는지속되고있으며사교육

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다. 중국의 경우

사교육은 주요 시험(예, 대학입시) 기간 동안 분

명히 나타나며 일부 학생의 경우 모든 수준의 교

육 시스템에서 사교육이 발생하고 있고, 이 관습

은 오랫동안 동아시아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

으며, 현재 서부 및 중앙아시아, 유럽, 북미 및

아프리카에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Bray,

2013). 러시아의 경우에도 사교육 참여는 고

등학생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성취도가 낮은 학생의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oyalka &

Zakharow, 2016). Choi and Park (2016)

는, 한국 중학생 수학 사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는

사교육 활용 성향이 높은 학생들보다 낮은 학생

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 조영진 외 (2015)

는 한국의 경우 국어성적이 사교육 유발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수학과 영어성적

은 다음 해 사교육 유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사교육은 전 세계 어

디서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상

황이지만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두드러지며 어머

니들이조우하게되는다양한스트레스로다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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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대상 시기와 자료 수집 시기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를 주도하는 주축으로서 고3 엄마의 삶과 여가

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없이는 한국의 사교육과

사교육의 중심에 있는 엄마 여가의 관계를 폭넓

게 논하기 어렵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대상자들

자신의이해와해석을그들의언어로표현하도록

하여 이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자녀 대학 입시를 경험한

엄마를 대상으로 그들의 여가 경험에 관한 현상

을들여다보고근거이론기법을통해분석하고자

한다.

Ⅲ. 분석의 틀

1.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자녀 대입 사교육에 적극적

인 대입 수험생 엄마 여가 경험을 근거이론 방법

으로분석하여통합적근거이론을제시하는것이

다. 따라서 주요 연구 문제를 ‘자녀 대입 사교육

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입 수험생 엄마는 입시

과정 중 어떻게 여가를 경험하였는가?’로 설정하

고 여가제약-협상-참여 과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구체적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대입 수험생 엄마는 여가제약을

경험하는가?

연구 문제 2: 대입 수험생 엄마는 여가제약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연구참여자 선정과 심층 면담

(in-depth interview) 두 단계로 구성되었다.

먼저 연구참여자는 한국에 거주하며 자녀 대학

입시경험이있고사교육에적극적으로참여했던

엄마이다. 사교육에적극적이었는가여부의기준

이 모호하므로, 자녀의 수험시기 사교육비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지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

였다. 통계청 (2022a)에 따르면 2021년 초중

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8.5만 원으

로 조사되어 100만 원 이상 지출은 자녀 사교육

에 적극적인 것으로 갈음하였다. 탈 고3 엄마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입시 기간 중에는 심적으로

예민하므로심층면담을불편하게여기기도하지

만 수험생 엄마가 여가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편향된

(biased) 응답 가능성이 있어서였다. 연구 대상

과 자료 수집 시기는 <그림 1>과 같다.

대상 선정은 Strauss and Corbin (1998)

이 제시한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

을 활용하였다. 즉, 이론적 표집이란 자료의 적

절성과 포화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연구에서

는 목표 표집법을 통해 최초 표집을 연구자 주

변의 탈 고3 어머니로 수행하였고, 다음으로 연

구참여자의 소개를 받는 식으로 눈덩이 표집법

(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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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참여자

ID 나이 거주지
자녀

구성

대학 진학

형태

합격 후

경과
종교

본인 직업

(과거/입시 중)

자녀 입시 중

주된 여가 활동

이전여가

활동지속

여부

1 54 서초구 아들1 현역 2년 가톨릭 드라마작가/전업주부 줌바, 신앙 봉사 X

2 52 강남구 딸2 둘다 현역 2년 X 전업주부 코딩 X

3 51 동작구 아들2 둘다 재수 1년 가톨릭 기간제교사 친목 활동 X

4 55 서초구 딸2 현역, 재수 2년 개신교 전업주부 블로그 포스팅, 신앙 봉사 X

5 49
서대문

구

딸1,

아들1
둘다 재수 2년 X 중등영어학원 원장 골프 O

6 46 인천 아들2 둘다 현역 1년 불교 영어 튜터 바이올린, 신앙 봉사 O

7 57 서초구 아들1 현역 9개월 개신교 리서치회사프리랜서 골프, 신앙 봉사 O

8 50
영등포

구

딸1,

아들1
둘다 재수 2년 X 간호사/전업주부 테니스 O

9 56 서초구 아들2 둘다 현역 2개월 X 대학 강사/전업주부 모바일 게임 X

10 55 경기도
딸1,

아들1
둘다 삼수 2개월 X 의사 요가, 수영, 홈쇼핑 X

11 54
서대문

구

딸1,

아들1

딸 현역,

아들 재수
1년 X

전업주부/부동산

중개사
여행 O

12 48 강남구 아들1 재수 9개월 개신교 의사/전업주부 갤러리 방문 O

13 54 양천구
아들1,

딸1
둘다 재수 1년 가톨릭

의료기 회사

직원/전업주부
반려견기르기 X

14 52 강남구 아들2 현역, 재수 8개월 X 전업주부 OTT시청 X

포화성을 위해서 새로운 정보가 없이 중복되어

나타나이론적증거가충분하다고판단되는시점

에서 자료 수집을 중단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총 14명이며, 연구참여자는 마지막 자

녀까지 최소 1명 이상 대학을 보낸 어머니들로

구성되어 충분한 경험을 가진 것으로 간주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1>).

다음 단계로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였다. 본조사에 앞서 예비면접을 통해 심층 면접

내용이 연구 주제에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예비

면담은 연구참여자 기준에 부합된 2명의 참여자

를 차례로 개별 심층 면담을 하였으며 예비조사

를 통하여 심층 면담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고,

연구 참여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준비하여본조

사에적용하였다. 선정된 연구참여자를대상으로

2022년 4월 초부터 5월 중순 및 10월 초에 걸

쳐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질문 내용은 반구

조화된 질문지로 <표 2>와 같이 구성하였다. 반

구조화된질문지는면담에관한지침을일관적으

로 제공하므로 구체적인 증언을 수집할 수 있고

자료의 구조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Flick, 2018).

도입 질문은 거주지, 자녀 구성, 대학 진학 형

태, 합격 후 경과 기간, 종교, 과거와 입시 중 직

업, 입시 중 주된 여가 활동 및 이전 여가 활동

지속 여부 등 기본적인 질문들이다. 대학 합격

후 경과 시간에 따라 기억의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2년 이내로 한정하였다. 핵심

질문으로는엄마의여가생활을확인하기위한관

련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초기 25개의 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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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터뷰 질문

질문 구체적 질문 항목

도입 질문
- 연령, 거주지, 자녀 구성, 대학 진학 형태, 합격 후 경과 기간, 종교, 과거와 입시 중

직업, 입시 중 주된 여가 활동, 이전 여가 활동 지속 여부

핵심

질문

자녀 입시 중의

여가생활

- 자녀 대입 준비 기간 동안 주로 했던 여가 활동과 수준

- 대학 진학 형태(고3, 재수, 삼수)에 따른 여가 활동 차이

- 주로 했던 여가 활동 시간과 장소

- 여가 활동 참여 형태(개인 혹은 동호회 등)

여가제약과

협상

- 수험생 엄마 시기 여가 활동의 제약 여부

- 여가 활동의 가장 큰 제약에 관한 구체적 의견

- 개인의 여가생활 참여와 지속을 위한 협상 방법

여가 참여에

대한 인식

- 여가 활동 필요성에 대한 의견

- 대입 수험생 엄마에게 여가 활동 참여의 의미

구성되었으나 예비 연구 참가자 2인과의 면담

중에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문항이 재구성되었

고, 수정된 문항으로 관광학 교수 2인에게 검토

받은 뒤 최종 9문항으로 도출되었다. 면담은 미

리제공된질문지를토대로진행하였으나참여자

상황에 따라 진행방식과 질문 내용은 약간씩 다

르게조정되었다. 시간은 개별면담식으로참여자

와 사전에 전화 통화 후 연구참여자가 편리한 장

소로 결정하였고,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내로

진행하였으며모든면담은참여자의허락하에녹

음되었다. 1차 면담 이후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

단된 경우 다시 별도로 전화 연락하여 추가 질문

을 통해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며 확인하는 단계

를 거쳐서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한 자료가

포화상태로 판단된 시점에서 멈추었다.

3. 자료 분석

최근 관광학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

문제를경험적인관점에서접근하려는시도가많

아지면서양적연구방법이지배적이던관광학에

서도 질적 연구 방법이 활발하게 활용되는 추세

이다(Pilving et al, 2021). 근거이론은기존의

이론에서 덜 알려져 있거나 어떤 현상에 대해 새

로운인사이트를개발하는것이목적이며일반화

를 위한 것이 아닌 연구 방식이다(Matteucci

& Gnoth, 2017). Charmaz (2006)는 근거

이론의 핵심적인 3가지 원리가 이론적 표집, 끊

임없는 자료와 이론적 범주의 비교, 이론적 포화

상태라고 하였다. 자료 분석시 이론적 민감성을

위해 여가제약과 협상(Crawford et al., 1991;

Jackson et al., 1993), 일-여가 연구(Hybholt

et al., 2022) 등의 개념을활용하였다. Strauss

and Corbin (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법의 절

차에따라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으로 분

석되었다. 먼저 개방 코딩은 개념과 범주를 추출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료를 펼쳐 개념

들을 발견하여 유사한 개념을 범주화하고 각 범

주의 속성과 차원을 밝힌다. 이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된 음성녹음 자료를 면담 내용

과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면담 당일에 한

글로 전사하였으며 여러 차례 읽으며 단어, 어

구, 문장 등의 의미별로 분류하며 개념을 추출하

였고 중심 내용의 개념으로 범주화하는 작업을

지속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서 축 코딩은 개방 코딩 뒤에

이어지는데 개방 코딩을 통해 해체된 자료와 범

주들을관련이있는형태로재조합하는과정이며

현상, 상황, 전략, 결과 등 패러다임특성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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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시키는 과정이다(김영천, 2018). 축 코딩의

과정은 절차에 더욱 초점을 두고 패러다임 모형

으로 구조화되며 이것은 Strauss and Corbin

(1998)이 개념화한 코딩 패러다임에서 인과 조

건, 중심 현상, 맥락 조건, 중재 조건, 작용/상호

작용 전략, 결과의 구성 요소들을 연결시킨다.

세 번째, 선택 코딩은 이론을 통합시켜 정교화

하는 단계로서 중심 현상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에서 압축적으로 표현한 핵심 범주를 규정하는

과정이라할수있다(Strauss &Corbin, 1998).

이 연구에서는 축 코딩에서 패러다임의 모형을

구성하는 범주의 연결을 통합해 핵심 범주를 규

정하였고반복적으로언급되는대입수험생엄마

여가 경험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연구의엄격성확보를위해Guba and Lincoln

(1989)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4가지 기준을 연구 과정

에 적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사실적 가치’는 자료 수집에서 연구에 적합한 참

여자 선정을 위해 사전면접으로 두 명을 심층 인

터뷰하였으며내용을음성녹음하고자료코딩에

서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에 대해 참여자 확인을

실시함으로써내적타당성의사실적가치를높이

려고 노력하였다. ‘적용 가능성’은 선행연구, 신

문기사 등의 문헌조사에서 면담 중 참여자 답변

이 연구의 의도와 일치하고 적절한지 외적 타당

성을 확인하는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최종 14명이었으나 실제 참여한 연

구자료 녹취파일에는 20명의 참여자들로 구성되

어 있으며 중복된 내용이 나타나 내용의 포화상

태에 이르렀음을 확인하고 더 이상 분석에 포함

시키지 않았다. ‘일관성’은 연구의 신뢰성에 해당

되므로 근거이론 방법의 절차를 따르며 면담 실

시 전 선행연구를 토대로 미리 작성한 질문 지침

서에 따라 반구조화된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자

료 수집과 분석 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2인의 검토를 거쳤다. ‘중립성’은 연

구자의주관적의견이나감정을배제함으로써중

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개방 코딩

개방 코딩을 통해 개념어를 추출하고 개념을

범주화하였다. 개방 코딩은 단어와 문장을 검

토하는 단위로 분석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최종

도출된 개념은 유사 개념끼리 묶어 30개의 하

위범주, 11개의 상위범주로 구분되었다(<표 3>).

2. 축 코딩

1) 패러다임 생성

개방 코딩을 통해 도출된 범주를 토대로 축 코

딩을 실시하였다.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

의 과정을 통해 인과 조건, 맥락 조건, 중심 현상,

중재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구분하

였고 패러다임 모형을 구축하였다(<그림 2>).

2) 인과 조건

인과 조건은 중심 현상의 원인 혹은 중심 현상

에 영향을 주는 범주이다.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을 설명하는 인과 조건은 수험생 엄마

의 여가 위축 원인으로서 ‘고3 엄마라는 과중한

역할 부담’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에서 자녀를 기

른 대입 수험생 엄마는 이 시기가 엄마로서, 자

녀로서, 며느리로서, 직장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에서 추가적으로 대입 수험생 엄마라는 역할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고3 엄마

통과의례’를 치르고 있었으며 ‘직무 역할의 병행

부담’과 ‘다른 역할일시적중단’을 통해 자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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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 개념 및 범주

개념 하위 범주 범주

엄마여가활동당분간접고입시전략에만초집중, 자녀매니저역할이주된역할임, 내가

고3이 된 것 같은 부담이 돼서 여행이건 여가 활동이건 아무것도 안했음

고3 엄마통과

의례 고3

엄마라

는

과중한

역할

부담

직장에서 요구되는 업무량과 긴장감도 적지 않은데 아이가 고3이 되니 더욱 부담스러움
직무 역할의

병행 부담

직장도그만두고당분간수험생자녀에게집중함, 자녀집중으로시댁방문불참이허용됨
다른 역할

일시적 중단

아이마다 각각 다른 트랙 전략 모색하느라 마음이 급함, 1년 내내 압박감과 심리적

불안감, 운동하러 간 사이에 연락올까 걱정함, 고3 때는 실제로 시간이 없는 건 아닌거

같은데 마음의 여유가 없어 특별한 여가 활동 어려움, 추가 합격된 날까지 걱정으로 수면

부족, 삼수생인데 더 이상 길이 없다는 촉박감

심리 제약

적극적

여가

활동

위축

고3 엄마가 라운딩 가는 것도 눈치 보임, 혼자 하는 여가(블로그 포스팅) 활동이 좋음,

수험생 엄마는 아무도 (여행) 안가는 한국 사회 분위기
사회 제약

자녀 사교육비로 여유 자금 없음, 과외, 학원, 인강 이렇게 1과목에 3가지 형태로 시켜

남편에게 과외비 금액 낮춰서 얘기함, 돈 안 드는 넷플릭스 시청, 새집 분양받아서 거기

들어가느라 비싼 여가 활동은 부담스러움, 시어머님 병원비도 형제들과 분담하고 있음,

애가 둘이라 큰 애 학비도 들어가서 여유 없음

경제 제약

주부 일(식료품 구매, 청소, 요리 등)로 시간 부족, 파트타임으로 일도 했지만 거의 자녀

일에 매진하고 여유 없음, 악기하는 아이라 공부 외에도 일이 많음, 라이드로 바쁨, 학원

스케줄 관리, 학원 등록, 취소, 설명회, 컨설팅으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람, 자녀가 고3

현역일때재수생이나삼수생보다여유시간더없음, 일하고출장이라도다녀오면물리적

시간 자체가 없었음, 담임을 맡아서 제 시간에 퇴근도 못함, 일 시작하고 한 번도 그만둔

적이 없어 (의사로서)늘 바빴음

시간 제약

(주부, 수험생

자녀,

직업으로

시간 부족)

가끔씩 여행가고 돌아다니는거 좋아하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못함, 코로나로 학교도 한참

안갔고집에서학교랑학원공부까지하니까집에붙어있는엄마는여유시간이아예없음,

나가고 싶은데 수험생이 집에 있으니 나가지도 못하고 감옥 같은 생활, 혹여 코로나 옮아

올까봐 수험생 생각해서 모임도 아예 못했음,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입시제도로 엄마가

공부를 많이 해야 함, 현실적으로 엄마의 매니저 역할 없이는 성공 어려운 입시제도

환경 제약

(코로나19,

입시 환경)

아이 스케줄 짜는 것도 힘들어 체력이 달려서 취미생활은 엄두도 안남, 아들 땜에 참다

참다과호흡으로앰뷸런스부른적도있음, 고3 엄마스트레스로몸이아픔, 주1-2회 정도

설명회 듣고 오면 체력이 달려서 여가 활동 못함, 불면증으로 그냥 집에서 휴식하며

넷플릭스 시청, 수시·정시 원서 쓸 때마다 신경 써서 입이 부르트고 고생함

신체 제약

온라인화상으로교회줌미팅수험생 100일 기도 모임에참가, 오전에 미사가고저녁에

수험생 100일 기도 다녀오면 다른 취미활동 할 시간 없음, 법회뿐만 아니라 스님과 고3

엄마들과 같이 111일 화엄성중기도에 매진함

기도 모임

참가
종교

여가

활동

증대자녀가고3 되면서수요예배와구역예배후봉사에더자주참가하게됨, 일부러 레지오

단체에 가입해 매주 봉사활동 시작함

종교단체

봉사

학원운영하는일도머리터질것같음, 담임을맡아서잔무있을때늦게까지근무할때가

많은데고3 수험생있어부담스러움, 유연성 없는병원일, 회사 업무로며칠출장도있어

난감함, 직장을 계속 다니는게 옳은 것인지 회의감

직장 엄마의

어려움
일-여

가-자

녀 시간

안배

어려움

밥, 빨래가 다가 아니라 주식거래, 재테크 투자, 임대차 계약 등 잡다한 일도 많음,

시어머님이 아프셔서 시간 내어 음식도 하고 찾아가기도 함, 배달 음식 있다고 해도 매번

먹을 수도 없어 집밥 좋아하는 수험생 아이 때문에 늘 식사 준비도 신경 쓰임

전업주부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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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 범주 범주

오랫동안 (바이올린을) 배웠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음, 여행이 주는

충만감은대체불가능, 친정엄마가갤러리를운영하셨기때문에어릴때미술관에자주감
문화 자본

자본의

활용

자신에게 투자도 중요함,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건데 내가 번 건 내가 써도 된다고

생각함, 여행할 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음, 나를 위한 약간의 비용은 떼어놓음
경제 자본

키가 커서 테니스가 체형에 유리하고 적성에 잘 맞음, 유연한 편이라 (줌바)댄스에 무리

없음
신체 자본

(골프)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팀을 만들어서 끼워 주니까 하게 됨, 동호회에 가입하길

잘함, 같은 봉사자들끼리 친함, 수험생 봉사자끼리 모이는게 마음이 편안함
사회 자본

입시설명회와 운동 갈 시간 겹치면 당연히 수험생 일이 먼저임, 우선순위는 당연히 대학

입시지만 여행은 미리 계획하는 거라 일정을 바꿀 수 없어 그냥 다녀옴,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입시 때문, 몸이 아파 드러누워도 (대입 맞춤)컨설팅은 받으러 다녔었음

우선순위

설정

우선순

위 설정

자녀가 열심히 하는 만큼 엄마도 새로운 (코딩)공부를 시작함, 대회에서 우승하려고 서브

기술을 연습함, 타수를 줄이기 위해 연습장에서 기술을 익히고 충분히 연습함
기술 습득

행동적

협상

일부러 대회 참가하며 테니스 연습을 습관화 함, 연습만 해도 되지만 일부러 (바이올린)

레슨을 받음, 돌아오자마자 다음 여행 계획에 착수함, (골프)동호회 여러 개에 가입해서

주기적으로 나감

습관 형성

봉사하는게 가장 돈이 안들어감, 나중에 하고 싶은 거 하면 됨, (엄마) 공부하느라 돈 쓸

시간 없음, 저렴한 구민센터를 활용해서 (요가와 수영)돌아가면서 운동함

금전적

세이브

골프는팀없으면못함, 엄마들이같이하자고하니까같이가서 (골프)채도 사고쇼핑함,

자녀 초등학교 때 임원단 엄마들이랑 여행함
동반자 구축

꾸준히 다니려고 노력, 매일 (블로그에) 업로드 하려고 함, 엄마들 모임을 줄이고 꾸준히

뭐라도 다니려고 함

여가 활동

의욕 고취
인지적

협상어차피 부모는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므로 신앙 봉사활동으로 이 시기를 넘김,

여가생활이지만 종교단체에서는 일처럼 봉사해 몰입하게 됨,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편안함

종교 여가

활동으로

마음의 평화

돌파구로서의 여가생활, 여행 가서 마음이 편해지면 아이에게 각 세우지 않음, 집중하는

데가 있으니 스트레스도 덜 받음, 고3 때 성질부릴 때 아이 땜에 스트레스받아서 더

열심히 (골프)했음

여가

활동으로

시기 극복 여가

활동

참여대입 준비로 약간 주춤했지만 한 번도 그만둔 적은 없고 (테니스)대회에 매번 출전함,

수능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차원에서 엄마 여가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

여가 활동

참여는

본인의 선택

홈쇼핑 지르기 하다가도 우리 애는 학원에서 고생 할텐데 하는 마음, 라이드 해주고

차에서 기다리면서 (모바일 게임)했지만 좀 더 신경썼더라면 하는 마음, 별로 해준 것도

없는 거 같아 후회됨,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듦

입시에

미련이 남음 여가

활동

중립입시 준비 때부터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생겼지만 운동을 못해 아쉬움, 그냥 그때 그때

하고 싶은 거 구민센터에서 배워 특별히 잘 하는게 없음

여가 참여

부족으로

아쉬움

과탐 2까지 시켰는데 S대 수시떨어졌을때좌절했지만다른데수시붙은걸로보상받음,

딸들뒷바라지하면서혼자시간때우기로블로그한게전부였지만대학을잘가서만족함,

의대 최종 추합 소식 듣고 나서 할 일을 다 한 듯한 마음으로 직장일 재개함

여가 활동

없이도 만족 여가

활동

배제대입 준비하는데 뒷바라지하는 게 보람되지 꼭 (여가)활동을 해야 할 필요 못 느낌,

엄마가 아이 잘 키우고 (대학)잘 보내면 가장 큰 성공이며 최고의 엄마로 인정받음

여가 활동

필요성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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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집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자녀 대학

보내기는 고3 엄마라는 과중한 역할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

에 관련있는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3) 중심 현상

중심 현상은 인과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작

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주는 중심 생각이나

활동이다(Strauss & Corbin, 1998). 한국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 과정에서 중심

현상은 ‘적극적여가활동위축’과 ‘종교여가활동

증대’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선행연구들

(김진욱, 고은주, 2015; Craig &Mullan, 2011;

Hybholt et al., 2022)과 마찬가지로 직장 엄

마 혹은 전업주부 모두 자신을 위한 여가 활동이

대부분 위축되는 현상을 보였다. 적극적 여가 활

동위축은여가제약요인으로구성되는데구체적

으로 ‘심리 제약’, ‘사회 제약’, ‘경제 제약’, ‘시간

제약’, ‘환경 제약’, ‘신체 제약’으로 나타났다. 심

리 제약은 심리적 여유 부족, 압박감, 촉박감 등

으로 도출되었으며 사회 제약은 타인의 시선과

체면, 눈치, 가족의 비협조, 사회성 부족, 파트너

없음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경제 제약은 자

녀 사교육비로 여유 자금이 없거나 기타 지출로

여가 생활비가 부담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시

간 제약은주부 일, 자녀 일, 직업으로인한시간

부족, 코로나19 혹은 입시 환경으로 인한 환경

제약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신

체 제약은 고3병 스트레스나 자녀 매니저 일로

체력 부족의 의견으로 진술되었다. 이와 같이 대

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은 Crawford et al.

(1991)이 기존에 제시한 내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으로담지하기에충분하지않은제약들이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중심 현상으로

종교 여가 활동 증대도 도출되었다. 신앙을 가진

엄마는 자녀가 수험생이 되면서 ‘기도 모임에 참

가’하기 시작하며 더 열심히 영적인 힘에 의지하

고 있었으며 때로는 ‘종교단체에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도 수험

생 어머니들은 신앙을 통한 마음의 안정을 얻는

다고 보고하고 있다(최지영, 2005; 최지원, 김

수영, 2021).

4) 맥락 조건

맥락 조건은 중심 현상에 개입해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환경적 여건을 말한다. 부언하면,

맥락 조건은 중심 현상의 직접 원인은 아니나 이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회문화적

토대가 된다.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에서

적극적 여가 활동 위축과 종교 여가 활동 증대라

는 중심 현상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는 맥락 조건

은 ‘일-여가-자녀 시간 안배 어려움’으로 도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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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직장 엄마로서 업무로 인

해 여유 시간이 없으며 전업주부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맡은 일을 해내야 하는 중압

감으로일-여가-자녀 시간안배의어려움을겪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중재 조건

중재 조건이란 중심 현상의 영향을 받으며 이

에 대응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구조적 영향

을 미치는 범주이다. 대입 수험생 엄마 여가 경

험의 중재 조건은 ‘자본의 활용’과 ‘우선순위 설

정’으로 분석되었다. Märtin (2020)은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은 심리, 문화, 지

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자본으로 구성된다고

개진하였다. 이 중 문화자본은 내면화된 문화 관

점, 문화적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들이고, 경

제 자본은 물질과 연금 보험 등 추후 예상되는

자산이다. 신체 자본은 건강, 체력 등의 생물학

특징뿐만 아니라 신체와 정신을 대하는 태도도

포함시켰고, 사회자본은 사회 관계망, 결정권자

와의 친분 등이다(Märtin, 2020). 연구참여자

들은 ‘문화자본’, ‘경제 자본’, ‘신체 자본’, ‘사회자

본’을 중재 조건으로 활용하여 여가 활동이 위축

된 상태의 중심 현상이 협상이라는 작용/상호작

용 전략으로 연결하였다. 우선순위 설정에서 모

든 엄마들은 자녀 입시가 최우선 순위라고 진술

하였으나여행과같이스케줄이정해진경우에는

자신의 여가생활과 타협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6)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심 현상이 결과로 진

행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전략의 범주들이다.

대입 수험생 엄마는 자녀 대입 시기 위축된 적극

적 여가 활동과 증대된 신앙 활동을 두 가지 전

략인 ‘행동적·인지적으로 협상’하였다. 행동적 협

상은 ‘기술 습득’, ‘습관 형성’, ‘금전적 세이브’와

‘동반자 구축’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여가 활동

에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을 통해 적극

적으로 여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었으며오래전부터지속해온여가활동을지속

하기 위한 수단으로 레슨을 받거나 학원에 등록

해 여가 참여 전략을 협상하였다. 인지적 협상은

개인의내적인측면에서어려움을극복하려는노

력으로서 ‘여가 활동 의욕 고취’와 ‘종교 여가 활

동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전략으로 분석되었

다. 자녀가 고3 수험시기를 겪어내는 동안 엄마

도 열심히 삶을 살아내기 위해 여가 활동의 의욕

을고취하려고노력하기도하고신앙생활과봉사

를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결과

결과는 중심 현상과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

해 도출되는 최종 상태를 나타낸다.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은 결과적으로 ‘여가 활동 참

여’, ‘여가 활동 배제’ 혹은 ‘여가 활동 중립’으로

분석되었다. 여가 활동에참여하는연구참여자들

은 여가 활동 참여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며 여가

활동을 통해 자녀의 대입 준비 시기에 겪는 스트

레스를극복하려는노력을기울임으로써여가활

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 활동을

배제하는 엄마는 인생의 최대 프로젝트인 자녀

좋은 대학 보내기에 대한 의욕이 커서 여가 활동

없이도 본인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또는 여가

활동의필요성에대해회의적으로지각하는참여

자들도 있었다. 여가 활동중립단계인엄마는수

험생 자녀 엄마로서의 서포트를 하면서도 자신

을 위한 여가 활동에 미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3. 선택 코딩

1) 핵심 범주와 이야기 윤곽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제약과 경험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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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 유형분석

요소 워라밸형 전통형 중립형

인과 조건
고3 엄마라는과중한역할부담

(중)
고3 엄마라는과중한역할부담

(강)
고3 엄마라는과중한역할부담

(강)

중심 현상
적극적 여가 활동 위축 (약) 적극적 여가 활동 위축 (강) 적극적 여가 활동 위축 (중)

종교 여가 활동 증대 (무관) 종교 여가 활동 증대 (강함) 종교 여가 활동 증대 (없음)

맥락 조건
일-여가-자녀 시간 안배어려움

(여가시간 안배)
일-여가-자녀 시간안배 어려움

(자녀 시간 안배)
일-여가-자녀 시간 안배 어려움

(중간)

중재 조건
자본의 활용 (적극 활용)

우선순위 설정 (여가도 중요)
자본의 활용 (비활용)

우선순위 설정 (자녀 최우선)
자본의 활용 (중간 활용)
우선순위 설정 (중간)

작용/상호작

용 전략

행동적 협상 (긍정) 행동적 협상 (부정) 행동적 협상 (중립)

인지적 협상 (긍정) 인지적 협상 (부정) 인지적 협상 (중립)

결과 여가 활동 참여 여가 활동 배제 여가 활동 중립

범주는 ‘자녀 사교육에 적극적인 한국 대입 수험

생 엄마의 여가 활동 의미 찾기’로 분석되었다.

관련하여이야기윤곽을서술하면, 연구참여자들

은 출산과 동시에 시작된 자녀 대입 프로젝트의

긴 시기에서 하이라이트인 자녀 좋은 대학 보내

기에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고3 엄마

통과의례를 치르며 과중한 역할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은 고3, 재수생,

혹은 삼수생 엄마 시기에 직장 엄마와 전업주부

공통적으로 적극적인 여가생활 위축이라는 중심

현상이도출되었다. 여가생활이위축되는제약으

로는 심리, 사회, 경제, 시간, 환경, 신체 제약으

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엄마는 신앙

활동 즉, 종교 여가 활동이 증대되는 중심 현상

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중심 현상을 양산하는 맥

락 조건으로는 일과 여가와 자녀의 시간 안배 어

려움으로 도출되었다. 이것은 직장이 있는 엄마

와 전업주부인 엄마 모두 공통적으로 확인되었

다. 연구참여자들은 긍정적인 행동 협상과 인지

협상을 통해 여가 활동에 참여, 여가 활동을 배

제, 또는 여가 활동과 입시 사이에서 중립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여가 경험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작용/상호작

용전략으로는행동적·인지적 협상으로도출되었

다. 이에 영향을 주는 중재 조건으로 개개인의

문화, 경제, 신체, 사회 자본이 활용되고 있었고,

우선순위를설정하는데대입수험생엄마들은대

부분 자녀 입시가 최우선이라는 데에 일치하였

다. 한국에서 자녀 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

던 대입 수험생 엄마들의 공통 특징으로는, 이미

탈 고3 엄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좋은

대학으로 보내지 못한 점에 대해 후회감을 표출

하였다. 그리고, 과거에 직장을 가졌던 엄마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후회감을 느끼지 않았지

만 일을 해본 적 없는 엄마는 조사하는 탈 고3

엄마인 현시점에서 생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

는 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20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9.1%로

OECD 평균(63.8%)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통계청, 2022b),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에대한

욕구가 높고전업주부중취업을희망하는사람이

74.6%라는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가

이러한 현실을 방증한다.

2) 유형화

<표 4>와 같이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

으로 다음과 같이 도출된 3가지 유형을 이 연구

의 근거이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대

상인현재46세에서 57세에해당하는탈고3 엄마

들은 X세대에 해당하며(Pew research center,

2020.04.28.), 한국이 개발도상국일 때 태어난

부모와 선진국일 때 태어난 Z세대의 중간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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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된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여성들이 거의

없고, 무조건 희생하면서 자녀를 지원하는 세대

도 아니며, 자녀의 삶과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분

리시키지도 않는 이중 정체성 보유 세대로서 과

도기의 엄마 역할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1) 워라밸형(work-life balanced type)

워라밸형은 자녀와 자신의 삶을 분리해서 판

단하고 여가제약을 긍정적으로 협상하여 기존의

여가를 지속 유지한 유형으로서 자녀와 자신의

삶을 동일시 하는 여타 유형과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자녀 입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여가생

활로 풀기 위해 여가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

거나오래전부터지속해온여가활동을지속하는

이들이었다. 워라밸형에 속하는 대입 수험생 엄

마들은 적극적 여가 활동 위축 강도가 타 유형에

비해약하며일-여가-자녀 시간안배를균형있게

조절하고 있었다. 개인의 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우선순위를자녀입시뿐만아니라여가에도둠으

로써 긍정적인 행동적·인지적 협상을 통해 여가

활동에 참여하였다. 전체 유형 중 유일하게 입시

중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유형

이며 자신의 여가 활동으로 인해 입시 스트레스

를 적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오랫동안 자신만

의 특별한 여가 활동을 지속했기 때문에 잠시 중

단하더라도 재개했을 때 더욱 발전된 여가 활동

을 하여 아마추어 싱글 골퍼, 테니스 선수권대회

출전, 오케스트라 입단 등 다소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문화자본 등 자신이 보유한 자본

은 엄마에게 성숙된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 유형에는 연구참여자 5, 6, 7, 8,

11이 해당된다.

(2) 전통형(conventional type)

전통형은 한국의 전형적인 엄마와 마찬가지로

자녀 대입 준비 중에 자신의 여가 활동을 배제한

자기 헌신적인 유형이다. 이 유형에는 전문직이

나 고학력 수준의 엄마들이 자녀 대입 수험기간

에는자신의직장을과감히중단하면서자녀에게

헌신한 엄마도 포함되었고, 여가 활동에는 의미

를 두지 않고 배제하였으나 종교를 가진 경우 신

앙 활동은 증대하였다. 고3 엄마 통과의례를 단

단히 치르며 적극적 여가 활동이 강하게 위축되

었고, 일과 여가와 자녀 시간 중 자녀 시간 안배

에 더욱 치중하였다. 우선순위를 자녀 입시에 배

치하였으며 여가 활동을 위한 행동적·인지적 협

상은 다소 부정적으로 타협하였다. 워라밸형이

기존의 여가를 지속 유지한 것과 달리, 전통형은

자녀수험시기에는사교육과대입전략에집중하

여 여가 활동을 신앙 활동과 같이 소극적인 활동

위주로 하였으나 자녀 대입 성공 후 직장 일을

재개한 참여자들도 있다. 대입 수험생 엄마 시기

에 자신보다는 좀 더 자녀에게 치중하는 삶을 살

았으나 무조건적 헌신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직장

엄마경험을바탕으로직장에서유지했던긴장감

과열정을자녀교육에목표지향적인행동으로전

환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였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엄마는 자녀들

을 만족할만한 대학에 입학시켰고 자신이 좋은

학벌을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학벌에 대해 암묵적 합의가 있었으며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 독사(doxa)는 명확히 부각되

지 않았다. 이 유형에는 연구참여자 1, 3, 4,

12, 14가 해당된다.

(3) 중립형(in-between type)

이 유형은 대입 수험생 엄마 시기 꾸준하게 지

속한 여가 활동이 없어 워라밸형과 다르며, 전통

형처럼 여가 활동을 배제하지도 않아 중간 정도

에 머무는 유형이므로 중립형이라 명명하였다.

이들은 전통형과 마찬가지로 고3 엄마 통과의례

를 강하게 겪었으며, 적극적인 여가 활동은 다소

위축되었다. 자녀 입시 동안에 사교육에도 열중

했으나 일과 여가와 자녀에게 시간 안배를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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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루 한 편이었다. 따라서 자녀와 여가 중 우선

순위 설정이 중간에 해당되어 행동적·인지적 협

상은 중립적이었다. 여가 활동을 호핑(hopping)

하는 타입, 즉, 전업주부로서 주변인을 따라 여

가 활동을 바꿔가며 하였거나 전업 직장 엄마로

서 바쁜 일과에 쫓겨 특별한 여가 활동을 지속하

지 못하고 시기를 보낸 엄마들이다. 이 유형은

수험생 엄마 시기를 겪고 난 지금에서야 왜 당시

에 타협해서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

는지 후회하고 있고, 대입 수험생 엄마에게 여가

교육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표출하였다.

뚜렷한 목표 의식이 없이 현재 주어진 상황에 적

응하며 사는 이러한 유형의 엄마는 타 유형에 비

해 상대적으로 빈둥지 증후군(Raup & Myers,

1989)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 유형에는 연구참

여자 2, 9, 10과 13이 해당되었는데연구참여자

들은 직업 면에서 다른 유형으로서 연구참여자

2는 전업주부이며, 연구참여자 9와 13은 직장에

다니다자녀교육으로 경력단절 엄마이고, 연구참

여자 10은 한 번도 단절된 적 없는 전업 직장 엄

마였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워라밸의 트렌드와 핵가족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훨씬 증가된 자유시간과 높아진 삶의 질을

향유하고 있는 현대 엄마의 삶에도 불구하고, 학

벌주의와 청년실업 문제 등 치열한 사교육 경쟁

을 유발하는 한국의 입시 문화로 인해 유자녀 엄

마의 삶에서 여가생활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녀의 대학 입

시 사교육에 적극적인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제약과 경험을 이해하고자 사회적 맥락과 그 안

에서 상호작용하는 행위자 인식 관련 접근을 시

도하기위해근거이론기법을적용하여통합적인

이론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대입

수험생엄마의여가제약을양산하는인과조건은

고3 엄마라는 과중한 역할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부언하면, 자녀가고3 즉,

대입 수험생인 엄마는 하위문화(sub-culture)

를 공유하는특수한코호트로서한국에서는일종

의 통과의례로 중요하게 거쳐야 하는 시기로 인

식되고 있었다. 수험생 엄마가 되면서 직무 역할

과 병행이 부담되었고 다른 역할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김진욱, 고은주, 2015; Hybholt

et al., 2022)에서 여성이 직업과 가족에 대한

시간병행에대한어려움의원인을뒷받침해준다

고 할 수 있다.

둘째, 대입 수험생 엄마 여가 경험의 중심 현

상으로는적극적여가활동위축과종교여가활동

증대로 나타났다. 다양한 맥락에서 여가제약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은(박세르게이, 차석빈, 2021;

이경여, 정지연, 2022; Jiang et al., 2020;

Nyaupane & Andereck, 2008; Zheng et

al., 2017) 기존에 Crawford et al. (1991)이

제시한 3가지 여가제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

으나, 이연구에서는Kyukendall et al. (2020)

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대입 수험생 엄

마에게 나타나는 여가 활동 위축에서 다른 형태

의 여가제약을 제시하였다. 대입 수험생 엄마는

불안감, 압박감, 마음의 여유 부족 등 심리 제약

이 크게 작용했으며 시간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여행을 가기 어렵고 마음껏 여가생활을 할 수 없

다는 즉, 남의 눈을 의식하는 체면과 눈치가 사

회 제약으로 도출되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와

입시 환경으로 인한 환경 제약도 도출되었다. 이

러한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조건은 일

-여가-자녀 시간 안배 어려움으로 도출되었다.

셋째, 자녀 대입 수험생 시기 동안 엄마의 여

가 참여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여가 활동

참여, 여가 활동 배제 및 여가 활동과 입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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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립 형태로 도출되었다. 여가 활동의 참여는

행동적협상이나인지적협상이라는긍정전략이

활용된 것으로 도출되었다. 박세르게이, 차석빈

(2021)의 연구에서도 고려인의 여가 제약 협상

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행동적 협상과 인지

적 협상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와 일

치하였다. 또한 협상을 초래하는 중재 조건으로

엄마들은 문화․경제․신체․사회 자본을 활용

하거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ärtin (2020)은 비슷하게 좋은 교육을 받았

더라도 비슷한 아비투스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학력 즉 지식 자본과 문화자본은 구

별되는 자본으로서, 이 연구에서도 직업이 의사

인 두 엄마들의 여가 경험은 다르게 도출되었고,

어려서부터 문화자본을 보유한 어머니들은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도 악기 연주 등을 자연스럽게

지속하였다. 사회자본이충분한엄마는고독이나

우울감을 경험할 틈이 없이 바쁘게 친목 도모 여

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시간

자본은 직장 엄마로서 얻는 경제 자본과 상충되

고 있었고(이수민, 김경식, 2021), 여가 활동을

재개하는데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

었다.

넷째, 자녀 입시 사교육에 적극적이었던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

분되었다. 즉, 워라밸형, 전통형, 중립형으로 도

출되었는데 워라밸형은 여가 활동에 참여, 전통

형은 여가 활동 배제, 중립형은 여가 활동과 입

시 사이 중간 유형이었다. 연구참여자들과의 인

터뷰를 통해 얻게 된 결론은 자녀 사교육에 적극

적인 엄마의 여가 경험은 대입 수험생 엄마 시기

에 직장 유무와 상관없이 여가 활동은 결국 자신

의 의지와 개인 환경적 뒷받침, 국가의 여가정책

등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한국 사

회에서 자녀의 대학 입학이 엄마 인생의 엄청난

무게를 차지하고있던그들에게여가활동의참여

는물리적인 시간에 비례하지 않았다. 많은 여가

참여 제약들이 있지만 결국 협상을 통해 스스로

여가 활동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문화자본, 경제

자본, 신체 자본, 사회자본 등을 활용하여 여가

가 있는 삶을 향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엄마는 지

속적으로 여가 활동을 하고 더욱 발전된 여가 활

동으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고 있

었다.

이 연구의 이론적 기여로는 첫째, 한국적인 맥

락이 반영된 한국 고3을 비롯한 대입 수험생 엄

마의 여가 경험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질적 연

구 대상의 폭을 확장하였다는 데에 기여하였다.

여가연구에서청소년, 중년여성, 노인등다양한

대상을 조사한 연구들이 있으나(김소진, 2015;

박나래, 이미숙, 2021; 양원회 외, 2021), 이

연구에서는 특수 코호트인 대입 수험생 엄마를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였다. 그리고 고3 엄마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이 고3 엄마의 심리

측면(고인순, 김경신, 2001; 양성은, 2005; 최

지영, 2005) 혹은 교육 측면(이정화, 2004)의

연구로 진행되었다면, 이 연구에서는 여가 경험

측면에서연구를진행한초기연구라는데차별성

을 가진다.

둘째, 근거이론을 통해 새롭게 탐색된 이론들

은 향후 설문 문항으로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측

정에이를환류할수있고, 발견된이론타당성과

일반화를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작업의 기초자료

로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Charmaz (2006)

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객관적

인 방법으로 근거이론의 개념에 대해 제시한 바

있다. 즉, 이 연구의 결과로서 여가 활동을 위축

시키거나 혹은 제약하는 중심 현상이 심리, 사

회, 경제, 시간, 환경, 신체 제약이라는다차원으

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토대로 척도로 활

용이 가능하므로 현상에 대한 이해 방식의 지평

을 확장할 것이다. 또한 여가 활동을 재개하는데

중재 변수로서 다양한 자본이 활용된다는 것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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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양적 연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기여하였다.

셋째, 여가 연구의 확장으로서 Crawford et

al. (1991)이 제시한 내적, 대인적, 구조적 여

가제약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한국의 고3

엄마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눈치와 체면 관련 사

회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과 자녀의 스케줄에 따

른 유동적인 시간 제약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제

약도존재하였다. 유교문화에서중시하는체면은

한국을 포함한 동양의 문화이며(이경여, 이훈,

2020), 한국의 체면은 중국이나 일본과도 다르

게 나타난다. 이것은 Crawford et al. (1991)

이 제시한 대인적 여가제약의 새로운 형태로서

한국적 맥락이 반영된 문화에서만 통용될 수 있

는 여가제약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

구들이 구조적 제약요인을 시간, 정보, 혹은 시

설 부족 등 제한적으로 접근한 반면 이 연구에서

는 대학 입시라는 사회구조 변수로 인한 한국의

입시환경이라는상부구조가대입수험생엄마의

여가를 환경적, 심리적으로 제약한다는 것을 새

롭게 확인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제약도

기존의여가제약이론에서구조적제약으로아우

르기에 한계가 있는 새로운 여가제약이었다.

Kuykendall et al. (2020)의 연구에서 직장

일과 관련 여가제약 중에 자신이 작업 스케줄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파트 타임 일이지만 풀

타임 이용가능’의 여가제약이 존재한다는 결과는

이 연구에서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역할이 전적으

로 사교육을 책임지는 풀타임 직장처럼 여가가

제약되었다는 점에서 부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부르디외의 아비투스를 문화․경제․신

체․사회자본으로구분하여확장시켰다는데기

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여가 경험에서도 대

입 수험생 엄마의 자본에 따라 여가생활을 지속

하는데 차이가 있었으며 키가 커서 유리한 신체

자본을 가진 엄마의 경우 테니스를 통해 여가생

활을 지속하고 있었고, 경제 자본이 풍부한 엄마

는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여가 활동을 능동

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문화자본이 있는 상류

층에서 성장한 엄마는 악기 연주를 통해 자신의

여가 활동을 향유하고 있었다. 이것은 노인의 여

가경험에서도문화자본이중재조건으로작용한

다는 김소진 (2015)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

며 그 연구에서 노인들은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

었던 문화자본, 그리고 교환이 가능한 인적자원

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여가 활동 향유에 큰 도

움이 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노인이

기존에 습득했던 유창한 춤솜씨, 장기, 창 실력

은 실제 여가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결과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무적 기여로는 첫째,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

적으로 사각지대인 중년층과 그중에서도 고3 대

입 수험생 부모를 위한 여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가시간이 부족한 대입 수험생 엄

마가 자기 삶의 중요한 키워드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인지하며관심을가지고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대입

수험생 엄마에게 레저스포츠 등록비 할인 혜택

등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여가 참여 촉진이 필요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워라밸형에 속하는 엄마

는 본인의 정신 건강에 바람직한 여가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여가 문화가 좀 더 확

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유지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 지나친 학벌주의로 인해

자녀의 명문대학 입학이 자기 인생의 성공 여부

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아니라는 독사는 여가 경

험에 초점을 둔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추

후 연구과제로 남겨놓기로 한다.

둘째, 여성 인력 고용정책 수립에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 자녀 대입 시기

동안 경력이 단절된 엄마는 자녀가 대학에 입학

한 후 자신의 직장에 대한 열망이 있었으며 직장

이 없는 경우 더욱 여가 활동에 대한 의의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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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경력이 단절된 엄마에게

재취업의기회를주는학원실장직은매력적이고

심리적으로도자부심을높일수있으며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치동 학원가에

서 이른바 ‘돼지엄마’들을 상담실장직으로 고용하

는현상이나(프리미엄조선, 2014.03.03.), 강남,

서초, 송파 거주 엄마로서 2년 이내 자녀 서연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합격에 성공시킨 엄마

를 리쿠르트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몇몇 엄마는 탈 고3 엄마가 되며 파트타임

이나 풀타임 직장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였다.

새로운 직장에서만족한엄마는궁극적으로가정

과 사회의 행복 지수를 높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대입 수험생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실무자와 상담센터 관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

다. 이 연구에서 중립형에 속하는 엄마는 특히

엄마의지속적인여가생활필요성에대해강하게

피력하였는데, 전업주부나 직장 엄마 상관없이

대학을 보낸 후 후회와 죄책감을 표출하였다. 자

녀 수험시기 일부 엄마는 행동적, 인지적 협상을

통해 여가 활동을 지속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엄

마도 존재하였다. 교육 수준이 높은 엄마의 자녀

교육열이 자신의 여가 활동이나 미래를 위한 준

비에도 사용될 수 있어야만 건강한 사회가 유지

될 것이다. 한국 엄마의 자녀 사교육은 지나치게

열정적이나 자신의 생활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존재감을 무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 대

입 이후 실존적 존재의 상실감을 예방하는 차

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예방

교육과 함께 문턱이 낮은 상담 서비스가 필요

하다.

넷째, 대입 수험생 엄마에 대한 교육 서비스

홍보와 캠페인이 요구된다. 한국에는 2001년부

터 평생교육, 재취업, 재교육 차원에서 교육부의

인가를받은사이버대학교가있으며이외에도학

점이수제, 평생교육원, K-MOOC 등 다양한 종

류와 분야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따

라서 대입 수험생 엄마에게 수업료 할인 등 현실

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면 관심을 가지게 될 엄마

도있을것으로사료된다. 전술하였듯이중년층은

건강한 노년층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며 인생의

최고 정점이다(Lachman et al., 2015). 한국

은 전 세계에서 주목할 정도로 65세 이상 노년

층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중년기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대입 수험생 엄마를 대

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에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의 고3 수험생 엄마를 대상으로 한 기존

의 연구들이 교육학, 심리학 측면에서 연구로만

진행되어 여가 측면의 연구라는 초기 연구의 의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연구 대상이 자녀 대입 사

교육에적극적으로참여한대입수험생엄마라는

특수성에기인하여수도권에집중되고비교적중

산층만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질적 연구방

법이 일반화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후속 연

구로 자녀 사교육에 적극 참여하기 어려운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 조사가 시도된다면 좀

더 폭넓은 견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녀 구성 순서, 성별 및 처음 수험생 자녀일 때

와 막내일 때를 구분하지 않고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는 점이다. 추후에는 이것을

고려하여 엄마의 여가 형태에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여야 한다. 셋째, 자녀 입시 과정 중 여가생

활을중점적으로분석하였으나여가활동의특성

상 자녀 입시 전 기간을 적확(的確)하게 제시하

는 데 응답이 모호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종

단연구로 연구참여자들을 연속적으로 관찰하여

대학 합격 전과 후의 시점을 비교하는 연구로 조

사한다면 보다 깊이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그리

고 학벌주의가 심한 동양권뿐만 아니라 북미를

비롯한 타문화를 대상으로 이 연구의 확장된 후

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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