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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조사의 목적 및 방법
1. 조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난민과 련된 두 가지 역에서의 문제, 즉 ① 난민

인정 차의 문제와 ②난민 처우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이론 , 실무  기 를 제공하

려는 목 을 가지고 시작하 다.

구체 으로 ①난민 차와 련한 문제는 ⓐ난민으로 인정함에 있어 난민신청자에게 

무 높은 입증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난민인정 차에 있어서 최소한의 법 차가 

지켜지고 있지 않은  ⓒ난민 신청자에 한 구  차가 법한  등을 들 수 있고, 

②난민 처우와 련한 문제는 ⓐ난민에 한 사회  처우의 법  성격을 재량행 로 보

고 있는  ⓑ난민신청자에 한 사회  처우가 무한  ⓒ난민 인정자의 사회  처우

가 불완 한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6가지 테마를 심으로 국제법 인 기 , 외국의 사례, 국제 인 

난민법 문가들의 입장, 국내 난민 결정례  례의 분석, 국내 난민 련 법제와 행

에 한 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 난민 정책을 재검토 하고 올바른 안을 제시하려고 하

다1).

 1) 본 보고서는 의 6가지 테마 가운데 ①난민 차  ⓐ난민입증 정도의 문제는 ‘제2편 난민

요건’에서, ⓑ난민인정 차의 법 차의 문제는 ‘제3편 제1장 난민인정 차상의 인권 실태’에

서, ⓒ난민 신청자에 한 구 의 문제는 ‘제3편 제2장 난민구 차상의 인권실태’에서, ②난

민에 한 처우와 련한 문제는 ‘제4편 난민에 한 사회  처우상의 인권실태’에서 각각 다

루었는데, 난민에 한 사회  처우의 법 성격의 문제는 난민인정의 법 성격의 문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2편과 제4편에서 모두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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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의 방법
본 조사는 크게 (1) 문헌연구 (2) 설문조사 (3) 심층 면담 (4) 자문  토론회의 방법을 

사용하 는데, 구체 으로 살펴보면 (1) 문헌연구는 (가)기존 연구 검토 (나)국내 법령 분

석 (다) 국내 난민 결정례  례 분석 (라) 외국 법제 검토 (마) 사례 연구 (바) 난민법 

련 논문 검토 (사) 련 국제 규범 검토로 이루어졌다. 

(2) 설문조사의 경우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구 되어 있는 난민신청자 원, 난민 인정

자  인도  지 자 원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하 으며, 모든 질문지는 어, 

불어, 국어, 버마어, 네팔어, 스리랑카어 등으로 번역하 다. 조사 시 으로 난민 신청

자는 1243명이며 난민인정자는 76명이었다. 이들의 명단은 법무부 외국인 정책본부로 부

터 제공받았다. 난민신청자의 경우는 국가별로 20%를 할당하여 국가별 명단에서 5번째

에 있는 사람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비율  층화표집을 실시하 다. 그러나 난민신청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도 반드시 1명 이상은 포함되도록 하 다.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 있는 

조사 상자, 를 들면 구 상태에 있는 난민신청자 등은 모두 조사 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난민인정자에 해서는 연락이 되는 모든 사람을 조사 상에 포함시키고자 하

다. 그 결과 총 311명에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국가별 분포를 보면 네팔 44명, 

국26명, 미얀마 63명, 방 라데시 17명, 나이제리아 39명, 우간다 23명, 콩고 17명, 코트디

와르 15명, 에디오피아 4명, 이란 6명이며, 기타 국가로 스리랑카를 포함하여 55명이 

조사에 참여하 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 다.

(3) 심층면담의 경우 설문조사과정에서 좀 더 자세한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단되는 

사람에 한해서 심층면 을 실시하 다. 심층면  응답자는 나이제리아 1인, 네팔 1인, 미

얀마 7인, 방 라데시 1인, 수단 1인, 에디오피아 1인, 우간다 1인, 이라크 1인, 이란 2인, 

국 1인, 코트디 와르 1인, 콩고 3인, 탄자니아 1인, 토고 1인으로 총 23명이다. 이들은 

구 상태인 난민신청자 3인, 소송 진행 인 사람4명, 난민신청자 5명, 난민인정자 6명, 

인도 지 자 4명, 이의신청자 1명으로 구성되었다. 

(4) 자문  토론회의 경우 기회가 있을 때마다 UNHCR로부터 자문을 얻었고 구 에 

해서는 토론회를 개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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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사대상 난민의 현황
1. 재한 난민의 현황
가. 연도별 난민 신청 인정 황 (2008년 11월 30일 재, 법무부제공자료)

<표 1 난민 신청, 인정자 현황>
구분

연도 신청 허가 인도적 지위 불허 철회
총계 2,133 101 63 369 288

'94‐'03 251 14 13 47 41

2004 148 18 1 6 10

2005 410 9 13 76 31

2006 278 11 13 109 46

2007 717 13 9 86 67

2008

(11월)
329 36 14 45 93

※ 심사 기 1,312(이의신청 40, 1차 심사  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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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 별 황 (2008년 11월 30일 재, 법무부제공자료)

<표 2 난민 신청자의 국적별 현황>

구분 신청 인정 불인정 철회 심사대기
인도적지위 불인정 이의신청 1차심사중

계 2,133 101 63 369 288 40 1,272

네      팔 375 0 0 5 46 27 297

      국 319 5 7 157 52 0 98

미  얀  마 208 42 7 8 19 9 123

나이지리아 163 0 1 33 14 0 115

우  간  다 147 1 0 20 22 0 104

콩고민주공화국 85 13 11 11 15 0 35

방 라데시 88 19 0 12 4 2 51

코트디부아르 74 3 5 5 10 0 51

에티오피아 59 7 13 11 7 0 21

이      란 44 3 4 18 5 0 14

기      타 572 8 15 89 94 2 363

2. 설문조사대상 난민의 현황
가. 성별

<표3 성별>
(단 : 명, %)

성별 빈도 비율
남자

여자

합계

254

53

307

82.7

17.3

100.0

이번 난민인권실태조사에서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남자는 82.7%, 여성은 17.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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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국 빈도 비율
네팔

국

미얀마

방 라데시

나이지리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44

26

63

17

39

23

17

15

14.2

8.4

20.4

5.5

12.6

7.4

5.5

4.9

나. 연령별

<표4 연령>
(단 : 명, %)

연령 빈도 비율
20세 이하

21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합계

5

76

151

53

17

4

306

1.6

24.8

49.3

17.3

5.6

1.3

100.0

연령 를 보면 31세‐40세가 49.3%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21세‐
30세로 24.8% 으며 41세‐50세는 17.3% 다.

다. 결혼여부

<표5 결혼 여부>
(단 : 명, %)     

결혼 여부 빈도 비율
미혼

기혼

합계

125

176

301

41.3

58.1

100.0

결혼 여부는 기혼이 58.1%, 미혼이 41.3% 다.

라. 국 국

<표6 출신 국가>
(단 : 명, %)



- 6 -

에티오피아

이란

기타 (스리랑카 외)

합  계

4

6

55

309

1.3

1.9

17.8

100.0

조사 상자를 국 국이 별로 분류하면 미얀마출신이 가장 많은 63명으로 20.4%를 차

지하 고, 그 다음은 네팔이 44명, 14.2% 으며 나이지리아출신이 39명으로 12.6%, 그리

고 국이 26명, 8.4%, 우간다가 23명. 7.4% 다. 

마. 거주지

<표7 거주지>
(단 : 명, %)

거주지 빈도 비율
서울

경기도, 인천

충청남도

충청북도

라남도, 주

경상북도, 구

경상남도, 부산

합  계

128

150

6

4

2

3

3

309

43.2

50.7

2.0

1.4

0.7

1.0

1.0

100.0

조사 상자의 재 한국 내 거주지는 경기도, 인천인 경우가 150명으로 50.7% 고, 서

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128명, 43.2% 다. 따라서 93.9%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 외의 지역은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최종학력

<표8 최종학력>
(단 : 명, %)

학력 빈도 비율
등학교

, 고등학교

직업학교

학, 학원

기타

합  계

15

122

12

151

5

305

4.9

40.0

3.9

49.5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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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상자의 학력은 학, 학원 이상인 경우가 151명,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 고등학교인 경우가 122명으로 40.0%를 차지하 다. 따라서 이들의 학력수

은 체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 본국에서의 직업

<표9 본국에서의 직업>
(단 : 명, %)

직업 빈도 비율
자 업

교사

농, 어민

엔지니어 등 문기술자

요리사

연 인

술인(음악가, 미술가, 시인)

정치인

종교인(승려, 목사, 선교사)

교수

학생

문직(통역사, 회계사, 변호사, 의사)

단순노무직

무직

기타

합  계

91

19

17

5

5

4

3

16

15

1

52

12

11

10

45

306

29.7

6.2

5.6

1.6

1.6

1.3

1.0

5.2

4.9

0.3

17.0

3.9

3.6

3.3

14.7

100.0

본국에서 종사했던 직업이 무엇인지에 한 응답은 자 업에 종사한 사람이 91명, 

29.7% 으며, 학생인 경우가 52명, 17%, 교사가 19명, 6.2%, 농‧어민이 17명, 5.6%, 정치

인이 16명, 5.2%, 종교인이 15명, 4.9%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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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난민인정의 요건2)

Ⅰ. 문제제기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2008년 6월 12일 채택한3)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에 “1951년 난민의 지 에 한 약과 그 1967년 의정서

를 이행하고, 국제 난민법에 부합하도록 난민인정 차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하 다.4) 

한편 유엔인종차별철폐 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는 

2007년 8월 17일 한국의 정부보고서에 한 최종견해에서 난민과 련하여 “난민 신청에 

한 의사 결정 과정의 복잡성과 차의 장기화로 인하여 난민의 지 에 한 약이 발

효된 이후 제한된 수의 난민 신청자들만이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난민과 난민신청자에 한 한국법은 난민의 지 에 한 약  기타 국제 으로 승인

된 기 들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난민지 인정 차가 공정하고 신

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난민신청자와 인도  지 를 부여 받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

어야 하며, 한국사회에서 난민들의 통합을 진하기 한 포 인 조치들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5) 비록 다소 추상 인 수 의 지 들이지만 한국 내 난민인정과 

련한 문제 을 단 으로 드러내주고 있다.6)

 2) 본 에서 난민인정의 법  성격, 박해가능성의 입증과 련된 문제, ‘체재  난민’의 ‘선의’ 

요건과 련된 문제, 난민인정불허의 근거로서의 간 사실들의 문제  상당 부분은 2008년

도 5.18기념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3) HRC, Outcome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 

DEC/8/123, 12 June 2008.

 4) HRC,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8/40, 29 May 2008, para. 64.30. 

 5) CERD,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Republic of Korea, UN Doc. CERD/C/KOR/CO/14, 17 August 2007, para. 10. 

 6)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도 2006년 “난민인정 차는 투명성을 

결하고 있고 난민신청자들이 직면한 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과 “난민신청자에 한 

구 정책은 모호하고 자의 이다.”는 을 비 하 고(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06 - South Korea(23 May 2006), UNHCR Refworld, http://www.unhcr.org 

/cgi-bin/texis/vtx/refworld/rwmain?docid=447ff7ad3e, 2008. 10. 31. 방문), 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도 2007년 한국이 “1992년 유엔 난민 약에 가입한 이후 (2006년까

지) 950여명의 난민 신청자  겨우 48명에게만 난민 지 를 인정했다.”고 비 하면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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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2월 한국은 1951년 난민의 지 에 한 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 약’)  같은 약 1967년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에 가입하 다.7) 따라서 한국은 난

민, 즉 ‘인종, 종교, 국 ,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는 정치  의견을 이유로 박해

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8) ‘공포’9)(well-founded fear)로 인하여, 자신

의 국 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 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

여 국 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10)를 보호해야 하는 국제법 인 의무

를 부담한다. 한국은 난민 약 가입 이후 1993년 12월 출입국 리법에 난민인정 조항을 

신설하 고, 1994년 7월 개정 출입국 리법이 발효되어 1994년 처음으로 난민신청을 

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약상 난민이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유엔난민기

구(UNHCR) 집행 원회 원국으로 선출된 이후이다. 2002년 이후 난민신청자는 증가하

주민들과는 달리, 난민 지 를 가진 이들에 한 재정  지원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을 지 하고 있다(Human Rights Watch,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07 - South 

Korea(11 January 2007), UNHCR Refworld, http://www.unhcr.org/cgi-bin/texis/vtx/refworld/ 

rwmain?docid=45aca2a61e, 2008. 10. 31. 방문). 

 7) 약은 1954년 4월 22일, 의정서는 1967년 10월 4일에 발효되었다. 2008년 10월 1일 재 약 

당사국은 144개국, 의정서 당사국은 144개국, 약  의정서 당사국은 141국, 그리고 약 그

리고/ 는 의정서 당사국은 147개국이다. 참고로 유엔당사국은 192개국이다. UNHCR, State 

Parties to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1967 Protocol(1 

October 2008), p.1, http://www.unhcr.org/protect/PROTECTION/3b73b0d63.pdf, 2008. 10. 

31. 방문.

 8) 'well‐founded'는 재 국내에서 ‘충분한 근거 있는’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그 단어의 일반

인 어의로 보나 난민인정의 특수성에 비추어 잘못된 번역임이 명백하다. 즉 ‘충분한 근거 있

는’을 다시 문으로 번역하면 ‘with enough grounds' 쯤으로 번역될 수 있겠는데 이는 거의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되는 반면에 'well‐founded'는 그 어의 상 단

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는 ‘합리 ’ 혹은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의미이며, 난

민인정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일반 인 어의보다도 좀 더 완화된 함의를 지닐 수 있다 하겠다. 

김종철, '2007 난민분야 인권 보고서', 민주사회를 한 변호사모임, ｢2007 한국인권보고서｣ 

(2008. 1.), pp.451‐452; 황필규, '난민의 지 ', 한변호사 회, ｢2007 인권보고서｣ (2008. 3.), 

pp.524‐525. 

 9) ‘공포’를 ‘우려’로 번역하는 것이 하다는 지 도 있다. 즉, 국 국으로 귀환한다는 가정  

상황을 제할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측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러한 측 

때문에 귀환하지 못하거나 귀환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국제  보호의 상으로 삼겠다는 취지

이지, 난민이 공포심을 느끼는지 그 심정을 따지겠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성

수, '난민의 실태와 법  지 에 한 세미나 토론문', 서울지방변호사회, ｢난민의 실태와 법

 지 에 한 세미나｣(2008. 7. 15.), p.89.

10) 난민의 지 에 한 약 제1조 A. (2), 난민의 지 에 한 의정서 제2조 2.  출입국 리법 

제2조 제2의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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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1994년부터 2008년 9월 30일 재까지 체 난민신청자

는 2,062명에 불과하다. 체 난민신청자의 61.6%인 1,271명이 심사 기 이고, 심사가 

종결된 791명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86명, 본국의 정치상황 등으로 인도 인 견지

에서 체류가 허가된 사람이 66명이다. 체 신청자 비 난민인정 비율은 4.2%로 매우 

조함을 알 수 있다.11) 이처럼 난민신청자 총 수, 난민인정 차의 진행 상황, 난민인정 

비율 등 난민과 련된 각종 통계는 그 자체로 행 난민인정의 법제와 행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난민의 문제를 우리와 동등한 ‘인간의 문

제’로서가 아니라 ‘남의 문제나, 우리와 상 없는 사람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

고, 난민의 존재를 한국 사회의 ‘짐’으로 바라보는 의식수 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실이다.12)    

이처럼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인정과 련하여 열악한 인권상황에 놓여있고, 

난민법이 쟁 련 법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가장 요하고 실질 인 의미를 가지는 국제

인도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에 한 충분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지 않으며, 특히 

난민인정과 련하여 100건에 가까운 례(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 례 포함)가 

축 되고 있음에도 이에 한 제 로 된 례 평석 하나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차 인 문제에 해서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일부 개선

의 여지도 보이고 있으나, 난민인정 련 법리에 있어서는 문성이 결여된 법 의 가치

에 입각한 주 인 단에 거의 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례를 통해 법리 으로 쟁 이 되고 있는 주제를 악하고 이에 한 연구조사를 행하는 

것은 학문 으로는 국내의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발 에 기여할 수 있고, 

실 으로는 극단 인 박해에 직면해 있는 난민(신청자)들의 인권 신장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의 법원의 태도를 보면 1) 난민인정에 있어서 

난민인정처분에 한 재량행 로서의 성격 규정, 2) 박해가능성의 입증 정도와 련해 

‘합리  가능성’이 아닌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는 입장, 3) ‘체재  난민’의 경우 ‘박

해가능성’이 아닌 사실상 ‘선의’를 요건화하고 있는 태도, 4) 난민인정불허의 사유가 될 

1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08년 9월호(2008. 10.), 

p.40. 

12) 유재건, '난민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국회의 역할을 심으로', UNHCR, 국가인권 원회, 

열린정책연구원, ｢한국에서의 난민보호의 황과 과제｣(2007. 6. 20.),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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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여러 단근거가 채택되고 있는 실 등 많은 문제 을 지녀왔다고 단하며, 이 

에서는 이들 법리  쟁 에 하여 체계 인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Ⅱ. 난민인정의 법적 성격
약상 난민의 상황은 필연 으로 그의 난민으로서의 지 가 공식 으로 인정되기 이

에 발생한다. 따라서 난민으로서의 지 의 인정은 그를 난민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으로서 선언하는 것이다. 그가 난민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이다.13) 

기존의 결들도 ‘난민 약상의 난민의 요건은 선언 인 규정이지 창설 인 규정은 아

니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난민 약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하

면서도 난민인정의 법  성격에 하여 다음과 같이 시하여 왔다.14)

 “난민 약은 체약국으로 하여  약에서 정한 난민에 하여 항상 이를 받아들여 비호를 부여

하도록 의무 지우고 있지는 아니하며(난민 약 제12조 제1호 참조), 난민에게 비호를 부여할 것인

지, 부여한다면 그 법률상 지 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는 일반 으로 각 체약국의 주권  결

정사항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출입국 리법 제76조의2 제1항은 외국인으로부터 난민의 인정에 한 신청이 있는 때에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그에 따라 인정되는 난민에게 어떠한 국내법  

지 가 부여되는지에 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는  난민인정행 에 의하여 해

당 외국인에게 일정한 범  내에서 법한 국내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비호의 취지가 당연히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규정에 의한 피고의 난민인정행 를 

단순히 신청자가 난민 약 등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의미에 그치는 것으

13) UNHCR, ｢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HCR/IP/4/Rev.1, 1979 (｢난민의 지 에 한 1951년 약과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지  

인정기   차UNHCR 편람｣, 이하 ‘UNHCR 편람’) 제28조.

14) 서울행정법원 2001. 8. 16. 선고 99구9990 결, 서울행정법원 2003. 12. 23. 선고 2002구합

23632 결, 서울행정법원 2005. 8. 18. 선고 2004구합40051 결, 서울행정법원 2006. 8. 22. 

선고 2005구합39256 결, 서울행정법원 2007. 5. 29. 선고 2006구합25216 결, 서울행정법원 

2007. 5. 29. 선고 2006구합26240 결, 서울행정법원 2007. 6. 5. 선고 2006구합39703 결, 서

울행정법원 2007. 6. 8. 선고 2006구합26233 결, 서울행정법원 2007. 10. 4. 선고 2006구합

37370 결, 서울고등법원 2007. 6. 27. 선고 2006 21643 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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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는 없으며(이 부분에서는 피고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오히려 난민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행 로서 이에 하여 피고에게 일정한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외국인에 의한 난민인정신청이 있을 경우 먼  난민 약 등에서 정한 난민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정한 후,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 로 그

를 출입국 리법 제76조의2 제1항의 난민으로 인정하여 법한 국내체재자격 부여 등 일정한 비

호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난민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3국으로 강제 퇴거시키거나 보호 상

태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한 정한 재량을 행사하여야 한다(난민을 그 생명 는 자유가 

받을 우려가 있는 국 국 등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는 것은 난민 약 제33조 제1호에 의

하여 지되고 있다).” 

법원은 출입국 리법상의 난민인정행 를 재량행 로 단하여 난민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 난민 약 등에서 정한 난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단하여 난민 해당

성을 검토한 후, 난민에 해당할 경우 비호여부에 하여 재량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단

하고 있다. 즉, 출입국 리법상의 난민인정행 는 난민 해당성 여부를 먼  단하고 그 

후, 비호부여의 필요성 여부를 단하는 2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행 로 풀이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2단계의 난민인정행 의 법여부 단기 에 하여 “재량권의 행

사에 앞서 난민 약 등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한 사실인정을 그

르쳐 필요한 재량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처분은  사유만으로 법하여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이는 1단계로 단해야 하는 난민 해당성 여부

에 하여 잘못 단하여 난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난민 해당성을 부정한 경우 

사실인정을 그르쳐 비호여부에 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 법 하다고 단한 것

이다. 

이러한 례의 태도는 국제법상의 의무 일반과 난민 약에 한 그릇된 해석에 기 하

고 있다고 단된다.15) 우선, 난민 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으로서 ‘국내법  효력’을 가진다. 헌법재 소는 이에 하여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

법 존 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동일

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16)이라는 언 을 통하여 그 의미를 재확인하고 있다. 한 동조 

15) 정인섭, '난민의 실태와 법  지 에 한 세미나 토론문', 서울지방변호사회, ｢난민의 실태와 

법  지 에 한 세미나｣(2008. 7. 15.), pp.80-83; 김종철, supra note 8, p.449; 황필규, supra 

note 8, pp.544-545 등 참조. 

16) 헌법재 소 2001. 4. 26. 선고 99헌가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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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의하여 ‘조약’인 난민 약 등에 의하여 ‘외국인’인 난민은 그 ‘지 가 보장’된

다.17) 따라서 난민 약 등의 내용은 그 가입, 비  시 유보 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민국의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그 내용에 의하여 난민의 국내에서의 법  지 는 

보장된다고 하겠다.18) 

둘째,  결들은 난민 약 제12조 제1호를 근거로 약상 난민이라 하더라도 비호의 

부여 여부와 비호 부여 시 난민의 법  지 의 내용은 체약국의 주권  결정사항으로서 

피고에게 일정한 혹은 정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시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 약을 가

입, 비 하 다는 의미는 이를 국내법  효력을 갖는 법규범으로 승인하고 난민에게 비

호를 부여할 국가의 의무를 받아들 다는 것이다. 난민 약 제12조 제1호에 의하여 ‘주

소지 혹은 거소지 국가의 법’에 의하도록 되어있는 난민의 ‘개인  지 ’는 난민의 일반

인 법  지 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가족, 친족 계 등 신분상의 지 를 의미하는 것으

로서 권리능력, 혼인능력, 가족권, 상속권 등을 포함한다.19) 이는 ‘개인  지 에 수반하

는 권리, 특히 혼인에 수반하는 권리’라는 같은 조 제2호의 규정, 재산권을 규정한 같은 

약 제13조, 제14조, 자유권을 규정 같은 약 제15조, 제16조,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같

은 약 제3장, 사회권을 규정한 같은 약 제4장 등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같은 약 제12조 제1호를 근거로 난민에 한 비호 부여에 법무부장 의 재량권을 인정

하는 것은 난민 약의 규정과 내용에 한 그릇된 해석일 수밖에 없다.    

17) 이는 헌법 문에서 ‘항구 인 세계평화와 인류공 에 이바지’할 것을 표방하고 있는 국제평

화주의의 실 의 한 형태로서 국제법질서를 존 하여 최소한 외국인의 지 에 한 국제법상

의 확립된 기 에 의하여 외국인을 보호하겠다는 국제법 존 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

해되고 있다. 헌법재 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헌법재 소 2001. 4. 26. 선고 99헌

가13 결정 등. 

18) UNHCR 집행 원회도 여러 결정을 통해 이러한 당사국의 의무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일부 결정은 그 구체 인 내용까지 제시하고 있다.

Executive Committee Conclusion No. 82 on Safeguarding Asylum(1997), para. (d) (i) 난민

지 를 공식 으로 인정받았는지에 계없이, 인종, 종교, 국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  의견을 이유로, 그의 생명이나 자유가 받는 역으로의 난민의 추방과 송환, 

혹은 1984년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 인 혹은 굴욕 인 처우  형벌의 방지에 한 약

에서 규정하는 고문의 험이 있는 실질 인 근거가 있는 자의 추방과 송환을 지하는 강제

송환 지원칙.

(vi) 비호신청인과 난민을 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과 난민법 기 에 따라 우

할 의무.  

19) Guy S. Goodwin-Gill and Jane McAdam,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3rd 

Ed.(Oxford, 2007), p.527; James C. Hathaway, ｢The Rights of Refugees under International 

Law｣(Cambridge, 2005),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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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결들은 출입국 리법이 난민의 법  지 에 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

지만 해석상 법한 국내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비호의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

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출입국 리법상의 난민인정 차는 난민임을 확인하는 것과 

구별되는 별도의 설권행 를 포함하므로 그 설권행 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

야 한다고 시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 약은 난민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

라 술한 바와 같이 난민의 권리에 한 구체 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 규정은 

‘국내법  효력’을 가지므로 출입국 리법상 난민의 법  지 에 한 규정이 없다고 하

여 ‘국내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국내 법률

의 제정 는 개정 등을 통해 권리 보장을 구체화시키는 문제와 난민 약의 권리규정이 

국내 법률의 규정과 배치되는 경우 신법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우선의 원칙 등을 용하

는 문제는 남는다. 한 난민 약에 규정된 모든 난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단하

는 체약국은 가입 시 약의 상과 목 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일부 조항을 유보할 수 

있는바 실제로 한민국은 이러한 취지에서 상호주의 배제를 규정한 난민 약 제7조 제2

호와 난민의정서 제7조 제1호에 하여 유보선언을 한 바 있다. 따라서 난민인정 차를 

확인행 와 설권행 로 구별하고 설권행 에 하여 별도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제는 법  근거가 없는 자의 인 단일 수밖에 있다.

넷째,  결들은 난민 약상 난민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출입국 리법 제76조

의2 제1항의 난민으로 인정하여 법한 국내체류자격 부여 등 일정한 비호를 부여할 것

인지는 법무부장 의 재량이며, 약상 난민이라 하더라도 제3국으로의 강제퇴거나 보호 

상태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시하고 있다. 이는 난민 약의 명문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

라 난민 약이 난민의 지 를 보장하는 국내법  효력을 갖도록 하는 헌법 제6조에도 정

면으로 반되는 단이다. 따라서 난민 약의 체약국인 이상 난민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에 그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난민인정 차를 통하여 난민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난민

약과 기타 국내법령에 의한 난민의 법  지 를 보장할 법  의무가 국가에게 발생한다

고 보아야 한다. 

다섯째, 출입국 리법 제76조의2 제1항은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난민

인정처분(특히 비호의 부여)의 성격을 사실상 재량행 로 볼 여지를 남기고 있으나, 이는 

난민 약과의 조화로운 해석상 기속행 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난민 약상 한국이 

난민을 보호해야 할 법  의무가 있음을 좀 더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규정 방식을 

“난민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로 하여 기속행 로 바꾸는 것을 극 으로 고려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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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 하여, 난민 약의 많은 조항들은 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을 그 체

재형태의 단계  구분과 결부시키고 있고 난민들에게 실한 주요 사회보장  편익들은 

거의 법한 체류자격과 결부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부

분은 법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로서 이들이 난민인정을 신청한 이유는 

바로 상당한 기간의 체류자격의 부여라는 의미의 ‘비호’를 구하는 것으로서, 법원이 비호

의 부여로서 난민인정이 재량행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의 비호는 아직까지 국제법

 의무로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로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태도를 지지하는 

견해가 있다.20) 

그러나, 단순한 체재(simple presence), 법한 체재(legal presence) 는 법한 거주

(legal residence)에 따라 다른 권리가 보장되는 체재는 비호의 부여가 국가의 재량행 라

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난민이라도 국가에 의하여 공식 으로 난민의 지 가 인정되었는

지 여부에 따라 다른 처우 혹은 비호의 내용이 제공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오히려 국가

에 의하여 공식 으로 난민의 지 가 인정되지 않은 난민의 경우에도 난민 약상의 보호

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21) 비호의 내용도 단지 체류할 자격

이 주어진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는 범 한 개념임을 드러내고 있다.22)      

 견해는 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4조 제1항이 다

른 나라에서 박해로부터 비호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를 선언하 지만, 이는 법  구속력

이 있는 1966년 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에는 포함되지 못하 고, 1969년 유엔총회의 토

 비호에 한 선언(Declaration on Territorial Asylum)에도 불구하고 토  비호에 한 

약(Convention on Territorial Asylum)을 체결하려던 1977년의 시도가 실패한 사실은 난

민 약이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난민의 권리헌장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한계를 확

인시켜주고 있다고 주장한다.23)      

그러나, 국제법상 일반 으로 국가에게 비호부여의 의무가 존재하는가의 문제와 난민

약상 국가가 어떠한 법  의무를 가지는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견해

20) 김성수, supra note, pp.92-93.

21) Hathaway, supra note, pp.156-160 참조. 

22) Alice Edwards, ‘Human Rights, Refugees, and the Right “To Enjoy” Asylum’,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Vol. 17, No. 2, 2005), pp.302–303.

23) 김성수, supra note, pp.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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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자를 혼동하여 사실상 동일시하는 입장의 연장선에서 논의를 개하고 있다. 세계

인권선언이 비호를 구할 권리만을 규정하고 비호를 부여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

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난민 약의 당사국들은 난민 약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난민

에 하여 일정한 법  지 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지만, 국가들에게 일반 으로 

비호를 부여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24) 특히 비호의 의미가 주권

을 부여한다는 의미라면 국가들이 이를 부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25) 

토의 비호에 한 약에 한 논의도 결국 이러한 의무를 일반화하기 한 시도가 실패

로 돌아간 것을 의미할 뿐이고, 난민 약이 직 으로 국내법  효력을 갖는 한국의 경

우 한국이 그 약에 근거한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26)  

         

최근 법원은 기존의 하 심 례들과는 다소 다른 표 으로 난민인정의 성격을 규정

하고 있다. 즉 “출입국 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 에 한 

약 제1조, 난민 지 에 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 은 …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 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시하여 난민인정

의 법  성격을 기속행 로 정리하고 있다.27)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시가 난민 해당

성 여부의 단과 비호부여필요성 여부의 단 등 2단계의 평가를 요구하는 기존의 하

심 례들의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난민 해당성 여부의 단을 기속행

로 평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의 례들과 비교하여  새로울 것이 없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례들의 논의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국제법과 난민 약

의 취지와 규정에 충실한 해석 속에서 이루어진 시라면 이는 기존 례들의 잘못된 논

의를 정리하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 법원이 굳이 이러한 내용을 결문에 담으려 

했다는 에 비추어서는 후자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시의 내용 자체만을 봤을 때에

24) 다수의 학자들은 강제송환 지의 원칙 등의 제한은 존재하지만 국가들의 비호부여 의무를 

부정하고 있고, 국가들의 비호부여 의무를 주장하는 소수의 학자들도 이를 생성 인 권리로 

바라보면서 외가 있을 수 있고 아직 강제 용이나 수용이 충분히 가능하지는 않다는 을 

인정하고 있다. David Kennedy, 'International Refugee Protection', Human Rights 

Quarterly(Vol. 8, No. 1, 1986), p.58. 

25) Geoff Gilbert, 'Is Europe Living Up to Its Obligations to Refugee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Vol. 15, No. 5, 2004), p.965 

26) Goodwin-Gill and McAdam, supra note, pp.358-365 참조.

27) 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결; 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6526 결; 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3661 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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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로 해석될 소지가 더 많으며, 후자로 해석되기 해서는 법원이 하 심 례들

과 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명확히 하 어야 한다.  

III. 박해의 의미 
1. 박해의 개념
기존의 례는 "박해는 보편 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없으나 일응 생명 는 신체

의 자유와 같은 한 인권에 한 침해행 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난민지

의 인정기   차 편람』-이하『UNHCR 편람』51항 참조) 그 밖에도 일반 으로 

문명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당한 차별, 고통, 불이익의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단함을 제로 ① 이란 내에서의 기독교 활

동으로 인한 종교  차별을 근거로 난민신청을 한 신청인에 하여 이란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이 정부의 탄압 상인 것은 사실이나 들에게 극 으로 도활동을 하지 않는 

한 개종한 사실만으로는 교육, 경제활동 등의 역에서 다소간의 차별이 존재한다 하더

라도 이는 난민 약상의 박해라고 부를 수 있는 수 의 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8)고 하여 난민신청 거부처분을 법하다고 단하고 ②에티오피아 내의 

오로모 족에 한 인종차별을 근거로 난민신청을 한 신청인에 하여 " 에티오피아 정부

의 원고의 부모, 삼 에 한 박해가능성 는 박해사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

으로 곧바로 원고에 하여 박해가능성이 있고 와 같은 가능성이 난민 약상의 박해라

고 부를 수 있는 수 의 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한 바 있

다.29) 

와 같은 기존의 법원의 단은 약에서 정한 이유로 일상 인 차별이나 편견에 시

달리고 있는 경우, 를 들어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직업선택, 경제활동, 교육기회의 부

여, 정치  의사표  등 제반 활동분야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

반화된 차별이나 편견만으로 난민인정을 받기는 어렵다는 『UNHCR 편람』 제54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난민 약이 갖고 있는 인권보장기구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28) 서울행정법원 2008. 1. 22. 선고 2007구합24753 결.

29) 서울행정법원 2008. 5. 29. 선고 2007구합4196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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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라는 념이 박해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 국제  보호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는지 여부의  한 고려되어야 하는 

바, 박해의 개념에는 인권의 한 침해뿐 아니라, 일응 한 불이익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침해행 라도 국 국의 보호가 결핍되어 지속 이고 반복 으로 행해질 경우에

는 박해의 정도에 이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①의 사례에서 이란 내에서 종교  

차별이 지속 이고 반복 으로 행해져 신청인의 일상생활 역에 한 제한을 가져온

다면 이를 박해로 보아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법원은 “박해”의 의미를 “생명, 신체 는 자유에 한 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  존엄성에 한 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 ”라고 해석하 다.30) 법원

이 제시한 박해 개념은 생명 는 신체  자유에 한 이라는 형  의미에서의 박

해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 까지도 포함한 것이다. 즉 

법원은 조약법에 한 비엔나 약 제31조  제32조에 나타난 조약해석기 을 참조함

으로써, 박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가치를 오로지 생명 는 신체에 국한시키는 것은 국제

인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과 난민 약 문에 나타난 난민 약의 

궁극  목 이 난민에게 기본 인 권리와 자유의 가능한 한 범 한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에 비추어, 생명 는 신체  자유에 한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 까

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한 것이다.31)   

     

2. 박해의 주체
이집트 내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집트내의 불법단체인 무슬림 형제단으로

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근거로 한 난민신청에 한 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례는 

“박해의 주체는 국가기 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부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서 비정부조직이 될 수도 있다. 컨  국민의 일부가 이웃의 종교  신념을 존 하지 않

는 세속  국가에서의 종교  불 용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정교  불 용은 박해에 해

당된다. 지역주민이 심히 차별 이거나 다른 공격 인 행 를 하여도, 이들 행 가 국가

30) 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결, 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9759 결, 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23248 결 등. 

31) 주진열, '국제인권법과 사의 역할', 한변호사 회, ｢‘국제인권법과 법률가의 역할’세미나｣

(2008. 12. 9.),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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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에 의하여 고의로 묵인되고, 국가기 이 효과 인 보호의 제공을 거부하고, 는 효

과 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한, 이들 행 는 박해로 간주된다(『UNHCR 편람』 제65

항)” 고 설시 하여 박해의 주체가 비정부조직인 경우에도 난민인정이 가능함을 분명히 

하 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폭행을 당하 다고 주장하는 무슬림 형제단은 이집트

에서 불법단체로 되어 있어 이집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무슬림 형제단으로부터 폭행을 당하 다 할지라도 이집트 정부에 하여 보

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집트 정부에 의한 보호가 실 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련국의 법에 의하여 확립된 기 을 존 하지 않는 일부 계층에 의

한 박해에 하여 국가기 이 사인의 효과 인 보호를 거 하거나 제공할 실 인 능력

이 없어 그 박해가 방치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집트와 같이 일반 으로 치안이 유지되고 

있으며 사회 으로도 안정된 국가에서 이집트 정부로부터 불법단체로 규정되어 탄압을 

받고 있는 무슬림 형제단에 의하여 질러지는 범죄 행 를 설사 이집트 정부가 완 하

게 방하고 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난민 약 제65조

의 사유를 인정하여 난민지 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등에 비추어 난민신청거부처

분을 법하다고 단하 다.32) 난민신청인이 이슬람교도가 부부인 이집트 정부로부

터 박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집트에 있을 때 무슬림 형제단원으로

부터 박 등을 당하 고 이와 련해 이집트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여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이집트로 강제송환 될 경우 와 같은 단체

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한 이집트 정부의 보호도 기 할 수 없을 것

이어서  난민신청에 한 거부처분은 부 법 할 수 있다.  

3. 협약상 원인과의 관련성: 전쟁 기타 일반화된 폭력으로 인한 박해의 경우
모투부 정권과 르완다 투치족으로 구성된 반군 사이에서 내  상황이 발생하 던 콩고

에서 ① 반군으로부터 반군 가담을 종용 받자, 징집거부라는 정치  표 행 를 하여 

박을 받은 이 있다는 신청인1과 ② 길에 서 있다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부군에 의하여 체포되어 강간당하면서 징집에 응할 것을 강요당한 신청인 2의 각 난민

신청거부처분취소사건에서 례는 " 원고들의 험은 콩고의 내  상황에서 야기된 일반

32) 서울고등법원 2007. 9. 19. 선고 2007 435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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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험에 해당할 뿐이고, 그 험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차별화된 가 된 험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난민 약상 열거된 정치 , 사회  지 로 인한 박해의 험성을 가진

다는 난민인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단하여 난민신청거부처분

을 법하다고 단하 다.33) 

종족간, 종교간 분쟁으로 인한 내 의 경우와 같이 약상 원인에서 비롯된 분쟁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이 처한 험이 쟁이라는 상황 자체에서 비롯된 험의 이상도, 이하

도 아니라면 신청인이 약상 열거된 사회 , 정치  지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없다.34) 그러나 신청인이 내 의 상 방인 다른 종족, 다른 종교세력의 령지역에 있

게 되어 생명의 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종족 는 종교  정체성 때문에 사회일반

에 비하여 가 된 험에 처해 있다면 약상 원인을 이유로 한 박해의 험이 존재한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35) Shah and Islam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사

건36)에서 국 법원은 내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강간과 같은 성  폭력이나 

살해의 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만으로는 약상 원인을 

이유로 한 박해라고 볼 만한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 으나, 종족간 분쟁에 휘말

린 아 리카 국가들에서 상 방 종족의 여성들에 한 강간, 신체 단, 살해가 범 하

게 행해지고 있음은 어느 정도 리 알려진 사실이고, 이러한 폭력이 피해자가 여성이라

는 요소와 결합되어 있음이 분명한 이상 약상 원인을 이유로 한 박해를 구성하여야 한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단하 고, UNHCR 집행 원회는 1990년 난민신청자가 내

지역으로부터 왔다는 사실만으로 난민신청을 거부하는 경향에 해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콩고사건과 같이 반군에 의하여 강제징집이 행해지고 여성에 하여 강간이 

자행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회일반에 비하여 가 된 험에 처해 있다고 이 상당

하고, 2002년에 콩고와 르완다 통령 사이에 맺어진 평화 정에도 불구하고 내 기간 

동안 여러 반란 단체에 의해 통제되었던 지역에서는 여 히 인권상황이 나쁜 상태이며 

콩고 정부군이 통제하는 지역에서도 여 히 인권침해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원고들

의 난민신청에 한 거부처분은 부 법 할 수 있다. 

33) 서울행정법원 2006. 1. 26. 선고 2005구합21859 결.

34) Adan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1999] 1 AC 293.  사건에서 법원은 

소말리아인인 원고가 종족간 분쟁으로 인하여 생명의 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험이 사

회일반으로부터 차별화 된, 가 된 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호신청을 거부하 다. 

35) UNHCR 편람 제165조 참조.

36) Shah and Islam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1999] 2 WLR 1015. 



- 21 -

IV. 박해가능성의 입증과 관련된 문제37)

1. 입증책임
일반 인 행정소송의 증거법리의 경우 원칙 으로 민사소송법이 용되는데,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참조) 만약 이러한 일반 증거법리를 용하게 되면, 난민인정의 요건사

실과 이를 간 으로 추인  하는 간 사실에 한 입증책임은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난민신청자만이 부담하게 된다.38)

그러나 일반 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난민 약  난민의정서 상의 난민인정의 요건을 

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리가 용된다.39) 난민신청의 경우에도 원칙 으로 그 신청을 

제출한 자가 입증책임을 지지만, 난민의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 원인에 한 충

분한 객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일반 이라는 이 고려된다.40) 즉, 신청인

은 종종 서류나 다른 증거로써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신청인이 자신의 진술

에 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는 오히려 외에 속한다. 따라서 입증책임은 원칙 으로 

신청인에게 있는 반면, 련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임무는 신청인과 심사 에게 분

담된다. (『UNHCR 편람』 제196조 내지 제197조) 즉, 신청과 련된 사실에 하여 진실

37) 난민에 있어서도 입증책임과 입증정도의 문제는 사실문제가 아닌 법률문제이다. Jens 

Vedsted-Hansen, 'The Borderline between Questions of Fact and Questions of Law', 

Gregor Noll (ed.), Proof, ｢Evidentiary Assessment and Credibility in Asylum Procedure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5), pp.61-62. 

38) 법원은 법원 1964. 5. 26. 선고 63 142 결 이후 부터는 “행정처분의 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법하 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가 주장하는 법사유에 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유에 한 주장과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 시를 하고 있다.

39) 난민과 련된 입증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단순히 입증이 곤란하다는 측면 외에도 결정권

자가 궁핍한 사정에 놓인 난민신청자를 사실상 통제할 수 지 에 있는 , 난민인정정책 못지

않게 ‘증거정책’이 난민의 지 에 더 큰 향을  수도 있는 , 통계 , (신빙성을 시하는) 

의사소통 , ( 련자의 범죄성을 시하는) 법  근 등 입증과 련된 다양한 근방식이 

있을 수 있는 , 난민문제가 개별사건의 증거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는 개별

이고 사 이지만, 외교 , 정치  고려가 반 될 여지가 많다는 에서는 결정권자가 이러한 

고려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Henrik 

Zahle, 'Competing Patterns for Evidentiary Assessments', Noll (ed.), supra note, p.14. 

40) 법원도 “신청을 제출한 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 인 법원칙이다. 그러나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 원인에 한 충분한 객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 이라 할 것이므로......”(서울행정법원 2007. 11. 20. 선고 2007구합22085 결 등)

라고 시하여 난민신청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 인 법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다.



- 22 -

된 진술을 한 신청자의 경우 증명책임을 다 한 것이 되고, 이 사실에 근거하여 한 결

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심사 에게 분담된 련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임무는 련 

국 국가의 객 인 상황에 한 심사 의 지식 등에 의하여 달성되게 된다.41) 즉, 신빙

성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면 심사당국이 정보를 제시할 의무, 증거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42) 

외국인과 국 에 한 미국연방법은 난민지 의 입증책임은 난민신청자에게 있고, 난

민신청자는 그가 난민의 정의에 해당함을 밝 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진술에 신빙성

이 있으면 보강증거 없이도 그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3) 

국 법원도 난민사건의 경우 비록 입증의 정도는 어느 정도 완화되지만 입증책임은 

난민신청자가 부담하는데,44) 난민정의의 객  요소에 비추어 난민 련 당국은 난민신

청자의 국 국에 한 정보를 제시하여야 할 기능과 의무가 있다고 시하 다.45) 캐나

다 법원도 난민신청자는 그가 약상 난민의 정의에 해당된다는 을 밝 야 한다고 

언 하고 있고,46) 연방법원은 신청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이를 보강할 서면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시하고 있다.47) 캐나다 연방법원은 한 난민신청자의 구두진술

이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가 난민의 정의에 해당한다는 객 인 증거가 있는 경우

에는 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고,48) 박해의 객 인 증거가 있는 경우, 진술이 과장되

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시하고 있다.49)              

41) UNHCR, Note on Burden and Standard of Proof in Refugee Claims(16 December 1998), p.2.

42) Zahle, supra note, p.20. 

43) 8 C.F.R. 208.13 (a).

44) Re Gholam Hussain Ershadi-Oskoi (4 May 1993), No. 10120 (I.A.T.) (Iran), Carlier, supra 

note, p.592에서 재인용. 

45) 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Ex parte Jeyakumaran, [1994] Imm. 

A.R. 45, p.47 (Q.B.D.) (Sri Lanka), Carlier, supra note, p.593에서 재인용. 

46) Canada v. Ward, [1993] 2 S.C.R. 689, p.751. (S.C.C.) (Ireland, United Kingdom), Carlier, 

supra note, p.196에서 재인용. 

47) Ahortor v. Canada, [1993], No. 93-A-237 (F.C.T.D.), Carlier, supra note, p.196에서 재인용. 

48) Attakora v. Canada, [1983] F.C.J. No. 444 (QL) (Ghana), Mensah v. Canada, [1989] F.C.J. 

No. 1038 (QL), Carlier, supra note, p.197에서 재인용. 

49) Mahathmasseelan v. Canada, [1991] F.C.J. No. 1110 (QL), Carlier, supra note 28, p.19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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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증의 정도
행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일반 으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는 ‘고도의 개연성의 

확신’, 즉 십 팔구까지는 확실하다는 확신이 서야 한다는 것이고, 객 으로는 고도의 

개연성, 주 으로는 법 의 확신 두 가지를 요구한다.50)  

그러나 일반 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난민 약 상 난민인정의 요건사실과 련하여 요

구되는 입증의 정도는 와 같은 일반 인 입증의 정도와는 질 인 차이가 존재한다. 즉 

우선 난민의 보호라는 난민 약의 목 이 충분히 실 될 필요가 있고,51) 난민인정과 

련된 증거의 요건은, 난민신청을 하는 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에 기인하는 입증의 어

려움을 고려해 볼 때, 무 엄격하게 용되어서는 안 되며, (『UNHCR 편람』 제197조) 

난민이 자신의 사안의 모든 면을 “입증”하기란 불가능하고, 실제로 이것이 요건이라면 

난민의 부분은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UNHCR 편람』 제203조) 신

청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면, 그 주장에 반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심사 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도 신청인에게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benefit of 

doubt)52)을 부여하여야 한다. (『UNHCR 편람』 제197조)53)

미법계에서 형사사건에 요구하는 입증의 정도는 ‘합리  의심을 가질 수 없는 정

도’(beyond reasonable doubt) 는 ‘명백하고 확정 인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에 의한 증명인 반면에, 민사사건에서는 이보다 훨씬 약한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 는 ‘가능성의 비교형량’(balance of probability)을 의미한다. 즉,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사실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으면'(more probable than not) 된다는 것이

다.54) 그런데 난민인정의 경우, 입증의 정도와 련하여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

익’(benefit of doubt)의 원칙이 용됨으로써 미법계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의 정도보

다도 사실상 더 낮은 입증의 정도를 요구하게 된다.55) 모든 유용한 증거가 입수되어 검

50)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3 (박 사, 2007), p.473.

51) Goodwin-Gill and McAdam, supra note, p.54.

52) 이 문제는 사실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이라는 표 은 다소 부

해 보인다는 지 이 있다. 김성수, supra note 9, p.91.

53)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benefit of doubt)은 원래 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과 련된 것으로 

검사가 입증책임을 짊으로써 피고인의 의에 한 합리 인 의심이 있으면 무죄라는 것이

다. 그러나 난민 문제와 련된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은 이와는  다른 차원의 논의이

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면 그 진술 자체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반 의 증거가 

없는 한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Henrik Zahle, supra note, p.18. 

54) UNHCR(1998), supra note, p.2; 이시윤, supra note, p.473. 



- 24 -

토되고, 한 심사 이 신청인의 일반  신뢰성56)에 만족할 경우, 신청인의 진술이 일

성이 있고 납득할 만하며, 일반 으로 알려진 사실과 상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신청

인에게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유리한 해석을 내림으로써 신청인에게 이익을 부여하여

야 하는 것이다. (『UNHCR 편람』 제203조 내지 제204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심사권자가 신빙성에 한 단을 하지 않은 경우 난민신청

자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57) 서면증거의 수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이 난민신청자의 박해의 가능성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다.58) 국 고등법

원도 반증이 없는 한 신빙성을 추정하여야 한다고 시하 고,59) 캐나다 연방법원도 난

민신청자가 어떤 주장이 사실임을 진술한 경우 그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주장은 사실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고,60) 더 나아가 난민신청자의 증거에 본래 인 모

순이 존재하거나 이와 직 으로 충돌하는 서면증거가 없는 한 그의 모순되지 않은 증

거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단되어야 하며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시하고 있

다.61) 한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과 련하여 핵심 이지 않은 사실의 신빙성이 부족한 

경우, 이는 그 주장에 결정 인 향을  수 없으며,62) 신청자의 증거가 통역을 통해 제

시된 경우에는 신빙성의 단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설시 하 고,63) (그 주장

55) UNHCR(1998), supra note, p.3.

56) ‘신청자의 신뢰성'(credibility)과 ’진술의 신빙성‘(reliability)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 신빙성이 

신뢰성보다 더 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신빙성은 신뢰성을 암시하지만, 신뢰성만으로 신빙성

을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Aleksandra Popoviv, 'Evidentiary Assessment and 

Non-Refoulment: Insights from Criminal Procedures', Noll (ed.), supra note, p.44. 

57) Maldonado-Cruz v.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883 F.2d 788, p. 792 

(9th Cir.1989) (El Salvador), Carlier, supra note, p.644에서 재인용.

58) Aguilera-Cota v. I.N.S., 914 F.2d 1375 (9th Cir.1990) (El Salvador), Carlier, supra note, 

p.644에서 재인용. 

59) R. v. Secretary of State, Ex parte Duymus, [1994] Imm. A.R. 28, p. 32 (Q.B.D.) (Turkey), 

Carlier, supra note, p.594에서 재인용. 

60) Thind v. Canada, [1983] F.C.J. No. 939 (QL) (India), Maldonado v. Canada, [1980] 2 F.C. 

302 (F.C.T.D.) (El Salvador), Sathanandan v. Canada, [1991] F.C.J. No. 1016 (QL) (Sri 

Lanka), Carlier, supra note, p.197에서 재인용. 

61) Lachowiski v. Canada, [1992] F.C.J. No. 1138 (QL) (Argentina), Carlier, supra note, p.197에

서 재인용. 

62) Sabaratnam. v. Canada, [1992] F.C.J. No. 901 (QL) (Sri Lanka), Carlier, supra note, p.198에

서 재인용. 

63) Rasaratnam v. Canada, [1991] 1 F.C. 706, 140 N.R. 138 (F.C.A) (Sri Lanka), Carlier, supra 

note 28, p.19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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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뒷받침하는 서면증거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의 인도에서의 경찰폭력에 한 진술

이 믿기 어렵고 따라서 신빙성이 없다는 난민부서의 입장에 해 캐나다 연방법원은 캐

나다의 패러다임이 인도에 용되지 않는다는 시를 한 바 있다.64)  

         

3.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well-founded) 공포’의 입증의 정도 
‘박해에 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는 주 인 심리상태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

인 상황이라는 주  요소와 객  요소를 모두 포함하므로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고려

되어야 한다. (『UNHCR 편람』 제37조, 제38조)65) 이러한 박해의 가능성은 난민인정의 

핵심 인 요건사실, 즉 주요사실인데, 이를 단할 때에는 에서 언 한 난민인정에서

의 특수한 입증책임  입증의 정도의 법리 외에도, 이는 과거나 재의 확정  사실이 

아니라 미래의 가정  사실이라는 , 가능성의 단이므로 직 인 증명이 곤란하여 

간 사실의 증명을 통하여 이를 간 으로 추인할 수밖에 없다  등의 특수성이 있음

을 고려하여야 한다.66) 

난민 약의 기 과정에서, 련 원회는 유엔난민고등 무 실의 신인 국제난민기

구(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IRO) 헌장에 규정된 ‘합리  근거’(reasonable 

grounds) 신에 ‘충분한 근거‘(well-founded)의 표 을 채택하 고, 그 최종 보고서를 통해 

그 의미를 박해를 두려워하는 '상당한 이유'(good reason)로 해석한 바 있다.67) 즉, 일반

으로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공포의 경우, 그가 국 국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이 약상

의 난민정의에 언 된 이유로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것이 되거나 그가 국 국으로 돌아

64) Bains v. Canada, [1993] F.C.J. No. 497 (QL) (Chile), Carlier, supra note 28, p.198에서 재인용. 

65) 이러한 일반 인 의견과는 달리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는 ‘본래 으로 객 ’인 것이고 주

인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James C. Hathaway, ｢The Law of 

Refugee Status｣(LexisNexis, 1991), p.74, James C. Hathaway and William S. Hicks, ‘Is 

There a Subjective Element in the Refugee Convention’s Requirement of Well-Founded 

Fear?’,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6, No. 2, Winter 2005), pp.505-562 참

조. 

66) Goodwin-Gill and McAdam, supra note, pp.54-55; 황필규, supra note, p.548; 난민의 경우 국

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거의 맨손으로 최소한의 필수품이나 신분증조차 제 로 챙기지 못한 

채 피난해 온 경우가 부분인 반면, 난민불허결정과 국 국 송환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는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가혹할 수 있고, 난민인정 단은 신청인이 국 국으로 돌아갈 

경우 받게 될 박해에 한 미래 지향 인 단이므로 원칙 으로 신청인에게 입증책임이 있

더라도 그 입증의 정도는 상당히 감축되어야 한다. 김종철, supra note, pp.450-451. 

67) UNHCR(1998), supra note,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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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면 동일한 이유로 참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임을 신청인이 '상당한 정도'(reasonable 

degree)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단되어야 한다. 

(『UNHCR 편람』 제42조)

‘충분한 근거’(well-founded)는 박해의 ‘ 실  가능성’(real chance)이 있는 경우에 충족

되며 이 입증의 정도는 ‘합리  의심을 가질 수 없는 정도’(beyond reasonable doubt)나 '사

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사실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정도'(more probable than 

not)보다 낮은 정도를 의미하며 심지어는 단지 10%의 박해의 가능성만 인정되어도 난민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국가의 확립된 례이다.68)  

미국 법원의 경우, INS v. Stevic사건69)과 INS v. Cardoza-Fonseca사건70)에서 박해의 

가능성과 련하여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사실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정

도'(more probable than not)의 기 보다 낮은 정도의 입증을 요한다고 하면서 50% 이하의 

가능성만 있어도 박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단하고 있고 그 기 으로 ‘합리  가능

성’(reasonable possibility)을 제시하고 있다. 국 법원도 Fernandez v. Government of 

Singapore사건71)과 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ex parte Sivakumaran사

건72)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사실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정도'(more probable than not)의 입증의 필요성을 부정하면서 ‘합리  가능

성’(reasonable chance), ‘생각할 수 있는 실질  근거’(substantial grounds for thinking), '진지

한 가능성’(serious possibility) 는 ‘가능한 합리  정도’(reasonable degree of likelihood) 

등의 기 을 언 하고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하게 호주는 Chan v. The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Ethnic Affairs사건73)에서 50%의 가능성보다 낮은 가능성을 포함하는 실

질 인 가능성인 ‘ 실  가능성’(real chance)을 캐나다는 Adjei v. Minister of Employment 

and Immigration사건74)과 Salibian v. Minister of Employment and Immigration사건75) 등에서 

68) Rodger Haines, Human Rights and Refugee Protection: Comparative Review, 국가인권 원

회, UNHCR 한국 표부, 인권과 난민보호 - 비교법  연구 워크 (2007. 11. 5.), pp.10-11.

69) INS v. Stevic 467 US 407 (1984).

70) INS v. Cardoza-Fonseca 480 US 421 (1987).

71) Fernandez v. Government of Singapore [1971] 1 WLR 987.

72) 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ex parte Sivakumaran [1988] 1 AC 958.

73) Chan Yee Kin v. The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Ethnic Affairs (1989) 169 CLR 379.

74) Adjei v. Minister of Employment and Immigration [1989] 2 FC 680. 

75) Salibian v. Minister of Employment and Immigration [1990] 3 FC 250; Arrinaji v. Minister 

for Citizenship and Immigration [2005] FC 773; Li v. Minister for Citizenship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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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  가능성’(reasonable chance or reasonable possibility)을 언 하고 있고, 특히 뉴질랜

드의 경우 Minister of Immigration and Ethnic Affairs v. Guo사건에서 그 단의 기 으로 

‘실질  기 ’(substantial basis)를 제시하면서 박해의 발생가능성이 50%에 훨씬 못 미치더

라도 박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시하고 있다.76)      

결국 80% 내지 90%이상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고도의 개연성’을 사실 단을 한 입

증의 정도 혹은 심증의 정도로 하고 있는 국내의 경우, 50%이상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사

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사실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정도'(more probable than 

not)의 기 보다도 훨씬 낮은 ‘합리  가능성’(reasonable possibility)을 그 기 으로 하기 

해서는 질 으로 상당한 두 단계에 걸친 입증의 정도 혹은 심증의 정도의 완화가 필요

하며,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반 하지 아니한 단은 그 법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

다.77)   

4. 법원의 태도에 대한 평가
법원도 “박해의 입증책임은 난민임을 주장하는 당사자 측에 있다고 할 것이나,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 원인에 한 충분한 객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

는 것이 오히려 일반 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난민에게 객  증

거자료에 의하여 주장사실 체를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그 진술의 체

인 신빙성만 수 할 수 있으면 된다 할 것이지만, 이를 해서는 어도 주장사실 자체로

서 일 성과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 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과 상반되어서는 안 

된다.”78)고 확인하고는 있다. 최근에는 의 설시와 더불어 2008. 2. 20. 선고 2007구합

22115 결에서 입증책임과 련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신뢰성 있는 것으로 생각되면, 

그 주장에 반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도 신청인에게 유리한 

Immigration [2003] FC 1514; Begollari v. Minister for Citizenship and Immigration [2004] 

FC 1340. 

76) Haines, supra note, p.12. 

77) 이러한 외국 례의 경향은 ‘개연성’ 심사가 가지는 경직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경직된 새로운 기 을 제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박해의 험은 결코 정확하게 측정 가능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권자는 난민신청자의 상황에 놓인 합리 인 인간으로 하여  그 

국 국의 보호로 충족될 수 없는 박해의 험을 증거 체가 드러내고 있는지를 단하여야 

한다. Hathaway(1991), supra note, p.80. 

78) 서울고등법원 2007. 6. 27. 선고 2006 21643 결; 서울고등법원 2007. 9. 4. 선고 2007 1912 

결; 서울고등법원 2007. 9. 19. 선고 2007  435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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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의한 이익(benefit of the doubt)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설시 하여 기존에 언 하지 

않았던 “benefit of doubt"원칙을 결에 구체 으로 명시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하 심의 입장을 종합하여 ‘박해’의 입증과 련된 원칙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는 자유79)에 한 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  존엄성에 한 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박해

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

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의 일 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

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 , 국 국의 상황, 주 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

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체 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 인 경우에는 그 증

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80)    

  

그러나 법무부의 난민인정불허처분의 취소를 명한 결의 부분도 난민신청자의 국

국 내의 반정부활동이나 그로 인한 박해 주장에 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등 

실제로는 다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다.81) 난민신청자에 한 박해가능성 단

은 ‘더 많은 가능성’(50%이상의 가능성) 기 보다도 낮은 ‘합리  가능성’(10%이상의 가

능성)'을 기 으로 하는 것이 선진 난민 비호 국가의 일 된 례이며, 와 같이 해석하

는 것이 조약에 한 비엔나 약상의 해석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단순히 난민의 특수한 

사정만을 언 하는 것은 오히려 법원의 자유심증주의의 범 만을 과도하게 확 시켜 법

들의 가치 이 결의 결정 인 변수로 자리 잡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래할 

79) 기존의 하 심 례들의 경우(서울행정법원 2005. 8. 18. 선고 2004구합40051 결 등), ‘박해’

에 하여 “일응 생명 는 신체의 자유와 같은 한 인권에 한 침해행 가 이에 해당한

다고 말할 수 있고(UNHCR 편람 제51항 참조), 그밖에도 일반 으로 문명사회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당한 차별, 고통, 불이익의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하 다. 이에 하여 UNHCR 편람제51항은 “자유에 한 ”으로 되어 있

으나 이를 참고한다고 부기하면 “신체의 자유”만을 열거함으로써 그 박해의 범 를 축소시키

는 인상을  수 있고, UNHCR의 입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 이 있다. 한 “문명사회

“라는 표 은 국제법에서 과거 서유럽 국가 심의 제국구의 시 에 아시아, 아 리카 등 비

서구 사회를 비문명 사회로 간주하고 국제법의 동등한 주체가 아닌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사고에서 기원한 것으로 매우 부 하다는 비 도 있다. 정인섭, supra note, pp.81-82 참조. 

80) 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결; 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6526 결; 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3661 결 등.

81) 장서연, 국내 법원의 난민 련 결 동향(난민변호사네트워크 모임, 2007. 9.),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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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성이 다분하므로, 기존의 일반소송의 입증 정도와 구체 인 어떠한 차이가 있을 수 있

는지에 한 구체 인 언 과 그 특수한 원칙에 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82) 

한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원은 일반 으로 ‘진정한’ 난민은 본인의 상

황을 일 되게 진술할 수 있고 난민인정 차  어느 시 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재생산

할 수 있다는 , 심사당국이 모든 난민신청자와의 면담을 동일한 조건 하에 진행한다는 

 등을 기본 인 제로 한다.83) 그러나 심리학  혹은 의학  연구들이 진술의 비일

성만을 가지고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거나 진술이 조작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는 

을 분명히 하고 있고84) 면 과정에서의 면 의 성향, 변호사의 조력, 통역 여부에 따

라 그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고, 기존 한국의 난민인정 차

가 심사기간의 장기화, 제 로 된 통역 제공의 부재, 하고 실질 인 조사나 심사시스

템의 미비, 조사나 심사 자료의 은폐 등 어느 정도 진술의 일 성  신빙성의 약화를 구

조 으로 강제할 수 있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법원은 이러한 들에 해서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신빙성’은 많은 경우 법원에 의하

여 난민지 를 불허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고, 법원은 신빙성의 부족을 이유로 사안에 

한 깊이 있는 심리를 회피 할 험이 있다.85)        

82) 황필규, supra note, p.550. 

83) Nienke Doornbos, 'On Being Heard in Asylum Cases: Evidentiary Assessment through 

Asylum Interviews', Noll (ed.), supra note 28, pp.118-119.

84) Juliet Cohen, ‘Questions of Credibility: Omissions, Discrepancies and Errors of Recall in 

the Testimony of Asylum Seekers’,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Vol. 13, No. 3, 

2001), pp.293-309; Cécile Rousseau, François Crépeau, Patricia Foxen and France Houle, 

“The Complexity of Determining Refugeehood: A Multidisciplinary Analysi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Canadian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Journal of 

Refugee Studies (Vol. 15, No. 1, 2002), pp.6-7; Jane Herlihy, 'Evidentiary Assessment and 

Psychological Difficulties', Gregor Noll (ed.), Proof, Evidentiary Assessment and 

Credibility in Asylum Procedures(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5), pp.123-137. 

85) Michael Kagan, ‘Is Truth in the Eye of the Beholder? Objective Credibility Assessmentin 

Refugee Status Determinations’, Georgetown Law Journal (Vol. 17, No. 3, 2003), notes 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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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의 ‘선의’(good faith) 요건의 문제
난민이 되기 하여 국 국 밖에 있어야 하는 요건은, 반드시 난민신청자가 국 국을 

불법 으로 떠났어야 하고, 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그 국가를 떠났어야 함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UNHCR 편람』 제94조) 이미 인정된 난민과 결합하거나 

는 거주국에서 정치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써 거주국에 체

재 에 난민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난민 신청자 스스로의 행 로써 박해를 래한다는 

에서 그 행 의 동기를 면 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그러한 행동이 국 국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는 그러한 행동이 국 국 당국에 의하여 어떻게 단될지 

유의하여야 한다. (『UNHCR 편람』 제96조)

서울고등법원은 ‘체재  난민’의 경우 단지 난민으로 보호받기 하여 스스로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까지 보호의 범 를 확 하는 것은 난민 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

니하므로 ‘선의(good faith)’를 가진 경우에 한하여 외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무부

의 주장에 하여 “난민 약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다른 사정을 들어 난민

약상 난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난민의 요건을 정한 제1조에 어떠한 유보도 허용하지 

않는 난민 약의 취지에 반하므로, 난민으로 보호받기 해 스스로 박해의 원인을 제공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박해의 가능성이 실 으로 존재하는 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시한 바 있다.86) 최근 법원 결은 “난민은 국 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  의견

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발생

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 다

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시하여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87) 이와 같이 

국내 법원의 결은 법무부의 주장과는 달리 난민신청자의 ‘선의(good faith)’ 여부는 난

민 인정의 요건이 아니라는 을 명백히 하고 있다. 

‘체재  난민’의 인정 요건으로 난민신청자의 ‘선의(good faith)’ 를 요구해 온 법무부

의 입장은 기존의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나 일부 국가의 례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어떤 사람이 국 국 당국의 주목을 받을 일정한 행 를 통하여 스스로 박해의 험을 

래한 경우, 우연하게 혹은 비자발 으로 그러한 행 를 행한 경우와 난민신청을 하기 

86) 서울고등법원 2006. 5. 10. 선고 2005 19643 결. 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9504 결

(상고 기각).

87) 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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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일한 목 으로 그러한 행 를 행한 경우를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 ‘선의(good 

faith)’ 를 인정할 수 없는 ‘자력 난민’(bootstrap refugee)88)으로 당사국은 이들에 하여는 

난민의 지 를 인정할 의무가 없다는 견해가 그것이다.89) 

그러나 이에 해서는 우선, 이는 모든 인간의 기본 인 권리인 표 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리고 인격권을 도외시하는 극단 인 견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의 

강요는 난민 혹은 난민신청자들의 표 의 자유를 극단 으로 제약하는 요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90) 한 무엇보다도 난민의 지 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난민신청자가 난민

약의 난민의 정의에 해당하는가에 의하여 단되어야 하고 난민신청자의 개인 인 경

험이나 그 진술의 신빙성, 난민신청자가 국 국에 보내질 경우에 상되는 국 국 당국

의 태도 등이 그 단의 주요 지 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무부의 태도는 이러한 기본

인 단의 기 을 사실상 무시해 왔다.91)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선의(good faith)’요건

을 인정하지 않으면 외국인이면 구나 일방 으로 스스로 난민의 지 를 획득할 수 있

다는 지 을 하고 있으나, 이는 법무부의 논의에 의하더라도 ‘선의(good faith)’를 가진 난

민신청자도 결국 스스로 일방 으로 자신이 난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지 이다.92)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무부의 입장은 난민신청자는 경제  

목  등 사익의 추구를 하여 쉽게 국 국 정부를 부정하는 정치  활동을 하는 척할 

수 있는 지극히 열등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편견을 기본 으로 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유엔난민기구도 박해의 공포가 난민 자신의 행 의 결과로 래된 경우, 신뢰성의 문

제는 제기될 수 있으나 입국 후의 행 의 연속성을 요하거나 ‘선의(good faith)’를 요구

하는 일부 국가의 법제나 행이 난민인정의 결정요인이 될 수 없으며, 박해의 가능성, 

심각성  약상의 사유와의 연 성 등이 결정요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93) 호

88) David Martin, 'Remarks on Mass Migration of Refugees - Law and Policy',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Proceedings, Vol. 76(1982), p.15. 

89) Atle Grahl-Madsen, The Status of Refugees in International Law, Vol. I Refugee 

Character(A. W. Sijthoff-Leyden, 1966), pp.251-252.

90) Hathaway(1991), supra note, p.37.

91) 난민 약상의 난민의 정의의 일반 인 의미와 약의 체 취지상 ‘선의(good faith)’를 요건

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Guy S. Goodwin-Gill, 'Domain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 Comment: Refugee Status and 'Good Faith'',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Vol. 12, No. 4, 2001), pp.670-671. 

92) Goodwin-Gill and McAdam, supra note,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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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방법원은 Mohammed v.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사건94)에서 

항상 진정한 박해의 공포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공포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가 결정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국 국으로 돌려보내졌을 때 심각한 해를 래하는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실질 인 험을 자발 인 행동을 통해 래하 다고 하여 그 사람에 한 난민

인정이 부정될 수는 없다고 시한 바 있다. 한편 국 항소법원은 M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사건에서 난민신청자가 조작되고 근거 없는 비호의 신청을 한 경

우에도 그 법행 에 처벌이 가해지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에 부정 인 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행 가 곧바로 난민신청자를 난민 약의 보호로부

터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시하면서 난민 약의 외는 약에 명시 으

로 규정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95)

법원의 구체 인 단을 살펴보면 ① 방 라데시 정부의 박해를 피해 한민국으로 입

국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방 라데시 정부의 박해를 피해 입국한 다른 마인들과 

함께 JPNK를 조직하여 방 라데시 국내의 반정부조직의 지부로서 한국연락사무소 역할

을 하고 방 라데시 정부의 마인들에 한 정치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렸으며, 정치

 의견을 개진하 던 다른 마인들이 모두 난민지 가 인정된 경우,96) ② 산업연수 목

으로 한민국에 입국하 을지라도 원고들이 난민신청일로부터 각 처분일까지 

NLD-LA 한국지부의 회원으로 미얀마 군사정부의 민주세력에 한 정치  탄압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미얀마 사  앞에서 반정부시  활동을 비디오로 촬 하고, 원고들과 

정치  활동을 함께 하 던 한국지부 회원 21명  8명이 난민 인정된 경우,97) ③ 국민

련 한국지부의 간부로서 6.4 천안문 사태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해 온 사실, 

신문이나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그 활동내역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하여 

난민신청을 인정하 다.98) 그러나 ③과 유사한 사례이지만 한국지부의 일반 활동원으로 

그 활동사실이 신문으로 보도된 이 없고, 그 활동이 6.4 천안문사태 항의집회, 인터넷

을 통한 국 민주화 운동 외에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난민신청의 경우는 국이 신

93) UNHCR,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Interpreting Article 1 of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April 2001), p.9.

94) Mohammed v.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 [1999] FCA 868.

95) M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1996] 1 WLR 507. 

96) 서울행정법원 2005. 8. 18. 선고 2004구합40051 결.

97) 서울행정법원 2006. 2. 3. 선고 2005구합20993 결.

98) 서울행정법원 2007. 10. 4. 선고 2006구합37370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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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인들의 활동에 한 주목가능성이 없고 신청인들이 국 정부에 한 별다른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난민신청의 거부처분에 하여 법하다고 단하 다.99)

법원은  ① 사례의 상고심에서 “원고들은 미얀마민족민주동맹자유지역 한국지부의 

회원으로서 한민국에서 극 으로 반정부활동을 계속해 온 것에 의해 미얀마 정부로

부터 그 활동이 악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들은 이미 인정된 난민과 결합하거나 거

주국에서 정치  의견을 표명하는 자신의 행동 결과로서 한민국 지에서 체재  난

민이 되었다.”고 시하여 ‘국 국 당국의 주목 가능성’을 그 단의 기 으로 삼고 있으

나 일부 례는 ‘체재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는 ‘선의'(good 

faith)를 사실상 요건으로 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즉 ‘체재  난민’의 핵심 인 

단기 인 ‘국 국 당국의 주목 가능성’을 검토하기 보다는 오히려 난민인정의 요건이 

될 수 없는 ‘선의'(good faith) 유무를 사실상 주된 단기 으로 삼아 단하는 례들이 

존재한다. 원고의 '선의'(good faith)는 결코 난민인정의 요건이 될 수 없고 원고의 의도나 

의사가 아닌 박해가능성의 지표들을 객 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례

는 “원고가 난민인정을 한 정치  활동을 하여 OO에 가입", "고의로 얼굴을 드러내

는 등 난민인정의 근거로 삼기 한 활동이었음을 추단", "불법체류자로서 본국에 송환

되게 되어 더 이상 경제  활동이 곤란해 질 것이라는 염려에서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추측", “난민신청 요건을 "충족시키기 한" 한도에서 소극 으로 참여” 등등의 

단을 통해 원고의 ‘선의’(good faith) 유무의 문제를 난민여부 단의 가장 핵심 인 기

으로 제시하고 있고,100) 같은 사건의 상고심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난민 신청은 국

내에서 경제  활동을 계속하기 한 것”이라는 원심의 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 이” 

간다고 시하 다.101) 이처럼 난민신청자의 입국동기, 반정부단체 등에 가입한 동기 혹

은 난민신청 동기 등에만 주목하는 것은 ‘박해가능성’만을 가지고 난민인정여부를 단

할 것을 요구하는 난민 약에 배될 수 있다.102) 

99) 서울행정법원 2006. 12. 12. 선고 2006구합13442 결.

100) 서울고등법원 2007. 9. 4. 선고 2007 1912 결 참조.

101) 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결.

102) 장서연, supra note,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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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난민인정불허의 근거로서의 간접사실들의 문제점
법원은 법한 여권의 소지, 국 국 내 박해 받지 않는 가족의 존재, 한국입국동기, 한

국 내에서의 경제  활동을 한 난민신청,103) (경제  이주민에 불과하다고 ) 난민신

청의 계기, (입국 이후 상당기간 경과, 난민 신청의 시기문제로서 불법체류자로 단속된 

이후 난민신청 등) 입국  본국에서의 혹은 입국 후 한국에서의 활동이 소극 인 활동

에 불과한 ,104)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종교를 이유로 한 난민 신청의 경우 성경에 한 

이해 부족, 인 국이 아닌 한민국을 선택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의 입증미비, 출국 시

와 난민신청시의 사정변경의 존재, 국내  보호 안(Internal Protection Alternative) 존재로 

국내  피신이 가능한  등을 간 사실로 삼아 난민인정의 가능성을 배척하고 있으며, 

특히 ‘체재  난민’ 인정을 배척하는 근거로 국내반정부단체 결성 가입동기  난민신

청 동기  시기, 난민신청 후의 활동내역 등을 들고 있다.105) 그러나 이러한 단은 

난민인정과 련된 사실의 확정은 ‘인간생명에 향을 주는 결정’과 직결될 수 있기 때

문에, 그 단에 있어서 ‘정의와 이해의 정신’으로 기 을 용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보

호의 가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개인 인 단에 의한 향을 당연히 받지 않

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 단하는 주체의 선험 이고 주 인 단요소가 개입되지 

아니하여야 한다(『UNHCR 편람』 제202조)는 원칙에 배 될 소지가 다분하다.  

법원은 난민이 조된 서류나 불법 조직에 의존할 만큼 출국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

정은 국 국이 해당 난민에게 반정부 의를 두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반

로 억압 인 통치기구를 갖고 있다고 알려진 국가에서 탈출한 난민이 출국에 필요한 

여권의 발 이나 출국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난민이 

주장하는 박해가능성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된다는 제아래 “정상 인 여권

발 ”을 원고주장을 배척하는 간 사실로 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국가기 과 

계하여 자신이 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정치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탈출의 유일한 수단으로써 합법 인 출국을 이용하 다. (UNHCR 편람 제47조 참

조) 따라서 여권의 소지는 반드시 소지인의 측면에서 충성의 증거로써, 는 공포가 존재

하지 않는 증거로써 고려될 수 없다. 국 국 입장에서 이롭지 못한 자의 출국을 보장할 

103) 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결.

104) 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결.

105) 장서연, supra note,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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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으로 여권이 발 될 수도 있고, 한 여권이 비 리에 취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UNHCR 편람 제48조 참조). 결론 으로 유효한 여권의 단순한 소지는 난민지 의 인정

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의 경우 비록 억압 인 통치체제를 가

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오히려 이러한 사정이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반체제인사에 해서는 여권 발 이 제한된다는 국 국의 공식  입장을 근거

로 어떤 단을 내리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일본이나 한국에서 정부의 박

해에 의하여 난민의 지 가 인정된 난민의 경우도 부분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는 에서 이를 근거로 박해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 인 일 성도 결여된 단

일 수 있다.  

난민신청자를 국 국 당국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가족에 한 직 인 피해로 

이어져야 할 필연 인 이유는 없다. 실제로 법무부가 정치  의견을 이유로 난민의 지

를 인정한 난민의 다수는 그 가족이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 법무부와 법원은 국 국 내 

박해 받지 않는 가족의 존재를 상당히 설득력 있는 난민불허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정

치  의견에 의한 난민의 경우 그 국 국은 연좌제가 법제와 행상 국 으로 철 하게 

철되는 극단 인 체주의 국가여야 한다는 왜곡된 제에 입각한 견해일 수 있다. 

한, 법무부와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특히 체재  난민의 경우, 주한 사  등에서 난민

을 주목하고 있어 국 국으로 입국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족함에도 불

구하고, 사 이 취득한 정보가 국 국 어디든지 조직 이고 체계 으로 달될 정도로 

정보통신이 완벽하게 구비된 완성된 경찰국가를 제로 한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한 법원은 난민신청자의 정치활동 등에 하여 그 정치조직 내의 지 가 ‘ 회원 내

지 일반회원’, ‘하부조직원에 불과’하다거나, 난민신청자의 정치활동은 ‘소극  활동에 

그쳤다’거나 하는 표 으로 그 의의를 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그 조직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 조직의 정회원을 단지 일반회원 혹은 하부조직원에 ‘불과

하다’라고 표 함으로써 객 인 사실 단을 그르칠 수 있는 가치 단을 개입시키고 있

다고 볼 수 있고, 국 국 사  앞에서의 시  등은 상당한 높은 수 의 결의를 요하고 

거리 캠페인 등은 난민이 한국 내에서 합법 으로 그 정치  의사를 표 할 수 있는 효

과 이고 실행 가능한 몇 안 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을 ‘소극 ’이라고 

평가하는 것 역시 편향된 가치 단이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법무부와 법원은 많은 경우 난민신청자의 난민신청이 입국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에 이루어졌음을 난민인정불허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2000년 이 에는 단 한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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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을 받은 신청자가 없었다는 , 난민신청 차에 한 정보가 충분히 알려져 있

지 않은 , 2000년 이후에도 지극히 제한 으로 난민인정이 이루어져 온 , 난민신청을 

하고 싶어도 그 차를 좇아가기 해서는 일자리의 불안정함 등을 감수하여야 하는 , 

난민이라는 사실로부터 항상 난민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등에 한 고려를  하지 않은 단선 이고 일면 인 평가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법원은 원고의 반정부단체 가입  난민신청의 동기에만 주목하고, 더욱이 

난민신청 동기를 단할 수 있는 간 사실들을 난민인정의 근거로 삼아 정작 이들이 반

정부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난민신청을 한 이유로 난민신청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되

었을 때 박해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하여 단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한 원고의 입국동기, 반정부단체의 가입동기  난민신청 동기 등에 한 원고의 불리

한 진술들은 난민심사 과의 ‘면담조서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재 난민신청자에 

한 출입국 리공무원의 최 의 면 , 사실조사, 심사과정이 난민신청자에게 필요한 법

률 인 조력과 문통역인도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부분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집

된 ‘면담 조사내용’이 소송에서 그 로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바, 박해가능성과 무 한 

간 사실들을 근거로 난민신청을 배척하는 법원의 단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VII. 그 밖에 판례에서 드러난 몇 가지 쟁점
1. 국적의 판단
버마정부로부터 정치 , 인종 , 종교   특정사회집단의 소속으로 박해를 받을 가

능성이 있어 난민신청을 한 사건에서 례는 “원고는 한민국에 입국할 당시 소지한 인

도국 의 여권이 조여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한 사 은 원고가 인도국 자로

서 법한 차에 따라 여권을 발 받았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으므로, 만일 원고가 여

권상 국 국인 인도로 강제출국 되더라도 인도에서 미얀마로 강제송환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단하여 난민신청거부처분에 해 법하다고 단하 다.106) 

난민 약이 제공하는 국제  보호가 국 국의 자국민 보호에 하여 보충  계에 있

으며 난민 약 제1조 A. (2) 후문에서 ‘하나 이상의 국 을 가진 사람의 경우 국 을 갖

106) 서울행정법원 2008. 5. 14. 선고 2007구합3210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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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모든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때에만 약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명시하

고 있으나 UNHCR 집행 원회는 “어떤 나라에서 비호를 구할 것인지에 한 비호신청자

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 되어야 한다. 단지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할 수 있었다는 이

유만으로 비호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호를 신청한 사람이 다른 나라와 긴 한 

유 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로서 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고 합리 이라고 여겨지는 때에는 그 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형식 인 국

취득 가능성보다는 실질 인 연 성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07)

따라서 의 사례에서 신청인이 여권을 조하여 부정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인

도에서 자국민이 아닌 것을 근거로 다시 버마로 강제송환 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식

상 국 을 근거로 난민신청거부처분에 하여 법하다고 단한 것은 부당할 수 있다.

2. 가족결합의 원칙 
신청인 1의  반정부 활동으로 인해 신청인 1의 신상이 국 공안당국이나 사 에 의

해 악되어 있어 신청인 1  신청인 1과 가족 계인 나머지 원고들이 강제로 국으로 

송환될 경우 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난민신청을 하 으나 거

부되어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1의 한국 내에서의 반정부활동을 근거

로 체재  난민으로 인정하고 원고 1과 가족 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가족의 보호

라는 인도주의  요청에서 원고 1과 함께 난민으로서의 지 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UNHCR 편람 제184조).”라고 단하 다.108) 그러나 ② 룬궁 활동으로 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근거로 난민신청을 하 으나 거부되어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 계에 있는 원고들의 청구  아내의 난민신청 거부처분은 법 

하다고 단하 으나 남편의 난민신청 거부처분은 법하다고 단하 다.109) 

 ②의 례는 ①의 례에서 가족  일부가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 나머지 가족들

에 해 난민요건을 충족하 는지 여부에 하여 심리하지 않고 인도주의  요청에 따

라 난민 지 를 일 으로 인정하 던 것과는 달리 원고의 각 청구의 실질을 개별 으

로 심사하여 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UNHCR 편람』 제184조의 가족결합 원칙에 

107) UNHCR 집행 원회 결정 제 15호 (xxx) para. h (ⅳ) (1979).

108) 서울행정법원 2007. 6. 26. 선고 2007구합986 결.

109) 서울행정법원 2008. 1. 16. 선고 2006구합15080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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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되는 것이며, 례 ①과 같이 가족의 경우에는 일 으로 난민인정심사를 함이 타

당하다.

   

3. 난민신청 거부처분 시 이유제시의 정도와 제소기간 
 (1) 이유제시의 정도 

 난민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이 난민 약에서 

정한 박해에 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을 뿐이고 어떠

한 법  근거 혹은 사실상의 사유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이유 부기의 하자를 포

함한 차상 하자는 독자 인 취소사유”가 된다는 주장에 하여 례는 “행정청이 처분

을 하는 때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

다(행정 차법 제23조). 그러나 행정 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외국인의 난민

인정에 한 사항에 하여는 행정 차법이 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시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 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로 이 사

건 각 처분이 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가 처분 시 법  근거인 출입국 리법

의  제반 규정을 설시 하지 아니하 다 하더라도,  출입국 리법의 제 규정에 의하여 

난민인정을 신청한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와 같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하더라도 자신

들의 난민신청이 거부된 근거와 사유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시 행정 차법 제23조의 규정을 법하게 이행하 다. ”라고 설시 하 다.110) 

그러나 난민신청자에 하여 이러한 행정 차상의 권리를 면 으로 부정하는 것은 

합리 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명백히 헌법상의 차별 지원칙에 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 차법 상의 난민신청 차 행정 차법 배제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법무부장 이 난민신청을 거부할 때에는 그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한 이유 제시의 정도와 범 가 문제될 것이나,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과 법률 용이 

실질 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 차에서 처분에 이유의 제시를 요구하는 취지는 

신청인으로 하여  자신의 신청이 거부되는 실질 인 이유를 알게 하여 그에 한 실효

성 있는 불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다 할 것인데, 구체 인 사실인정이나 

법률 용에 한 단이 락된 채 결론에 해당하는 형식  이유만을 제시하는 것은 사

110) 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6 5467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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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이유의 제시가 수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차  정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

청인이 진술하는 사실 계  행정청이 믿는 부분은 무엇이고, 믿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

지, 믿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지, 인정되는 사실 계 하에서 신청인을 약상 난

민으로 보지 않는다면 여기에 용된 난민 약의 해석은 어떤 내용인지 기재되지 않은 

의 거부처분은 법 하다고 할 것이다. 

(2) 제소기간

 한국어를 잘 모르는 원고가 출입국 리사무소 내에 구 된 상태에서 출입국 리공무

원에게 소제기 의사를 표시하고 변호사 선임요청서도 제출하 으나  변호사의 조력

을 받지 못하는 등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수하지 못하 다고 주장

하는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사건에서 례는 "비록 원고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이의신청기각결정 통지서에 제소 등 불복방법  그 기간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

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를 각하하 다.111)

형사소송법 제344조는 교도소 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

소장을 교도소장 는 구치소장 는 그 직무를 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 된 자의 경우는 보통 

교도소장 는 구치소장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소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구 된 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 기간을 수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래하여 상소제기권을 부당하게 박탈하지 않도록 재소자 특칙을 인정한 것

이다.  사건과 같이 출입국 리사무소 내에 구 된 상태에 있는 난민신청인이 난민신

청거부처분에 하여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도 형사

소송법상 재소자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상황이라 할 것이고, 더군다나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불복방법도 제 로 고지 받지 않아 불가피하게 제소기간을 도과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원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111) 서울고등법원 2008. 3. 28. 선고 2007 2102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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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소결
난민인정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5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법원에서 실체 인 단

이 이루어진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의 수는 극히 미미하다.112) 한 난민의 특수성

에 한 충분한 고려 없는 결례가 상당수 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난민인정의 법  

성격을 재량행 로 단하는 례의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박해가능성의 입증

책임과 입증정도의 특수성은 충분히 평가되고 고려되어야 하며, ‘체재  난민’에 있어서 

‘선의’요건은 원칙 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의 단에 있어서도 결코 수용되어

서는 안되고, 난민의 요건이 아닌 비본질 인 사실 계로 난민인정 가능성을 부정하는 

례의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한 앞으로는 이 에서 다루어진 난민인정의 법  성

격, 박해가능성의 입증문제, ‘체재  난민’의 인정요건, 난민불인정의 사유 등 외에도 박

해의 개념과 주체, 약상 박해의 원인의 구체 인 내용 등 다양한 법리  쟁 들이 충분

히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112) 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결; 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6526 결; 법

원 2008. 11. 13. 선고 2008두3661 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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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절차상 인권실태

제1장 난민인정절차상 인권실태
Ι. 문제제기
1. 한국의 난민인정 차 개요

한국에서 난민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 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보호소

장에게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113) 이에 하여 법무부는 조사와 심사를 행하고 

난민인정 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 이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한다.114) 난민인정이 

거부된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거나115),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고116) 이의결정에 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17) 법무부장

은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에 하여 특히 인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그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118)

2. 각 차에 따른 조사 상 난민의 구성

각 차에 따른 조사 상 난민은 1차 심사 인 사람이 67.5%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

고, 이의신청 인 사람 6.1%, 행정소송 인 사람 6.9%,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 9.4%, 인도

 지 를 받은 사람이 6.9% 다. 이는 2008.11.30 재 총 난민신청자 2,133  1차 심사

인 사람 1,272명의 비율 59.6%, 이의신청 인 사람 40명의 비율 1.8%, 난민인정을 받

은 사람 101명의 비율 4.7%, 인도  지 를 받은 사람 63명의 비율 2.9%과 비교할 때, 1

차 심사 인 사람의 비율이 상 으로 고, 기타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

으로 높은데 이는 실태조사 시 난민인정 차의  과정에 한 난민신청인의 경험을 

113) 출입국 리법 제76조의2 제2항, 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114) 출입국 리법 제76조의2 제1항.

115) 2008.12.2 개정 출입국 리법 제76조의4 제1항.

116) 행정소송법 18조 제1항.

117) 행정소송법 20조.

118) 2008.12.2 개정 출입국 리법 제76조의8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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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하여 행정소송 인 사람, 난민 인정자, 인도  지 자는 가  많은 수를 조사

상으로 삼고자 하 기 때문이다.  

<표10 난민인정신청 및 심사현황>
(단 : 명, %)

현  황 빈  도 비  율
1차 심사 

이의 신청 

난민 소송 

난민 인정 받음

인도  지  받음

기타

합  계

187

17

19

26

19

9

277

67.5

6.1

6.9

9.4

6.9

3.2

100.0

3. 한국 난민인정 차의 문제  개

한국은 난민인정 차에 하여 출입국 리법 제76조의 2와 제76조의 4에서 각각 난민

인정의 신청과 이의신청에 한 규정을 둔 것 외에는 차에 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

다. 그리하여 난민인정 차와 련하여 난민의 개념  요건과 입증의 기 이 명확하지 

아니한 , 난민인정 차의 각 단계별 혹은 체 인 기간의 제한이 없어 난민인정 차

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며 차신속을 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 난민신청에 

1년의 기간제한을 두고 있는 과 이의신청기간이 무 짧은 , 통역과 의사소통을 

한 제도  장치가 충분하지 아니한 , 담당부서와 난민인정 의회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 공항만에서의 난민신청과 재정착난민제도에 한 고려가 없는 , 기타 면

에의 참여, 면 조서의 확인, 서류의 열람 등사 등이 허용되지 않는  등의 법 차문

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119). 

119) 피난처, ｢제15기 국제난민학교교재｣,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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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별 난민인정절차의 현황과 문제점
1. 난민의 입국

가. 비호국의 선택

(1) 비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
실태조사의 결과 난민신청인들이 비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이 난민에 

해 우호 이라고 생각했다’가 32.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은 ‘처음에는 다른 목

으로 입국했으나 돌아갈 수 없었다’가 17.1%, ‘무비자국이거나 비자 받기가 쉬워서’라

는 사람이 8.4%, ‘한국에 아는 사람, 단체가 있어서 권유했다’와 ‘본국에서 알 던 한국 사

람이 한국으로 가는 것을 도와주었다’가 각각 5.4%로 나타났다.

어떤 군인이 우리 가운데 나를 포함한 5명 정도를 도와줘서 그 캠 에서 도망칠 수 있었다. 우리는 

밤에 도망쳤다. 도망가는 도 에 민간 트럭이 우리를 태워주었는데, 그들은 아시아 사람들로서 선

교사 다. 아마 한국 사람인 것 같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 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킨샤사에 가지 말고 도망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 선교사 

 한 명에게 나의 집 주소를 주었는데 그 선교사가 알아 본 결과 나의 집에는 아무도 없고 모두 

피난을 간 상태라고 알려주었다. 그 후 그들이 나를 해서 여권과 비자들을 모두 비해주었다. 

그들  한 명이 콩고에서부터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나와 같이 왔기 때문에 한국에 무사히 입국

할 수 있었다. (사례#7, 콩고, 남)

2004년 같은 실태조사결과120)에서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소개인이 한국입국을 

알선하 다’는 응답이 41.4% 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같은 응답이 4.7%로 히 낮아진 

반면, ‘한국이 인권을 존 하고 난민에 하여 우호 인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하 다’는 

비율이 10.0%에서 32.6%로 히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이는 한국의 인권 내지 난민인

정에 한 국제  기 치가 갈수록 높아짐으로써 난민신청자들이 로커의 알선과 같은 

소극  선택에 그치지 않고 극 으로 한국을 피난처로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20) 민주사회를 한변호사모임, 좋은벗들, 피난처, ｢국내외국인난민의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2004,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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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한국을 비호국으로 선택한 이유>
(단 : 명, %)

선 택  이 유 빈도 비율
한국이 난민에 해 우호 이라 생각

다른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할 계획이었고 한국은 경유국

한국에 아는 사람, 단체가 있어서 권유

무비자국이거나 비자받기 쉬워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소개인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알선

처음에는 다른 목 으로 입국했으나 돌아갈 수 없어서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배우고 싶어서

평소 한국의 사회나 문화에 해 많이 들어 한국을 친 하게 느낌

본국에서 알던 한국 사람이 한국으로 가는 것을 도와 

기타

합  계

97

14

16

25

14

51

8

4

16

53

298

32.6

4.7

5.4

8.4

4.7

17.1

2.7

1.3

5.4

17.8

100.0

한국에 하여 처음 알게 된 것은 1988년 올림픽 때인데, 1993년 태국에 와서 태국에 거주하는 

머족 커뮤니티의 선진국에의 재정착 문제에 하여 연구하던  한국에 가는 문제에 하여 생각

하기 시작하 고 1993년에 1년 동안 생각을 많이 했다. 당시 머인들과 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이 

일반 으로 일본을 선호하고 있었는데, 첫째 한국은 몽골계통 종족으로서 인종 으로 머인과 닮

았고, 둘째,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불교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가까운 나라이고, 넷째 

민주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하여 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 난민제도에 하여는 알지 못

하 지만, 한국이 사회 정치 경제 으로 발 된 나라이므로 안 이 보장될 것 같아서 한국에 왔다. 

(사례#11, 방 라데시, 남)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일단 오기가 쉬웠고, 한국의 민주화에 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해 심이 많았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국에 오고 싶었다. 사실 한국은 민주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일한 만큼 가를 받을  알았다. 그러나 처음 7개월 동안 일했는데 2개월간 월 을 받지 못했고, 

일하다 다친 친구들도 보상 을 못 받거나, 나보다 월 을 더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

었다. 그래서 한국에 해서 많이 실망했다. (사례#21, 미얀마, 남, 40세) 

한국에 해서는 학교 때 한국 역사를 배워서 잘 알고 있다. 한국도 에는 미얀마와 같이 가

난한 독재국가 는데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나라로 아시아의 부러움을 사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를 일궈온 한국에 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던 것이 한국에 오게 된 동기

이다. (사례#22, 미얀마, 남,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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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4년 실태조사결과에서는 ‘체재  난민’(refugee sur place) 즉 ‘처음에는 다른 

목 으로 입국했으나 돌아갈 수 없어서’라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이 1.4% 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7.1%의 비율로 증한 바, 이는 외국인노동자나 유학생, 비즈니스맨 등 국

내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앞으로도 ‘체재  난민’의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난민인정의 문제에 있어서 ‘체재  난민’의 문제가 요한 이슈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2) 주변국가를 비호국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
난민신청인들이 본국의 주변 국가를 비호국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하여 실태조

사결과 ‘본국에서 멀리멀리 떨어질수록 안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사

람이 26.0%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 고, 그 다음이 ‘주변국이 더 험하다는 응답’으로 

23.5%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변국들은 난민에 해서 우호 이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

이 12.5% 고, ‘주변국의 입국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0.4% 다.

<표12 주변 국가를 비호국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
(단 : 명, %)

선택하지 않은 이유 빈도 비율
주변국이 더 험하기 때문

본국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안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

주변국으로의 이동이 더 어렵기 때문

주변국들은 난민에 해서 우호 이지 않기 때문

주변국의 입국이 어렵기 때문에

기타

합  계

68

75

9

36

30

71

289

23.5

26.0

3.1

12.5

10.4

24.6

100.0

법무부는 난민인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난민신청인들이 인 국으로 피난할 수 있었

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 국을 비호국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입국한 것은 난민

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정  징표라고 주장하며, 다수 례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난

민신청인이 박해를 피하기 하여 해외탈출을 결심했다면 그 상국으로는 한민국보

다는 인 국을 먼  고려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인 국으로 탈출할 

수 없었다거나 그 게 하는 것이 곤란하 다는 을 난민신청인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고 시하고 있다.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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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난민신청인들은 주변국이 더 험하거나 어도 본국

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로 갈수록 안 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난민신청인들이 주변국으로 가는 것이 반드시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박해의 원인으로부터 멀리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 난민들의 심리라 할 것이므로 난민들이 

주변국으로 가지 않고 한국으로 왔다는 을 난민인정의 부정  자료로 삼는 것은 문제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변국 는 1차 경유국이 정치, 군사 으로 안정되지 못한 

나라이거나 본국과 외교 으로 한 나라인 경우, 난민신청인들이 주변국 는 1차 경

유국보다는 일반 으로 인권상황이 양호하다고 알려지거나 되도록 멀리 있는 나라 에

서 입국의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비호국으로 선택하는 것이 상식 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변국을 비호국으로 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난민인정의 부정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신변의 을 받아서 콩고를 떠나려고 하던 과정에서 MONUC(the United Nations Observer 

Miss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에 출국을 도와달라고 해서 국으로 가게 

는데 국과 콩고는 우호 계에 있어서 안 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  더 안 한 나라를 찾다가 

가까운 한국에 가면 험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게 다. (사례#12, 콩고, 남) 

나. 입국과 상륙

(1) 입국비자 
난민신청인의 입국 시 체류자격은 단기종합(C-3) 소  비자가 26.4%로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이 단기상용(C-2) 소  비즈니스비자가 16.5%, 연수취업비자(E-8)는 11.9%, 

단기취업비자(C-4)는 7.6%의 순이었다. 반면 입국 등 체류자격 없이 들어온 사람은 8명

으로 2.6%에 불과하 다.

 

121) 서울행정법원 2007.10.5. 선고 2006구합25209 결, 서울행정법원 2007.11.30. 선고 2006구합

26616 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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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입국 시 체류자격>
입국 시 체류자격 빈도 비율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단기취업(C-4)

문화 술(D-1)

유학(D-2)

종교(D-6)

기업투자(D-8)

술흥행(E-6)

연수취업(E-8)

방문동거(F-1)

기타(G-1)

취업(H-1)

체류자격 없었음

기타

합  계

50

80

23

2

5

7

2

4

36

5

25

3

8

53

303

16.5

26.4

7.6

0.7

1.7

2.3

0.7

1.3

11.9

1.7

8.3

1.0

2.6

17.5

100.0

북한과 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지리 으로 육지 혹은 바다를 통하여 난민들이 비

자 없이 입국하기 어려운 지역에 치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난민들은 어떤 

형태로든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공항을 통하여 개별 으로 입국하고 있으며 량집단난

민의 입국사례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2) 공항 ․ 항만 등에서의 난민신청과 상륙허가
미국과 같이 refugee 와 asylum을 구별하는 법제에서는 토 밖에서 신청하는 refugee와 

토 안에서 신청하는 asylum을 구별하여, 재정착으로 받아들이는 외국의 refugee에는 쿼

터제로 수  제한을 두고, asylum에는 수 제한을 두지 않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

리나라에서는 토 안에서만 난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refugee로 번역하고 있다. 행 출

입국 리법 제76조의2 제1항은 ‘ 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상륙 는 입국한)에 한하여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난민임시상륙허가제도122)를 두고 있으므로, 난민신청을 하기 

122)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 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 기타 이에 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 받을 공포가 있는 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 의 승인을 얻어 90일의 범  내에서 난민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출입

국 리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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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먼  상륙 는 입국을 하여 한민국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상륙 는 입

국 시 공항, 항만 등에서 난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먼  임시상륙허가를 신청하여 허

가를 받아 상륙한 후 난민 신청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123) 

실태조사 심층면담 결과 2008.7.말 경 난민신청자인 한 라이베리아 남성의 처가 박해를 

피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을 시도하 으나 입국심사에서 난민신청자의 처라는 

사실이 드러나 추방의 기에 놓 고, 가까스로 민간단체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난민

신청의사를 밝히고 난민임시상륙허가를 신청한 끝에 입국 허가된 사례가 있었다. 이 사

례에서 변호사는 임시상륙허가신청을 안내하 고 여성은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기억하

고 있으며 후에 확인할 결과 난민신청 수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 여성의 

입국이 난민임시상륙허가의 결과인지, 난민신청의 결과인지, 통상의 입국심사결과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 난민의 체류

(1) 체류기간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한 질문에서는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가 60명, 19.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 으며, 그 다음이 

4년에서 5년으로 47명, 15.4% 다. 반면 6개월 미만은 14명, 4.6%로 나타났다. 5년 이상 

장기체류자  일부인 11.0%는 난민신청 당시 이미 5년 이상 장기 체류한 사례이고 나머

지는 난민신청 후 인정 차 진행  체류가 장기화 된 사례이다. 조사 상 난민신청자  

1년 미만 체류자는 약 20%에 달하고 있다

123) 김성수 사는 공항이나 항만도 한민국 안이므로 공항 항만에 있는 외국인도 한민국 안

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공항항만에서의 특별한 난민신청 차가 없더라도 통상의 난민신청

차에 따라 난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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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한국체류기간>
(단 : 명, %)

체류기간 빈 도 비 율
3개월 미만

3개월 - 6개월

7개월 - 1년

1년 - 2년

2년 - 3년

3년 - 4년

4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합계

6

8

43

40

34

34

47

60

34

306

2.0

2.6

14.1

13.1

11.1

11.1

15.4

19.6

11.1

100.0

(2) 현재의 체류자격 
재의 체류자격은 임시체류자격인 G-1 비자를 소지한 난민신청자가 183명, 59.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합법 인 비자 없이 난민신청 수증만 소지한 난민신청자가 69

명, 22.3%로 이 두 범주가 조사 상자 체의 81.5% 다. 반면 난민 인정자(F-2)는 26명, 

8.4% 고, 인도  지 자(G-1)는 16명, 6.1% 다. 1차 심사 인 사람과 이의신청 인 사

람을 포함하여 난민신청자  합법 인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의 비율이 72.6%에 이르

는 것은 다수의 난민신청이 합법 인 체류자격 소지  혹은 체류기간을 과한 지 얼

마 지나지 않아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무부는 2005년 5월부터 불법체

류  난민 신청한 자에 하여도 과체류기간에 비례하는 범칙 을 납부하면124) 체류

자격변경에 의해 G-1비자를 부여하고 있어 단기간의 과체류자들은 범칙 을 납부하고 

G-1비자를 받고 있는 경향이다. 

입국 후 1개월이 지난 다음 출입국 리국에 가서 난민신청을 하려고 하니 10만원을 벌 으로 내라

고 하 다. 그래서 그 다음날 돈을 비해서 가니 다시 100만원을 내라고 하 다. 나 에 다시 출

입국 리사무소에 가니 이번에는 150만원이라고 하 다. 는 스페인에 있는 동생과 미국에 있는 

사 에게 부탁해서 100만원을 구해서 출입국 리사무소에 가서 100만원으로 해달라고 조른 후에 

100만원을 내고 2005. 겨울에 난민 신청을 했다. (사례#6, 토고, 남)

난민 심사 은 내게 난민 인정은 못해주겠지만 G1비자는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G1 비자를 받으

124) 출입국 리법 제10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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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불법 체류한 기간만큼의 벌 을 내라고 했는데 2천만 원을 내라고 하 다. 10년 동안의 벌

으로 2천만 원이라고 했다. 나와 함께 비자를 신청한 8명 에 아무도 비자를 받은 사람이 없다. 

벌 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재 비자는 없고, 난민 신청한 수증만 있다. (사례#17, 미얀마, 남, 

37세) 

<표15 현재 체류자격>
(단 : 명, %)

현재 체류자격 빈도 비율
난민지  신청자(G-1)

난민지  신청자( 수증만 소지)

난민(F-2)

인도  체류허가자(G-1)

미등록

기  타

합  계

183

69

26

19

6

6

309

59.2

22.3

8.4

6.1

1.9

1.9

100.0

2. 난민신청

가. 난민신청의 요건

(1) 난민신청 사유
출입국 리법 제2조 제2호의 2에 의하면 난민 약 제1조 는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 약의 용을 받는 자를 난민으로 정의하고, 난민 약 제1조 A 

(2)항에 의하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  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는 정

치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  이유가 있는 공포(well- 

founded fear)로 인하여, 국 국( 는 종 의 상주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 국(상

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 국(상주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난민신청을 해서 인종, 종

교, 국  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는 정치  의견이라는 5가지 사유에 

의한 박해의 공포가 필요하다. 쟁(내 )이나 폭력사태는 난민 약상의 난민요건은 

되지 아니하나 아 리카단결기구가 1969년 채택한 ‘아 리카에서의 난민문제의 특수

측면에 한 약’상의 난민요건이고 부분의 나라에서 인도  지 를 부여하는 사

유가 되므로 의의 난민신청사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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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결과 난민신청의 이유로 정치  의견(정치활동)을 든 사람이 97명, 31.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종교로 48명, 15.6%, 쟁(내 ) 등 폭력사태가 40명, 13.0%, 인종

이 32명, 10.4%, 국 (종족)이 16명, 5.2%의 순이었다. 이는 법무부가 집계한 난민 황 통

계자료와 체로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지에서 선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7년 형을 받고, 1992년-1995년까지 3년간 투옥되었다. 

당시 군사 정부는 나에게 반정부  행 , 반 불교  행 , 공동체 괴, 선교행 라는 죄명을 웠

다. (사례#18, 미얀마, 남, 50세) 

2004년에 한국 정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이라크인을 상으로 한국군 련 활동을 이라크에서 해 

 것을 제의해왔고, 나는 당시의 활동 계획으로는 이라크인과 한국인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돕

고 문화  오해의 여지를 이는 정도의 작업을 할 것으로 보 기 때문에 승낙하 다. 활동은 

Mosul과 Arvil을 오가며 이루어졌고 유령회사를 내세워 한국군, 국정원, 외교통상부 등이 고용하는 

형태 다. 기에는 당  제안 로 통역 정도의 업무 으나 차 정세 조사 등을 요구하게 되어 지

역 세력들에 의심을 사고 차 험을 느껴 약 5개월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 험은 아직도 이어

지고 있어서 이라크에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 일을 도와  친척도 을 느껴 고

향을 떠나 지방으로 이사한 상태라서 난민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례#2, 이라크, 남, 31) 

난 원래 부터 난민 신청을 할 계획이 없었다. 난 나 자신이 민주화 운동을 하기 한 활동가이지 

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국정부가 난민을 하여 무 열등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나는 그

런 부류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한 외국에 와서 뭔가 혜택을 받으려는 생각이  없었다. 우

리가 하고 싶은 것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었을 뿐이었는데 2004년 강제 단속이 심해졌다.  미얀

마에서는 군부의 감시와 탄압이 심해서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난민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사례#17, 미얀마, 남, 37세) 

<표16 난민인정 신청이유>
(단 : 명, %)

신 청 이 유 빈  도 비  율
인 종

종 교

국 (종족)

특정사회의 구성원 신분

정치  의견(정치활동)

쟁(내 ) 등 폭력사태

기 타

합  계

32

48

16

35

97

40

39

307

10.4

15.6

5.2

11.4

31.6

13.0

1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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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민신청 기간
행 출입국 리법 제76조의2 제2항은 “신청은 그 외국인이 한민국에 상륙 는 입

국한 날( 한민국에 있는 동안에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여 난민신청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실태조사에서도 응

답자의 51.4%가 1년의 신청기간을 지나 난민 신청하 다고 응답하 는데, 이번 설문조사

에서도 1년을 넘긴 경우가 51.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1년이 지나서 신청한 이유는  ‘어

디에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는 이들이 많았다. 반면, 5년 이

상이 된 경우는 2004년의 24.3%에서 11%로 감소하 고, 3개월 내 신청자는 2004년의 

30%에서 38.7%로 다소 증가하 다.

<표17 한국입국 후 난민신청하기까지의 기간>
(단 : 명, %)

기간 빈도 비율
입국 당시 는 일주일 내에

3개월 이내

3개월 - 1년 이내

1년 - 2년 이내

2년 -3년 이내

3년 - 5년 이내

5년 - 10년 이내

기타

합  계

44

75

31

22

51

36

34

15

308

14.3

24.4

10.1

7.1

16.6

11.7

11.0

4.9

100.0

난민신청자의 반 이상이 입국한 지 1년이 지나서야 난민신청을 하고 있으며 실무상

으로도 1년이 지난 신청에 하여 이를 이유로 한 수거부사례가 거의 없어 1년의 신청

기간 제한은 사문화되었고, 난민법 개정논의에서도 신청기간제한을 폐지하고 지연된 신

청은 그 사정을 난민인정여부 결정시 고려하면 족하다는 의견이 지배 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1년의 신청기간제한규정은 유지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와 법원은 1년의 신청 기간 내에 신청되지 않았다는 형식 인 이유만으로 

난민신청 수를 거부하거나 난민인정을 불허하지는 않으나 실체  단에 있어서는 많

은 경우 난민신청자의 난민신청이 입국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음을 불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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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들고 있다.125) 그러나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이는 2000년 이 에는 단 한 명도 

난민인정을 받은 신청자가 없었다는 , 난민신청 차에 한 정보가 충분히 알려져 있

지 않은 , 2000년 이후에도 지극히 제한 으로 난민인정이 이루어져 온 , 난민신청을 

하고 싶어도 그 차를 따라가기 해서는 일자리의 불안정함 등을 감수하여야 하는 , 

난민이라는 사실로부터 항상 난민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등에 한 고려를  하지 않은 단선 이고 일면 인 평가일 수 있다는 비 이 있다.

(3) 체재 중 난민의 신청
난민은 처음부터 박해를 피해 도피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국을 떠날 때는 난민이 아니

었는데 그 후 ‘체재  난민’ (refugee sur place)이 될 수 있다. 『UNHCR 편람』 제95조와 

제96조는 신청인이 국 국에 없는 동안 그 국가에서 발생한 상황 때문에 이미 인정된 난

민과 결합하거나, 는 상주국에서 정치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자신의 행동의 결

과로써 ‘체재  난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신청인의 행동이 국 국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는 그러한 행동이 국 국 당국에 의하여 어떻게 단될지 유의하

여 사정을 신 히 검토함으로써 신청인의 행동이 박해의 우려가 있는 합리  이유 있는 

공포로 정당화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국내체류 난민  버마난민, 방 라데시 소수민족 머 난민, 국난민들과 같이 집단 

혹은 개별 으로 본국에 하여 정치운동을 하는 난민들의 경우 한국에서의 정치활동과 

련하여 ‘체재  난민’ 이슈가 문제되었다. 법무부는 지나치게 과거의 박해경력에 집착

하여 ‘체재  난민’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박해의 원인을 스스로 창출하 다는 ‘악

의’를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으나, 법원은 ‘선의’는 난민인정의 

요건이 아니라고 단하 다.126) 최근 법원 결은 “난민은 국 국을 떠난 후 거주국

에서 정치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 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시하여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127) 이와 같이 국내 법원의 결은 법무부의 주장과는 달리 난민신청자의 ‘선의

125) 서울행정법원 2007.5.29. 선고 2006구합25216 결, 서울행정법원 2006.8.24. 선고 2006구합

9320 결, 서울행정법원 2007.10.5. 선고 2006구합25209 결 등  참조.

126) 서울고등법원 2006. 5. 10. 선고 2005 19643 결. 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950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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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faith)’ 여부는 난민인정의 요건이 아니라는 을 명백히 하고 있다. 

사실 미얀마 정부에게 있어서 나는 한국에서의 활동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다. 미얀마 사람들

이 고국에 돌아갈 때 출입국 직원이 한국에서 뭘 했는지 어떤 단체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나를 알고 있냐 **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꼬치꼬치 캐 묻는다고 들었다. 특히 사 에서 우

리를 아주 미워하고 우리 조직에 박 화를 여러 차례 했다. 가족을 죽이겠다고 까지 하 다. 부

모님, 동생 5명이 있는데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다. 미얀마에서 아버지가 기계를 제작해서 매하

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꼭 나 때문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나와서 이것 하지 말고 거 하

지 말라고 일일이 감시하고 참견해서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한다. 고향의 부모님이 만일 내가 오면 

당장 연행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우리가 이 게 미움을 받는 이유는 우리 단체가 미얀마 

사 의 문제 에 해서 많이 지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여권 매, 뇌물수수 등을 공개하고 

사  앞에서 집회 등을 했기 때문에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사 이 미얀마 군부에게 미얀

마액션이 우 조선을 폭 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도 했다.  버마군부가 한국 외무부에 우리를 

테러범이라고 보고하고 빨리 잡아서 보내라고 한 도 있었다. 외부무가 우리 단체에 찾아왔다가 

한국에서 우리 활동들을 보고 다시 돌아간 도 있다.  사  직원으로부터 이런 메일도 받았다.

hey~All  the fucking guys , AA,BB,CC haling and others from B group, if all of you come and 

shout at again in front of Myanmar embassy. We will kill all of you and your family members. 

be careful. stop every thing to against Myanmar government and stop preparing for su kyi's 

birthday.ok??? fuck u..........  (사례#17, 미얀마, 남, 37세) 

나. 난민신청의 수

(1)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정보의 획득 및 접근성
2004년 실태조사에서는 45.7%의 신청자들이 UNHCR에서 난민신청 차에 한 정보를 

얻었으며, 25.7%는 친구나 지인, 20.1%는 민간단체나 교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얻어 난민

신청을 하 고, 법무부 출입국 리사무소에서 정보를 얻은 경우는 2.8%에 불과하고, 공

항에서 정보를 얻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난민신

청인들이 난민신청 차에 한 정보를 획득한 경 는 친구나 지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8.1%로 가장 많았으며, UNHCR은 24.2%로 반가량 감소하 고, 법무부나 출입국 리

사무소에서 정보를 얻은 경우도 16.2%로 2004년 조사 때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 히 입국 시 공항 등에서 난민신청 방법에 한 정보를 알게 된 

127) 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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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거의 없었다.

2004년경까지는 UNHCR에서도 임난민인정을 한 난민신청 수를 받았으므로 난민

들이 1차 으로 국제 으로 잘 알려진 UNHCR을 찾아가 난민신청에 한 정보를 얻곤 

하 으나, 이후 UNHCR이 개별난민사건에 한 상담  수를 더 이상 받지 않고 법무

부가 약난민인정업무를 담하고 있으므로 UNHCR을 통한 정보획득의 감소와 법무부

나 출입국 리사무소에 의한 정보획득의 증가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

히 부분의 난민들이 친구나 지인, 민간단체나 교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얻고 있으며 

특히 입국과정에서 공항에서 정보를 얻고 있지 못하므로 난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보다 쉽게 난민제도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는 난민제도에 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이태원의 흑인들의 도움을 받아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주에 있는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었다. 그리고 1달 정도 주에서 일하다 잡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었다. 보호소에서 유엔난민기구 화번호를 알게 되어 난민 신청을 하

게 되었다. <(사례#8, 코트디 와르, 34, 남)

<표18 난민신청절차에 관한 정보 출처>
(단 : 명, %)

정보 출처 빈도 비율
법무부, 출입국 리사무소

유엔난민기구(UNHCR)

민간단체(NGOs)

종교단체

친구, 지인

기타

합  계

49

73

26

35

85

34

302

16.2

24.2

8.6

11.6

28.1

11.3

100.0

(2)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장소
난민인정신청서를 수한 장소는 서울출입국 리사무소가 247명으로 80.2%로 나와, 

신청자의 다수가 서울출입국 리사무소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으로 인천출입국 리사무소가 9.1%, 수원 출입국 리사무소가 4.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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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난민인정신청서 접수 장소>
(단 : 명, %)

접수 장소 빈도 비율
서울 출입국 리사무소

인천 출입국 리사무소

수원 출입국 리 사무소

청주 출입국 리 사무소

구 출입국 리 사무소

부산 출입국 리 사무소

 출입국 리 사무소

화성보호소

청주보호소

기타

합  계

247

28

14

3

3

1

2

3

2

5

208

80.2

9.1

4.5

1.0

1.0

0.3

0.6

1.0

0.6

1.6

100.0

(3) 난민신청의 접수거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구나 난민신청을 할 수 있고 난민인지 여부에 하여 

법무부장 의 실질  심사가 필요하므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외 상 난민인정

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수담당 출입국 리공무원이 난민인정신청의 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신청기간을 도과 한 사건에 한 

수거부 사례에서 법원은 신청기간을 도과 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차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사유에 하여 난민인정의 주체인 법무부장 의 실질  심사가 필요하므로, 

출입국 리국 공무원이 와 같은 사항에 해 스스로 단하여 난민인정신청 자체를 받

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하 다.128)

 결 이후 수거부사례는 어들어 2004년 조사 당시에는 난민신청의 수 자체를 

거부한 사례는 거의 사라진 반면, 난민신청업무가 서울로 집 됨으로써 길게는 3개월까

지 난민신청 수가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고, 25.7%가 면담과정에서 본국귀환 는 제3국 

행을 종용 받았다는 내용이 보고 되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난민 신청하지 말고 

본국이나 제3국으로 갈 것을 권유한 경우’가 17명 7.9%, ‘난민신청 상자가 아니라면서 

수를 거부한 경우’가 8명인 3.7%에 이르 다. 심층면담 결과 불법체류외국인에 한 

단속강화와 난민신청의 증으로 말미암아 최근 수거부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128) 서울행정법원 2001.6.21.선고2000구3893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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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난민신청의사를 밝힌 외국인에 하여 곧바로 난민신청서를 받지 않

고 난민신청사유에 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뒤 그 사유에 한 비심사의 성격을 가

진 면담을 거쳐 난민신청의 수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수 담당출입국 리공무

원의 주  단에 의한 수거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나는 2004년 5월 난민 신청을 했는데 난민 신청이 무척 힘들었다. 인천출입국 리소에서 3명이 

수했는데 우리에게 불법 체류했기 때문에 난민 신청을 못 받아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항의해서 수는 받아주었다. (사례#17, 미얀마, 남, 37세) 

난민신청 시 수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해 모두 답하라고 한 질문에서는 ‘신속하

게 처리해 주어서 만족하고 있다’고 정 으로 응답한 사람 94명, 43.5%에 비하여 ‘난민

신청하지 말고 본국이나 제3국으로 갈 것을 권유한 경우’가 17명, 7.9%, ‘난민 신청 상

자가 아니라면서 수를 거부한 경우’가 8명, 3.7% 등 극 인 수거부 사례 외에 ‘

차에 한 한 설명이나 안내 없이 서류 수만 해주었다’는 경우가 56명, 25.9%, ‘여

러 자료들의 제출을 요구하 다’고 응답한 경우가 14.4%로 부정  경험이 우세하 다.

<표20 난민 신청 시 발생한 상황>
(단 : 명, %)

상  황 빈도 비율
신속하게 처리해 주어서 만족하고 있다

차에 한 한 설명이나 안내 없이 서류 수만 해주었다

난민 신청 상자가 아니라면서 수를 거부했다

본국이나 제 3국으로 갈 것을 권유하 다

여러 자료들의 제출을 요구하 다

신청서를 재작성하라거나 벌 을 내고 오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수를 지연함

기타

94

56

8

17

31

15

21

43.5

25.9

3.7

7.9

14.4

6.9

9.7

다. 난민신청 차상의 법률지원

난민신청 과정에서 법률 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51.5%로 반을 

넘었다. 도움을 받은 경우는 NGO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우가 16.7%, 무료(공익)변호사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이 각각 8.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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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들은 부분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요건이나 차를 잘 알지 못하고, 언어상 

․ 심리상 ․ 경제상의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으며 특별히 난민인정거부처분에 한 취

소소송을 난민신청자들이 독자 으로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므로 법률구

조공단이나 NGO를 통한 난민법률구조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 기억으로는 난민신청을 하고 처음 난민인정불허결정을 받을 때까지 2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5-6번 조사를 받은 것 같다.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나 난민지원 단체의 도움은  받지 못했다. 

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상상도 못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 

(사례#4, 국, 여, 50세) 

우리에게도 변호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난민 신청에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난민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게 없다. 자료를 비하고 서류를 만드는 것도 무 힘들다. 무엇이 필요

한지만이라도 미리 알 수 있다면 신청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 같다.  (사례#1, 미얀마, 남, 36세) 

나는 친족 공동체의 도움으로 엠네스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엠네스티와 동행한 변호사가 있

어서 특별면회를 통해 나의 사건에서 쟁 이 뭔지 알려주었다. 그 에는 내가 어떤 부분을 말해

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사례#5, 미얀마, 여, 20 ) 

<표21 난민신청과정에서의 도움>
(단 : 명, %)

도움 받은 곳 빈도 비율
없다

NGO

무료(공익)변호사

개인 으로 고용한 변호사

교회

기타

합계

102

33

16

8

16

23

198

51.5

16.7

8.1

4.0

8.1

11.6

100.0

3. 면담  사실조사  

가. 난민신청 후 최  면담까지의 기간

난민신청서를 수한 이후 처음 인터뷰하는데 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가에 

한 질문에서는 ‘1년이 넘었으나 아직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4명으로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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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반면 ‘1달 안에’ 인터뷰를 하 다는 응답은 21.6%, ‘ 수하자 마자’와 ‘1주

일 안에’ 라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15.9%로 나타났다. 

선진 각국에서 1년은 통상 난민인정여부가 결정되는 소요되는 일반  기간인데 비해, 

우리는 1년이 지나도록 아직 최  인터뷰조차 갖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 24.2%로 나타난 

것은 한국의 난민인정 차가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수에서 최 인터뷰까지의 기

간, 난민인정여부의 결정 기간 등 차기간이 법정되지 않음으로써 난민신청사건이 체

으로, 사건에 따라 자의 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다. 

나는 2005년 8월에 입국하자 마자 난민 신청을 하 다. 그러나 수한 후 2년 정도가 지나도록 한

번도 인터뷰를 못했다.  (사례#14, 우간다, 남) 

<표22 신청서 접수 후 첫번째 인터뷰까지 걸린 시간>
(단 : 명, %)

시 간 빈 도 비 율
수 하자마자

1주일 안에

1달 안에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1년 안에

1년 넘었으나 인터뷰 못함

합 계

42

42

57

15

6

38

64

264

15.9

15.9

21.6

5.7

2.3

14.4

24.2

100.0

나. 면담일정의 통지방법  여유기간

면담안내는 52.7%, 즉 반이상이 화로 안내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그 외 서면으로 

받은 경우가 34명, 15.0%, 다른 사람을 통해 연락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4명, 10.6%

다. 난민들의 주거가 불확실하고 휴 폰의 보 에 따라 화에 의한 연락방법이 효과

이고 편리함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서면, 이 메일, 문자 메시지 등 기록에 남

는 통지방법으로 보충될 필요가 있어보인다.

난민 담당 으로부터 면담 안내를 받은 후 출입국 사무소에 출두하기 까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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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  여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연락 받은 지 2-3일 후’가 18.1%, ‘연락 받은 다

음날’이 15.6% 으며, ‘연락 받은 당일’ 출두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도 13.1%나 되었다. 

면담안내를 받은 후 다음날이나 2-3일 후, 심지어는 당일에 면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난

민신청자들이 충분히 비할 시간  여유를 갖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로 면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면담의 비를 하여는 어도 1주일의 시간여유를 두는 출두의 통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23 면담 안내 방법>
(단 : 명, %)

안내 방법 빈도 비율
화

서면

e-mail

다른 사람을 통해 연락 받음

기타

합계

119

34

5

24

44

226

52.7

15.0

2.2

10.6

19.5

100.0

<표24 안내 받은 후 출두하기까지의 시간>
(단 : 명, %)

시간 빈도 비율
연락을 받은 당일

연락 받은 다음날

연락 받은 지 2-3일 후

연락 받은 지 1주일 후

연락 받은 지 2주일 후

기타

합계

29

34

40

50

22

46

221

13.1

15.4

18.1

22.6

10.0

20.8

100.0

다. 면담횟수와 시간

1차 심사결과가 나오기 까지 난민면담공무원과 몇 번의 인터뷰를 하 는가에 한 

질문에는 1번하 다는 응답이 80명, 34.0% 로 가장 많은 수로 나왔고, 2번이 16.2%, 3번

이 13.6%이고, 10번 이상 인터뷰를 한 경우는 9명, 3.8% 로 나왔다. 원래 본 설문은 체

응답자 310명  1차 심사 이라고 응답한 187명을 제외하고 1차 심사결과가 이미 나온 

나머지 사람들(이의신청 , 소송 , 난민 인정자, 인도  지 자 등)을 상으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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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차례의 면담 끝에 1차 심사결정이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기 한 질문이었으나, 1차 

심사 인 응답자를 포함한 235명의 응답자들이 단순히 재까지의 면담횟수를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평균면담시간은 4-6시간이 55명, 25.6% 로 가장 많은 수로 나왔다. 그 다음이 2시간으

로 50명, 23.3% 으며, 1시간은 42명, 19.5%, 3시간은 37명, 17.2%의 순으로 나왔다. 평균 

인터뷰 시간이 8시간 이상이었다고 응답한 사람도 6명, 2.8%로 나왔는데 이러한 장시간 

인터뷰가 난민신청자의 심리나 신체 혹은 면담의 집  도에 어떠한 향을 미칠지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난민 심사기간 동안 4 번의 인터뷰를 했다. 한번은 하루 종일 인터뷰를 한 도 있다. 마지막 인터

뷰는 9시 - 6시까지 했고, 그 다음날도 9 - 5시까지  같은 질문을 수 없이 다른 직원이 번갈아 

가면 질문하 다. 그때 부인이랑 같이 조사를 받았는데, 둘이 같이 앉아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각

각 다른 방에 데려다 놓고 조사하기도 했다. 아침부터 녁까지 조사를 하는데 심은 주지 않았

다. 당시 우리는 돈이 없어서 라면 하나로 나 어 먹었다. (사례#18, 미얀마, 남, 50세) 

<표25 1차 결과 나오기까지의 면담 횟수>
(단 : 명, %)

면담 횟수 빈  도 비  율
1번

2번

3번

4번

5번

6-7번

8-9번

10번 이상

아직 한번도 안했다

합  계

80

38

32

17

5

11

1

9

42

235

34.0

16.2

13.6

7.2

2.1

4.7

0.4

3.8

17.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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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 평균 인터뷰 시간>
(단 : 명, %)

인터뷰 시간 빈도 비율
1시간

2시간

3시간

4-6시간

7-9시간

8시간 이상

기타

합계

42

50

37

55

6

6

19

215

19.5

23.3

17.2

25.6

2.8

2.8

8.8

100.0

라. 면담 의 동일성

1차 심사 내내 동일한 면담 공무원으로부터 인터뷰를 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 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6.5%,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3.5%로 나타났다. 심층

면담 응답자 에는 ‘난민신청 후에 신청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3-4회의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면담하는 직원이 2번이나 바 어 그  면담 에게 설명했

던 부분을 새로운 면담 에게 다시 설명하는 반복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는 경우도 있었다. 난민 심사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바뀔 가능성이 크고, 

담당공무원이 바 는 경우 사건에 한 이해와 난민신청인의 심리  신뢰에 큰 향을 

주므로, 난민인정 여부의 결정에 있어 한 법정기한을 두는 것과, 업무인수인계에 있

어서의 체계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난민 심사하면서 불편했던   하나는 난민 심사 할 때 마다 담당 이 바 어서 인터뷰 할 때 

마다 상황에 해서 일일이 다시 설명해야 한 것이다. 2004년 5월 (1차 심사), 2006년 7월(2차), 

2008년 11월(3차) 같은 질문을 계속했다. 좀 더 추가되기는 했지만... 주로 미얀마 에서 무엇을 해

왔는지를 물어보았다. (사례#17, 미얀마, 남, 37세) 

출입국 리소에서 나를 담당하는 리가 4-5회나 바 었는데, 매번 방문할 때마다, 그리고 리가 

바뀔 때마다 태도가 바 는 경향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무례하고 당장 출국할 것을 종용

할 때도 있었다. (사례#2, 이라크, 남,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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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  1차 심사 동안 동일한 면담공무원과 면담했는지의 여부>
(단 : 명, %)

동일 여부 빈도 시간
그 다

아니다

합계

133

67

200

66.5

33.5

100.0

마. 면담조서의 확인

난민심사면담 이후 면담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 는지에 

한 질문에 ‘조서의 내용에 해 설명을 듣고 서명을 하 다’는 응답은 47.7%에 지나지 않

았다. ‘통역 이나 담당 이 진술한 로 있으니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을 하 다'

는 응답은 23.3%, '조서의 내용을 고지 받은 이 없으나, 서명을 하라고 해서 했다'고 응

답한 사람은 12.4% 으며, '조서의 내용을 고지 받은 도 없고, 서명한 도 없다'고 응

답한 경우도 7.3%에 달하는 14명이었다.

면담조서는 신청인의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작성되고 면담조서의 기재내용은 난민

인정여부의 결정과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일 성 등을 단하기 한 요 자료로 사용되

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본인의 진술 로 기재되었는지 본인이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반 이상의 신청자들이 기재 내용에 한 한 확인 없이 통역 이나 담당

의 요구에 따라서 서명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으므로 면담조서내용에 한 확인 차를 

보다 엄격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를 인터뷰한 출입국 직원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조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 다. 나는 한 로 써

있는데 어떻게 서명을 하느냐고 하면서 거부하 다. 그러자 그는 그럼 난민 신청 수증을 주지 

않겠다고 하 다. (사례#7, 콩고, 남)

조사 내용은 한 번도 본 이 없다. 담당 이 면담 내용을 컴퓨터로 치고 있었는데, 내가 그 화면을 

보려고 하니까 내용을 못 보게 하면서 자리를 바꾸게 하 다. 그래서 나는 법 으로 볼 수 없는  

알았다. (사례#21, 미얀마, 남,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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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8 조서내용 확인 여부>
(단 : 명, %)

확인 여부 빈도 비율
조서의 내용에 해 설명을 듣고 서명을 하 다

통역 이나 담당 이 ‘진술한 로 있으니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 함

조서의 내용을 고지 받은 이 없으나, 서명을 하라고 해서 했다

조서의 내용을 고지 받은 도 없고, 서명한 도 없다

기타

합   계

92

45

24

14

18

193

47.7

23.3

12.4

7.3

9.3

100.0

4. 통역  의사소통  

가. 면담 시 사용한 언어

(1) 사용언어
난민지 신청 시 는 난민면담 담당 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 는가에 

한 질문에 해서는 159명이 어로 면담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비율은 66.5% 다. 그

리고 한국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9% 다. 어와 한국어가 체 면담의 87.4%이고 

6.3%의 불어와 2.5%의 국어를 제외하면 기타 소수언어에 의한 면담은 거의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9 면담에서 사용한 언어>
(단 : 명, %)

사용한 언어 빈도 비율
어

한국어

불어

아랍어

국어

기타

합계

159

50

15

0

6

9

239

66.5

20.9

6.3

0.0

2.5

3.8

100.0

(2) 수회면담과 사용언어의 일관성 
통역인 없이 난민 심사를 여러 차례 한 경우 계속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 는지에 한 

질문에서는 ‘그 다’고 응답한 사람이 66.0%,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이 34.0%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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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가 달라지면 언어 구사능력이 달라질 뿐 아니라 개념에 한 이해도 달라져 동일

한 사건에 하여도 다른 진술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진술불일치가 조서에 반 되

어 난민인정 차  난민인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

하는 자료로 사용된다면 난민신청자에게 상치 못한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므로 사용언

어의 일 성을 유지하기 한 제도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심층면담에 응

한 난민 에는 불어를 사용한 경우 통역이었던 랑스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

고 어를 사용한 경우 신청인의 어 구사능력이 부족하여 조서상 신청인이 일 성 없

는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이러한 조서상의 진술불일치가 다른 수많은 유리한 증

거들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결정 으로 불리한 단자료로 사용되었다.

난민 신청 후 총 3번 인터뷰를 했다. 첫번째 인터뷰는 통역 없이 어로 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인터뷰는 한국인이 불어 통역을 하 다. 그 게 잘하는 정도는 아니어서 의미 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면담 이 통역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다시 정정시키곤 하 다. <(사례#8, 코트디 와르, 

34, 남)

<표30 난민심사과정에서의 동일언어 사용여부>
(단 : 명, %)

동일언어 사용여부 빈도 비율

아니오

합계

93

48

141

66.0

34.0

100.0

나. 통역  의사소통

(1) 난민신청인의 통역요청
신청인 진술의 신뢰성  일 성은 난민인정여부 단에 가장 요한 요소이며 진술에 

의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서는 정확한 통역이 필수 이다. 그러나 난민 심사를 해 

통역을 요청하 는지에 한 질문에 하여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난민신청인들이 141

명으로 69.5% 다. 즉, 다수의 난민지  신청자가 면담과정에서 통역인을 요청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통역이 제공된 경우’는 23명, 11.3%

다. 심층면담 결과 난민신청인들은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나 요청하여야 한다

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채 통역을 제공하든 하지 않든 정부의 조치에 소극 으로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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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통역을 요청을 한 경우는 ‘요청하여 모든 면담에서 받아들

여진 경우’가 22명, 10.8%, ‘일부 면담에서 받아들여진 경우’가 9명, 4.4%로 나온 반면 ‘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8명, 3.9%로 나왔다. 통역을 요청하 으나 통역이  제

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담결과를 믿기 어려우므로 면담조서도 난민인정의 자료로 사

용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인터뷰를 5번 정도 했는데, 한 번도 불어 통역을 제공받은 이 없었다. 매번 인터뷰를 할 

때마다 불어 통역자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거  당했다. (사례#7, 콩고, 남)

출입국 리소에서 버마어 통역하는 사람을 구했는데, 한국인과 결혼한 미얀마 사람이었다. 한국말

은 잘하지만 우리가 말하고자 했던 인권, 평화, 민주화, 집회와 같은 한국 단어를 잘 몰라서 우리의 

상황에 해 잘 표 을 하지 못했다. 더욱이 버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

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그 사람의 통역을 거부했다. 그랬더니 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 (사

례#21, 미얀마, 남, 40세) 

<표31 통역요청 여부>
(단 : 명, %)

요청 여부 빈도 비율
요청하지 않았다

요청을 하 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요청을 하 고 일부 면담에서 받아들여졌다

요청을 하 고 모든 면담에서 받아들여졌다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통역이 제공되었다

합   계

141

8

9

22

23

203

69.5

3.9

4.4

10.8

11.3

100.0

(2) 통역을 지원한 사람이나 기관
난민 심사 인터뷰를 해 통역을 지원한 사람이나 기 이 어디인지에 한 질문에 

하여 2004년 실태조사에서는 출입국 리사무소가 제공한 통역이 31.0%이고 친구나 지인

을 직  데려와 통역한 경우가 58.6% 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출입국 리사무소’가 40

명으로 40.4%를 차지하고 ‘친구 는 지인’은 31명으로 그 비율은 31.3% 다. 종 에 비

하여 출입국 리사무소가 좀 더 통역의 주선을 하여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통역은 우리 모임에서 한국말을 잘 하는 사람이 했다. 나와 함께 3-4명이 통역을 맡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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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비는 한번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하루 일당도 못 받고, 차비도 내 돈으로 냈다. (사례#21, 미

얀마, 남, 40세) 

<표32 통역지원>
(단 : 명, %)

통역지원 빈도 비율
출입국 리사무소

UNHCR 서울사무소

NGOs

친구 는 지인

본국 사

기타

합 계

40

1

3

31

0

24

99

40.4

1.0

3.0

31.3

0.0

24.2

100.0

(3) 통역에 대한 만족도 
출입국사무소에 요청한 통역인의 만족도에 한 질문에서는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14.1%, ‘만족’한다는 비율이 32.4%,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1% 다. 반면 ‘불만족’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합쳐서 8.4% 다. 2004년 조사에서는 민간단체나 친구, 지인을 통

하여 통역이 이루어졌을 경우 통역만족도가 ‘좋았다’(55.2%), ‘매우 좋았다’(10.3%)가 

부분인 반면, 출입국 리사무소에서 주선한 통역에 한 만족도는 ‘나빴다’(3.4%), ‘그럭

럭 좋았다(27.5%)로서 좋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하

거나 만족한다는 비율이 46.5%로서 통역만족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통역에 불만족한 이유로는 통역이 신청인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청인의 말뜻

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제 로 통역이 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었으며 통역인이 

신청인과 동일한 국 이라서 믿고 이야기 할 수 없었다는 불만도 나타났다. 

처음에는 불어만 할  알았기 때문에 통역을 요청했었다. 랑스인 신부가 통역을 맡아줬는데 한

국어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통역 과정에서 제 로 답변이 달되지 않아 많은 언어 인 오해가 

생겼다. (사례#12, 콩고, 남) 

인터뷰는 어로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도 했다. 통역자는 우리 나라 사람이었다. 나는 통역자가 

우리나라 사람이어서 불편했고, 그가 나를 해서 잘 통역을 해주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사례#19, 

콩고, 남, 4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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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출입국사무소에 요청한 통역의 만족도>
(단 : 명, %)

만 족 도 빈  도 비  율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  계

10

23

32

5

1

71

14.1

32.4

45.1

7.0

1.4

100.0

<표34 통역 불만족의 이유>
(단 : 명, %)

이  유 빈  도 비  율
통역인이 나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함

통역인이 내 말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함

통역인이 내 말을 면담 담당 에게 정확히 달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

통역인이 나와 같은 국 이라서 믿고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없었다

기타

합  계

6

3

4

3

10

26

23.1

11.5

15.4

11.5

38.5

100.0

(4) 통역인이 없는 경우의 의사소통 
통역인 없이 면담한 경우는 주로 어가 사용되고 일부 한국어로 면담이 이루어진 것

으로 보이는데, 이때 난민담당 과의 의사소통에 한 만족도에 하여는 ‘매우 만족’이 

19.6%, ‘만족’이 32.5%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체 52.4%로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족’ 합

계 13.5% 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다.

<표35 통역 없이 면담한 경우의 의사소통 만족도>
(단 : 명, %)

만 족 도 빈  도 비  율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   계

32

53

56

15

7

163

19.6

32.5

34.4

9.2

4.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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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역인의 성별과 성별에 의한 심리적 불편 
통역인이 있었던 경우 통역인의 성별에 한 질문에서 남자 신청자의 경우에는 남성통

역자가 60.3%, 여성통역자가 25.6%, 남성이 할 때도 있었고 여성이 할 때도 있는 경우가 

14.1% 다. 반면 여자 신청자의 경우는 남성통역자가 47.1%, 여성통역자도 47.1%, 남성

이 할 때도 있었고 여성이 할 때도 있는 경우가 1명, 5.9% 다. 여자 신청자의 경우 여자 

통역이 배정되는 비율이 남성신청자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이는 특히 여성의 경우 이성

의 통역인이 배정됨으로써 진술에 불편이 래되지 않도록 배려한 흔 으로 보인다.

통역인의 성별이 신청자의 성별과 다른 이유로 심리  불편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남

자는 5명, 8.2%가, 여자는 1명, 5.9%가 불편했다고 응답하 다. 통역자의 성별에 따른 불

편함을 느끼는 비율은 오히려 남자신청자가 조  더 높게 나왔다. 설문 시 여성 신청자가 

남성 통역인으로 말미암아 불편함을 느끼는 사례가 있을까 알아보고자 하 으나 결과는 

오직 하나의 사례만 발견되었고 오히려 남성신청자가 여성 통역인으로 말미암아 불편함

을 느낀 사례가 5명, 8.2%로 높게 나왔다.

<표36 통역인의 성별>
(단 : 명, %)

통역인의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모두

55

28

12

57.9

29.5

12.6

47

20

11

60.3

25.6

14.1

8

8

1

47.1

47.1

5.9

<표37 성별에 따른 심리적 불편함>
(단 : 명, %)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아니오

6

72

7.7

92.3

5

59

8.2

91.8

1

16

5.9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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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면담 과 의사소통

(1) 면담관의 태도 
면담과정에서 난민신청자에 한 면담 의 태도가 어떠하 는가에 한 질문에서 ‘매

우 좋았다’(12.5%) 내지 ‘좋았다’(23.5%)는 정 인 답변이 36%로, ‘나빴다’(6.8%)와 ‘매

우 나빴다’(3.2%)는 부정  답변 10% 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왔다. 2004년 조사에서도 면

담 의 태도에 한 답변에서는 정  답변이 70% 로써 부정  답변 30%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온 바 있다. 법무부와 난민담당공무원들 스스로의 노력과 난민담당공무원에 한 

UNHCR의 교육 등에 힘입어 난민 면담 의 태도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심

층면담 결과 여 히 수사 과 같은 강압 이고 인 태도, 성의 없고 불친 한 태도, 

무시하고 무 심한 태도 등의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다. 난민담당 의 태도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는데 향을 주

어 이후 난민인정 여부를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난민신청 내역이 그럴듯하지 않거나 장

황하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인간으로서 존 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이 요하다고 할 것이다.

인천에서 인터뷰할 때 직원은 나를 범죄자 다루듯 취 을 했다. “ 는 한국에서 계속 있어서 돈 벌

고 싶어서 난민 신청하는 거 맞지?” “야!  이름이 뭐야,” “  어디 살어.” 등 심한 반말을 했고, 

얼굴 표정도 아주 기분 나쁘게 심문하듯이 했다. 더욱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해서 무시하면서 

“한국에서 할 필요 없어! 니네 나라 가서 해.” “돈 벌려고 이용하는 거지?” 라고 해서 기분이 많이 

상했다.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분 나쁘게 답 했더니, “야 ! 이 새끼야  바

로 말 안 해,” “  당장 체포할 수 있어” 라면서 책상을 손을 내리치면서 하고, 때릴듯한 자세

로 일어서서 을 가하 다. 우리도  같은 행동을 하며 항하면서, 싸웠는데 인터뷰가 아니라 

거의 싸움이었다. 기분이 아주 나빴다. 지 도 그때 생각하면 무 화가 나고 모욕 이었다. 몸 싸

움까지 벌어지기 직 이었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인터뷰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 공손하게 물어

서 나도 공손하게 답했다. 질문 내용은 미얀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왜 한국에 오게 는지 

등에 해서 물어보았다. 그런데 마지막 인터뷰에서는 심사 은 주로 나에게 왜 한국 정부 정책에 

해서 비 인 활동을 하느냐, 왜 이주 운동 활동에 나서냐는 질문을 하 다. 그래서 나는 “한국 

정부를 비 하기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얘기 해야 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뿐이다” 라고 답했다. 심사 이 이주 단체 행동에 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다. “2003년 농성에 왜 참석했느냐,” “여수 화재 사건에 왜 개입했느냐,” “이주노조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주방송활동을 왜 참여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꼬치꼬치 물어보았다. 우

리는 한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해서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한국정부가 알고 

이해해주고 잘해주면 좋겠다.  (사례#17, 미얀마, 남, 3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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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1명이 모여서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난민 심사 은 2-3명이었다. 통역도 제

로 없었다. 우리가 비록 같은 단체, 같은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지만 개인 사정에 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도 다 모여서 함께 얘기해야 했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은 나의 사

생활이 다 노출되었다. (사례#21, 미얀마, 남, 40세) 

<표38 난민담당관의 태도>
(단 : 명, %)

태도 빈도 비율
매우 좋았다

좋았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나빴다

매우 나빴다

합계

39

73

78

21

10

221

12.5

23.5

25.1

6.8

3.2

71.1

(2) 면담관의 성별과 성별에 의한 심리적 불편 
난민면담 의 성별은 신청자가 남자인 경우 면담 이 남성인 경우가 40.2%, 여성이 

36.9%, 남성이 인터뷰할 때도 있었고 여성이 할 때도 있었던 경우가 22.9% 다. 반면 신

청자가 여자인 경우는 면담 이 남성인 경우가 23.1%, 여성이 56.4%, 남성이 인터뷰할 때

도 있었고 여성이 할 때도 있는 경우가 20.5% 다. 여자 신청자의 경우 여자 면담 이 배

정되는 비율이 남성신청자보다 다소 높게 나온 바, 이는 통역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

히 여성의 경우 이성의 면담 이 배정됨으로써 진술에 불편이 래되지 않도록 배려한 

까닭으로 보인다 

난민면담 의 성별이 신청자의 성별과 다른 이유로 심리 인 불편함이 있었는지에 

한 질문에서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자의 경우는 11.8%, 여자 경우는 

7.1% 로 나와 남자신청자의 비율이 여자신청자의 경우에 비해 오히려 조  더 높게 나왔

다. 이러한 상은 통역인의 경우와 마찬가지 결과인데, 이를 근거로 남자보다 여자가 이

성의 면담  앞에서 상 으로 불편을 덜 느낀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보며 불편을 

느낄만한 여성의 경우 이미 동성의 면담 에 의하여 면담하도록 배려되었기 때문에 이러

한 통계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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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9 난민심사관의 성별>
(단 : 명, %)

심사관의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남성

여성

남성과 여성이 모두

81

88

49

37.2

40.4

22.5

72

66

41

40.2

36.9

22.9

9

22

8

23.1

56.4

20.5

<표40 성별에 따른 심리적 불편함>
(단 : 명, %)

심리적 불편함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아니오

18

146

11.0

89.0

16

120

11.8

88.2

2

26

7.1

92.9

5. 심사결정  

가. 1차 심사까지의 기간과 심사기간의 장기화

난민신청이 있으면 난민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의 격성  신청기한의 법성, 신청서 

 첨부서류의 진 , 신청내용의 진실성  입증사실의 타당성, 면담내용의 진  등을 조

사하고 법무부장 은 이를 토 로 박해의 가능성 여부를 단하여 난민인정여부를 결정

한다. 난민인정여부에 한 법무부장 의 1차 결정은 차의 신속화를 하여 출입국·외

국인정책본부장이 결하는 것이 실무이다.

그러나 최  인터뷰나 면담 기간 등이 법정되어 있지 않고, 할 출입국 리사무소 난

민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일시에 면담이 이루어짐으로써 심사기간의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이다. 난민신청인들에게 제공되는 사회  지원책이 거의 없고 체류자격

이나 취업가능성도 분명하지 않아 심사기간 동안 난민신청인들이 겪어야 하는 경제  사

회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을 고려하면, 난민신청자들의 불안한 상태 해소와 새로

운 삶의 시작을 하여 난민지 결정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 악의의 난민신청

자들이 체류연장의 수단으로 난민인정 차를 악용할 가능성을 최 한 이기 하여라

도 심사 차는 신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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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난민인정 차가 1년 이상 걸린 사람은 28.6%에 이르고 5년 이상도 7%로 

나타나 심사 차가 장기화된 사례들이 지 않았다. 다만, 2004년 조사 때는 73.1%가 

신청 후 1년 이상 기다려 난민지 를 얻었거나 기다리고 있었으며 4-5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17.9%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장기화된 사례의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2004년 5월에 난민 신청을 했고, 3번 인터뷰를 했다. 나와 함께 난민 신청한 사람들은 모두 

결정이 나왔는데 나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 벌써 4년이 넘었다. (사례#17, 미

얀마, 남, 37세) 

<표41 난민신청접수증 받은 후 1차 심사 결과 고지까지 걸린 기간>
(단 : 명, %)

기  간 빈  도 비  율
1주일 미만

1주일-1개월

1개월-3개월

3개월-6개월

6개월-1년

1년-1년 6개월

1년 6개월-2년

2년-3년

3년-4년

4년-5년

5년 이상

합  계

33

54

15

10

10

5

13

11

6

2

12

171

19.3

31.6

8.8

5.8

5.8

2.9

7.6

6.4

3.5

1.2

7.0

100.0

나. 이유고지

(1) 서면에 의한 고지 여부
난민인정거부처분 시에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하여 결정의 이유와 이의신청방법이 

포함된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29) 

난민 신청이 거부된 경우 법무부로부터 난민신청거부 이유를 서면으로 받았는지에 

한 질문에서는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이 55.2%, ‘ ’라고 응답한 사람이 44.8%로 나타

129) 출입국 리법 제76조의2 제3항, 동법시행령 제88조의2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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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심층면담에 의하면 일부의 사람들은 거부처분과 함께 서면에 의한 이유고지를 받

고 있으며 일부의 사람들은 소송 등을 하여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사후에 이유가 기재

된 서면을 받을 수 있었다

난민실에서 화가 왔다. 빨리 오라고 해서, 난민 인정이 된  알고, 먼 곳에서 택시 불러서 갔는

데, 서류를 주면서 난민신청을 기각한다고 했다. 황당했다. (사례#21, 미얀마, 남, 40세) 

<표42 난민신청거부 이유 서면고지 여부>
(단 : 명, %)

서면고지 여부 빈도 비율

아니오

합 계

47

58

105

44.8

55.2

100.0

(2) 고지에 사용한 언어 
난민신청거부 이유를 고지 받은 경우 무슨 언어로 고지 받았는지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라는 질문에 어가 37명, 57.8%, 한국어가 32명, 50.0% 고 모국어는 3명, 4.7%로 

나왔다. 어도 어를 할  아는 신청자의 경우 어에 의한 고지는 가능한 상태이나 

기타의 경우에는 한국어에 의한 이유고지를 받으며 본인들이 자력으로 해석하고 이해하

는 것으로 보인다

<표43 서면고지 언어>
(단 : 명, %)

언  어 빈  도 비  율
한국어

  어

모국어

기  타

32

37

3

4

50.0

57.8

4.7

6.3

다. 주된 거부사유

서면으로 난민신청거부사유를 고지 받았다면 거부이유가 무엇인지 모두 고르라는 질

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28.6%, ‘나의 박해 정도가 미약하다’는 것이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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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상황과 나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10.7%로 나타났으며, ‘ 쟁, 내  등

은 난민사유가 아니라고 했다’는 것도 1건 있었다.

<표44 난민신청 거부 사유>
(단 : 명, %)

이  유 빈도 비율
나의 진술이 일 성이 없다고 했다

쟁, 내  등은 난민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본국 상황과 나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의 박해 정도가 미약하다고 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기타

5

1

6

12

16

17

8.9

1.8

10.7

21.4

28.6

30.4

6. 이의심사 차

가. 이의 차에서의 면담과 구제 실효성

(1) 인터뷰 횟수와 시간
이의신청에 한 심사가 나오기까지 몇 번 인터뷰를 했는가에 한 질문에서는 ‘한 번

도 안 했다’가 7명으로 가장 많은 53.8% 으며, ‘1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명으로 

30.8%, ‘2번’과 ‘5번 이상’이 각각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의신청자의 경우 이의신

청을 한 후 그 결과가 나오는데 1년이 걸렸는데 그때까지 특별한 조사  인터뷰조차 이

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의신청으로 인해 시간을 허비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답하 다. 이의 차에서 한번도 새로운 인터뷰를 하지 않고 이의결정을 한다면 이의 차

의 구제제도로써의 실효성에 의심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의신청 심사의 평균 인터뷰 시간은 ‘2시간’이 3명, ‘3시간’이 2명, ‘1시간’과 ‘7-9시간’

이 각각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 결정이 난 후 이의신청을 했는데 재조사도 하지 않고, 2주 후에 다시 거 했다. 그래서 재 을 

하게 되었다. (사례 #21, 미얀마, 남,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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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5 이의신청 결과 나오기까지의 인터뷰 횟수>
(단 : 명, %)

인터뷰 횟수 빈도 비율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상

한 번도 안 했다

합계

4

1

0

0

1

7

13

30.8

7.7

0.0

0.0

7.7

53.8

100.0

<표46 이의절차 평균인터뷰 시간>
(단 : 명, %)

인터뷰 시간 빈  도 비  율
1시간

2시간

3시간

4-6시간

7-9시간

10시간 이상

기타

합   계

1

3

2

0

1

0

4

11

9.1

27.3

18.2

0.0

9.1

0.0

36.4

100.0

(2) 담당관 ․ 면담내용의 차별성
1차 심사 때와 이의심사 인터뷰의 면담공무원은 같은 사람이었는지에 한 질문에서

는 ‘그 다’고 응답한 사람이 6명,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

차 심사 때와 이의신청 시 인터뷰의 내용이 상이했는지에 한 질문에서는 ‘1차 심사 시 

없었던 새로운 질문들이 많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명, ‘1차 심사에 한 보충  내용이

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2명인 것으로 나왔다. 같은 담당공무원이 인터뷰를 다시 하거나 

보충  내용의 질문에 그치는 경우 이의 차의 구제제도로서의 의미는 퇴색된다고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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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7 1차 심사 때와 면담 공무원 동일 여부>
(단 : 명, %)

면담공무원 동일여부 빈도 비율
그 다

아니다

같은 공무원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합 계

6

4

0

10

60.0

40.0

0.0

100.0

<표48 1차 심사 때와의 인터뷰 내용>
(단 : 명, %)

인터뷰 내용 빈도 비율
거의 비슷

1차 심사에 한 보충  내용

1차 심사 시 없던 새로운 내용이 많음

기타

합계

0

2

3

5

10

0.0

20.0

30.0

50.0

100.0

나. 이의 차기간

(1) 이의신청 후 처음 인터뷰에 걸린 시간 
이의 신청서를 수한 이후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에 

한 질문에 해서는 ‘1주일 내’라고 응답한 사람이 5명, ‘ 수하자마자 바로’가 2명으로 

나왔다. 반면 ‘1년이 넘었으나 인터뷰를 하지 못하 다’고 응답한 사람도 1명 있었다.

<표49 이의신청 후 인터뷰하기까지의 시간>
(단 : 명, %)

시  간 빈  도 비  율
수하자마자 바로

1주일 내

1주일-1개월

1개월-3개월

4개월-6개월

7개월-1년

1년이 넘었으나 인터뷰하지 못함

합   계

2

5

1

0

0

1

1

10

20.0

50.0

10.0

0.0

0.0

10.0

1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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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결정 시까지 기간 
1차 결정에 해 이의신청을 한 후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렸는가에 

한 질문에서는 ‘1주일-1개월’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명, 그 외에는 1주일 미만부터 5년

까지 각각 1명씩 다양한 응답이 있었다. 

<표50 이의신청의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
(단 : 명, %)

기  간 빈  도 비  율
1주일 미만

1주일-1개월

1개월-3개월

3개월-6개월

6개월-1년

1년-1년 6개월

1년 6개월-2년

2년-3년

3년-4년

4년-5년

5년 이상

합  계

1

3

0

1

1

1

1

0

0

0

1

9

11.1

33.3

0.0

11.1

11.1

11.1

11.1

0.0

0.0

0.0

11.1

100.0

다. 이의 차에서의 법률지원

이의신청과정에서 법률  도움을 받았다면 어디에서 받았는가에 한 질문에서 ‘도움

을 받은 곳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5명으로 나왔다. 그리고 ‘NGO에서 도움을 받았다’

고 응답한 사람은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 결과 외부의 법률지원이 없는 경우, 

난민 스스로의 힘으로 이의신청 차까지는 어느 정도 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

인다. 

2005년에 9명이 난민 거부를 당했다. 불승인 이후 법률 공익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의 신청을 

했고 이후 소송을 통해 9명  한 명 빼놓고 모두 난민 인정을 받았다. 소송은 주로 변호사가 출두

해서 진행해 주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 (사례#21, 미얀마, 남,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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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 이의신청과정에서의 법률적 도움>
(단 : 명, %)

법률적 도움 빈  도 비  율
도움을 받은 곳이 없다

NGO

무료(공익)변호사

개인 으로 고용한 변호사

교회

기타

합  계

5

5

0

0

0

1

11

45.5

45.5

0.0

0.0

0.0

9.1

100.0

라. 행정소송에 한 법률지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행정소송을 한 법률  도움은 어디에서 받았는가에 한 질

문에서는 ‘개인 으로 고용한 변호사’가 11명으로 57.9%로 나왔다. 그리고 ‘무료(공익)변

호사’와 ‘NGO’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이 각각 3명, ‘도움을 받은 곳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2명이 있었다. 개인 으로 고용한 변호사의 비율이 다소 높아 보이지만 NGO를 

통하여 실비지 수  내지 무료변론수 의 수임료로 소개 받은 변호사들이 부분이다. 

<표52 행정소송에서의 법률적 도움>
(단 : 명, %)

행정소송에서의 도움 빈 도 비 율
도움을 받은 곳이 없다

NGO

무료(공익)변호사

개인 으로 고용한 변호사

교회

기타

합 계

2

3

3

11

0

0

19

10.5

15.8

15.8

57.9

0.0

0.0

100.0

Ш. 소결
1. 난민의 개념  인정요건의 법정 

행 출입국 리법 제2조 제2호의 2는 난민의 정의에 해 ‘난민 약 제1조와 난민의

정서 제1조에 따라 난민 약의 용을 받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난민의 정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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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요건을 난민 약 제1조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 약상의 난민인정

요건이 국문상의 법률용어로 공식 으로 명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아니하고 약상의 난

민개념이 소하여 이를 확장하려는 해석도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으므로 법에 난민의 개

념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난민인정요건의 하나인 ‘well-founded fear’는 종래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번역되어 마치 난민신청인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주장사실 체를 충분히 증명하지 않으

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으나, ‘well-founded fear’는 ‘합리

 이유가 있는 우려’ 즉 박해를 받게 될지 모른다는 합리  우려로 해석되므로 이를 법

제화할 필요가 있다. 

박해발생의 가능성도 반드시 박해의 명백한 개연성(clear probability of persecution)이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박해를 받지 않을 가능성보다 커야 한다는 기 (more likely than 

not, 50%) 보다 완화된 기 으로 10%정도의 박해발생 가능성이라도 박해 발생의 합리  

가능성 (reasonable possibility, real chance of the event occurring) 내지 실제  근거

(substantial basis) 혹은 실  가능성(real chance)만 있으면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

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입증책임에 하여도 법의 일반 원칙에 의하면 난민요건에 한 입증책임은 원칙 으

로 신청인에게 있으나 난민은 거의 맨손으로 최소의 필수품이나 신분증 조차 챙기지 못

한 채 피난해 온 경우가 부분이고 서류나 기타 증거로써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가 

어려우므로 일 되고 진실한 진술로써 련 사실을 제공할 일차  책임은 난민에게 있다

고 할지라도, 련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할 의무는 심사 에게 있다는 기 130)과 조사를 

다 하 으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신청인의 진술에 일 성과 신뢰성이 있으면 그 주장

에 반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신청인에게 유리한 해석의 이익(benefit of the doubt)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기 131)을 용하여 난민신청인의 진술이 허 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130) UNHCR 편람 195조, 196조 참조.

131) UNHCR 편람 203조, 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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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민담당부서와 근거법의 정비

한국에서 난민문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국 난민과에서 총 하고, 

출입국 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는 보호소장이 신청 수와 면담을 담당하고 있다. 당

에는 불법체류외국인을 발하여 처벌하거나 추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 리국 

체류심사과에서 난민업무를 담당하다가 비 여론에 따라 출국 리과로 이 하 다가 

2006년 2월 3일 법무부 직제개편으로 국 난민과가 신설되어 2006월 2월 6일부터 국 난

민과에서 난민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재 난민업무를 총 하는 국 난민과에는 국 업

무를 겸임하는 과장과 2명의 난민담당공무원이 1,283건의 심사 인 난민사건 심사와 난

민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난민신청과 면담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 리사무소는 서

울출입국 리사무소의 경우 난민문제를 담하는 6-7명의 출입국 리공무원들로 난민실

이 운 되고 있으나, 지방에는 난민문제담당(겸임) 출입국 리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난민문제는 출입국과 체류의 문제뿐 아니라 노동·복지 등 처우의 문제를 포함한 체

 인권보호의 문제이며 사회통합의 문제로서 출입국 리의 문제만으로 다룰 수 없으며 

출입국 리공무원들은 난민에 한 인권보호의 시각보다는 출입국 리 내지 불법체류단

속의 의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므로 독자의 난민담당부서를 두고 이를 출입국 리부서가 

아닌 인권 련부서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이 이상 이라는 의견이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다. 소수의 공무원으로 많은 난민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차의 지연과 심리부실을 

래할 것이므로 문성을 갖춘 난민담당공무원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 이 많다.132)

한편, 행법에서 난민규정은 난민신청과 이의신청 등 몇 개의 규정이 출입국 리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인권 원회는 2006. 6. 12.자 결정에서 “난민에 

하여 출입국 리법과 별도의 법률을 갖는다는 것은 인권보호라는 에서 난민문제에 

근할 수 있다는 , 법률체계상 출입국 리법에서 다룰 수 없는 난민의 기본  지   

난민에 한 사회  처우에 한 한 규정을 둘 수 있다는 , 난민인정 차와 난민에 

한 사회  처우 문제가 분리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등의 이 이 있으며, 이와 같

은 이유로 유럽연합에서는 가입국이 반드시 출입국 리에 한 법과 별도로 규정된 난

132) 민주사회를 한변호사모임, 좋은벗들, 피난처, ｢국내외국인난민의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2004),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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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이유로 “법무부장 에 하여 난민인정과 그 사회

 처우에 한 근거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출입국 리법과 별도로 독자의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인정 차와 난민의 처우에 한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3. 공항만에서의 난민신청과 재정착난민제도의 도입

행 출입국 리법은 한민국 안에 있는(상륙 는 입국한) 외국인에 한하여 난민 신

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항 만에서의 난민신청에 한 차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리하

여 공항 만에서 난민신청하기 하여는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아 상륙 내지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난민의 유입을 꺼리고 공항 출입국 리공무원들에게 난민

신청 가능성이 알려지는 경우 입국이 거 되고 있는 분 기 아래서는 난민신청을 한 

임시상륙허가를 기 하기 어려운 것이 실이다. 이와 같이 난민임시상륙허가제도는 모

호하고 사문화된 제도가 되었으므로, 선진각국의 에 따라 공항 만에서의 난민신청제도

를 도입하여 공항, 항만, 국경에서도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 등에서의 난민

인정 차는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도록 난민인정여부에 한 결

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입국을 허가하여 일반 인 난민신청자의 지 에 따른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133) 

한편 우리사회가 차 고령화 사회, 이민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외국인 유입 요인이 증

가하고 있고, 세계10  경제 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리더쉽을 행사하기 하여는 난민 

등 국제사회의 부담에 한 분담을 요구 받고 있으므로 국경 밖에서 인정받은 난민에 

한 국내재정착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정착난민의 수용에 하여 시기상조라는 의

견이 있으나,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재정착난민수용압력이 높아질 것이고 

우리와 유사한 난민인정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재정착난민의 수용을 정 으

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난민의 량유입에 하여 우려하는 의견

이 있으나 재정착난민제도 도입은 재정착난민의 수용필요, 규모  출신지역 등 주요사

항에 하여 법무부가 인도상 ․ 국익상 ․ 국제 력상 고려와 국민여론에 따라 계획을 수

133) 이호택, “난민법 제정의 필요와 향” ｢2008.12.2. 난민 등의 지   처우에 한 법률제정을 

한 공청회 자료집｣,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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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므로 해외난민의 무한정 국내유입을 허용

하는 것은 아니다.

4. 난민심사기간의 장기화 방지조치 

난민심사기간이 장기화되면 난민신청자의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긴 심사기간을 체

류연장의 목 으로 악용하는 장난민신청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난민심사기간의 신속

화를 하여 난민심사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법정할 필요가 있다. 유럽과 캐나다 등

에서도 난민심사소요기간을 6개월 내지 10개월로 법정하고 최  인터뷰 기간 등을 정하

며 통상 1년으로 난민심사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최  인터뷰기간, 인정여부

결정까지의 기간 등 각 단계별로 차기간을 정하고, 담당인력을 보강하며 외부인력의 

참여를 활용하여 어도 1년 내에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문통역인의 제공

난민인정 차에 있어서 통역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면담 시 난

민신청인의 진술은 난민인정에 있어서 가장 요한 증거가 되며 원활한 의사소통과 진술

의 신뢰성  일 성 단을 하여 정확한 통역은 필수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재 한국

에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 부분이 비 어권 출신이므로 문 통역인이 없으면 기본 인 

의사소통조차 힘든 경우가 많은 반면, 부분의 인터뷰가 어나 한국어로 진행되고 있

으므로 난민신청인들은 자신의 의사가 한국정부에 제 로 달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가

지고 있다.  

통역은 신청인과 이해 계 없어 객 으로 통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8.6%의 신

청인이 친구나 지인을 직  데려와 통역을 하 다고 함으로써 문  통역인에 의한 객

이고 공정한 통역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특수언어의 경우 친구를 통역으로 

쓰거나  본국의 사 직원 가족을 통역으로 사용하여 문제되기도 하 다. 2001년 

11월 이란인 자술서 오역사건 이후 법무부에서 내놓은 설명자료에 따르면 책정된 통역비 

산이 소요되는 통역비 규모에 형편없이 미치지 못하고 책정된 시간당 통역료도 민간

문통역사의 통역료에  미치지 못하여 양질의 통역을 기 하기 어렵다. 난민인정에 

있어서 통역이 갖는 요성에 비추어 볼 때, 난민신청자 모두에게 원칙 으로 자격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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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통역을 붙이는 획기 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6. 정보제공과 차  권리보장 

면담심리과정에 변호인이나 NGO 활동가 등 신뢰 계인의 참여가 허용되는 경우 난민

신청인의 심리  불안이 해소되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고, 면담 의 태도에 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면담조서가 신청인의 진술 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기회가 주어

지므로 진실발견과 분쟁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면담과정에 변호인 내지 신뢰 계

인의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한 난민인정여부 결정에 고려되는 자료들에 하여

는 신청인 본인에게 확인의 기회를 주기 하여 난민면 조서의 확인, 서류 등의 열람, 

복사 등 차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7. 이의 차의 구제실효성 강화

행 이의신청 차는 난민인정 의회의 심의에 따라 법무부장 이 다시 결정하는 방

식인데 1차 심사와 동일한 출입국 리공무원이 다시 조사하는 차라는 과 난민 문

가가 아닌 련부서 국장 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난민인정 의회에서의 형식  심의

라는 의미에서 구제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 이 있다. 국가인권 원회도 “1

차 심사기 과 2차 심사기 이 서로 독립 으로 운 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과정에

서의 신청인에 한 의견 진술권의 보장, 난민인정신청기각사유의 구체  명시  련 

정보에 한 난민신청인의 열람청구권 보장 등을 통해 난민인정 차를 개선해야 한다”

고 권고하고 있다134) 

따라서 이의신청의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하여 이의심사를 난민문제에 

문 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난민업무를 공정하고 독립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들과 

조사 을 가진 난민인정 원회에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134) 국가인권 원회 2006.6.12. 결정 ‘난민의 인권보호를 한 정책개선에 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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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난민구금절차상의 인권실태
I. 문제제기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구 135)과 련한 문제는 크게 아래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출입국 리법상 ‘보호’는 ‘구  (detention)’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데,136) 구 의 실질을 가진 외국인에 한 보호가 출입국 리법상 사유에 

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이루어 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 출입국 리법상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 보호는 두 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먼  출

입국 리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출입국 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 46조 제1항 각 호

의 1(강제퇴거 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 출장소장 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사무

소장, 출장소장 는 외국인 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한민국 밖으

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 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가 가능

한 경우는 강제퇴거 상자로 여겨지는 외국인 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는 강

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한민국 밖으로 퇴거할 수 없는 경우이다. 

와 같이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보호여부에 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자의 인 

단으로 필요 이상의 구 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35) 난민신청자의 구 이 필요한 이유로 국가당국이 가장 흔하게 거론하는 것은 만약 난민신청

자를 구 하지 않는다면 난민신청이 거 되는 경우에 당국의 추방(강제퇴거)명령에 따라 출

국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표면 으로 거론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이유로는 난

민신청자를 구 함으로써 외국인의 난민신청을 단념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Karen 

Musalo, ｢Jennifer Moore & Richard Boswell, Refugee Law and Policy｣, Carolina Academic 

Press, 2007, p.960.) 

136) 한변호사 회, ‘출입국 단속, 보호 과정상의 인권친화  법제도 개선 방안’, 2007,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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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입국 리법 제52조 제1항에는 강제퇴거여부심사를 해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

간을 10일 (1차에 한하여 10일 연장 가능함)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지만137) 국가인권

원회의 2005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출입국 리사무소 보호실의 경우 법에서 허용한 기간 

(20일)을 과하여 구 되어 있는 경우가 남성 10.2%, 여성 3.1%로 나타났다.138) 

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장기구  문제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한민국 밖

으로 송환할 수 없어 즉, 송환이 지체되는 동안 구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출입국 리

법 제 52조 제 1항의 강제퇴거심사를 해 보호하는 경우와 달리 제63조의 제1항의 이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의 경우에는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다. 

출입국 리법 제65조 제1항에서 구 의 안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사무소장, 출장소장 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

구가 있을 때에는 피보호자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기타의 사항을 참작하여 1천만원 

이하의 보증 을 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제요청사유를 참작한다는 표 이 있는 으로 미루어 보아 

보호해제의 정당성여부에 하여 입증책임이 피구 자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형사

법이 아닌 출입국 리법상의 구 은 외 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하며 구 을 계속할 사

유가 있음은 정부가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에서 이 규정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

호일시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에 해 출입국 리법령에 기 이 없는  한 문제라

고 볼 수 있다.

한,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서는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주거의 제

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39) 하지만 

이 조항에 따르면 보호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137) 출입국 리법 제52조 ①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과하지 아니하는 범  내에

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138) 각주 3, pp. 108-109에서 재인용.

139) 출입국 리법 제63조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가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주

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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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련하여 최  구  결정 후 필요  사후심사와 구 해제결정시 고려사항 그리고 

구 의 안이 히 고려되는 지 등이 문제된다.

셋째, 일단 구 이 된 난민에 한 처우 문제로 외국인보호규칙과 보호소에서의  처우

가 인도 인 에서 만족할 만한 수 인지가 문제된다.

II. 국제법 기준과 외국의 사례
1. 난민구 에 한 국제법 원칙

우리나라가 1992년에 가입한 난민 약140) 제26조와 제31조 제2호는 아래와 같이 난민

구 과 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26 조 이동의 자유 

각 체약국은 합법 으로 그 역 내에 있는 난민에게 그 난민이 동일한 사정

하에서 일반 으로 외국인에게 용되는 규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거

주지를 선택할 권리  그 체약국의 역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권리를 부

여한다.

제 31 조 피난국에 불법으로 있는 난민 

2. 체약국은 상기한 난민의 이동에 하여 필요한 제한 이외의 제한을 과하지 

아니하며 한 그러한 제한은 그 난민의 체약국에 있어서의 체재가 합법 인 

것이 될 때까지 는 그 난민이 타국에의 입국허가를 획득할 때까지만 용된

다. 체약국은 그러한 난민에게 타국에의 입국허가를 획득하기 하여 타당하

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이를 하여 필요한 모든 편의를 부여한다. 

제26조는 합법 으로 체류하는 난민에게만 용되지만 제31조는 합법, 불법체류를 불

140) 189 U.N.T.S.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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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고 모든 난민에게 용된다. 제31조에 의하면 난민의 거주이 의 자유는 필요한

(necessary) 경우에 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UNHCR에서 1999년에 발표한 난민신청자의 구  기 에 한 수정지침(UNHCR 

Revised Guidelines on Applicable Criteria and Standards relating to the Detention of Asylum 

Seekers: 이하 “UNHCR지침”)141)은 법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난민 약체약국의 

난민 약의 국내  용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UNHCR이 제정한 것으로 난민신청자

의 구 에 하여 체약국이 따라야 할 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UNHCR 지침

의 개요(introduction)에 의하면 난민신청자의 구 은 본질 으로(inherently) 바람직하지 

못하며 구 은 필요한(necessary) 경우에만 외 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칙 으로 난민신청자의 구 은 지된다고 천명하고 있다(Guideline 2: General 

Principle). 

2. 난민의 구 이 가능한 경우 (구 사유)

가. UNHCR

에서 언 한 난민 약 제31조에 따르면 난민의 거주이 의 자유는 필요한 경우에 제

한이 가능한데 어떠한 경우가 필요한 경우인지에 한 자세한 설명은 난민 약에서 찾을 

수 없다. 어떠한 경우가 구 이 필요한 경우인지에 하여 UNHCR 집행 원회(Executive 

Committee of the UN High Commissioner’s Programme)는 1986년에 결정 제 44 호에서 아

래의 4가지 를 제시하고 있고, UNHCR 지침은 이 4가지 에 주석을 추가하고 있다.

(1) 신원 파악을 위하여 
난민신청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undetermined) 는 확실하지 않은 경우(in 

dispute)를 의미한다.

141) UNHCR (February 1999), UNHCR Revised Guidelines on Applicable Criteria and 

Standards relating to the Detention of Asylum Seekers, Ge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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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판단하기 위해 
이 경우의 구 은 난민신청의 근거를 악하기 한 비인터뷰(preliminary interview)

의 목 으로만 행해질 수 있고 난민신청이 실질 으로 난민 약상의 요건을 구비하 는

지 여부(merits)를 심사하기 하여 구 할 수는 없다. 특히 난민신청자의 비구 원칙의 

외인 이 경우를 난민지 여부 심사를 하는 체 기간 동안 구 하기 해 이용할 수는 

없다.

(3) 난민신청자가 여행/신원증명서를 파손하거나 난민신청을 접수할 국가당국을 오도
할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사용한 경우 

이 경우에 구 을 하려는 국가당국이 난민신청자가 본인의 신원확인을 한 당국의 노

력에 선의(good faith)를 가지지 않고 조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4)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국가 공공질서나 국가안보에 험을 래할 것으로 생각되는 범죄 과가 있거나 범죄

조직과 련된 난민신청자를 구 할 수 있다.

UNHCR지침은 에 열거한 외 인 경우에 구 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i) 구 이 한 수단인지 여부, (ii) 구 이 해당 국가당국이 이루려는 목 에 비례하는 

조치인지 여부, 그리고 (iii) 만약 (i)과 (ii)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구 은 국내법

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차별 없이 최소한의 기간 동안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나. 캐나다

캐나다이민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이하 “IRPA”)142)은 외국

인에 한 체포와 구 이 가능한 경우를 외국인과 주권자 (난민인정자를 포함)의 경우

로 나 어 규정하고 있다. 난민 신청자와 난민인정불허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경우는 

장이 없어도 (i) 입국불가사유(inadmissibility)에 해당하며 공공에 험이 되거나 이민/난민

/추방과 련된 청문회나 재 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합리  근거가 있는 경우, 

142)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S.C. 2001, 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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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i) 이민 이 외국인의 신원에 하여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체포와 구 을 할 수 

있다.143) 반면에 주권자의 경우는 주권자가 입국불가사유에 해당하며 공공에 험이 

되거나 이민/난민/추방과 련된 청문회나 재 에 출석하지 않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

을 합리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체포와 구 이 가능하며 장이 꼭 요구된다.144) 

 IRPA 제55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외국인이나 주권자가 캐나다 내에 있는 경

우나 캐나다에 입국 시에 모두 용된다. 하지만 IRPA는 캐나다 입국 시에 구 이 가능한 

추가 인 경우에 하여 제55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다. 제55조 제3항에 의하면 외국인이

나 주권자는 (참고로 이 경우에는 외국인과 주권자의 구별이 없다) (i) 입국심사 이 

외국인이나 주권자의 입국심사를 마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는 (ii) 입

국심사 이 외국인이나 주권자가 국가안보 는 국제법상의 인권침해(violating human 

or international rights)사범으로 입국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합리 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구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입국 시에 추가 인 구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입국심사를 마치기 한 구 에 하여 이민부 업무지침 (operational manual)145)은 입

국심사완료를 한 구 은 행정편의를 해 이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구 에 한 안으로 보증 이나 보증인 제공 등의 조건을 붙여 입국을 허락하

거나146) 는 입국신청자가 입국신청을 철회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할 수 있

다.147)

다. 미국

미국의 불법이민 개   이민자 책임법(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제302조에 의하면 법한 체류비자 없이 미국국경에 도착하여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은 본인이 난민 약에서 요구하는 난민 요건을 충족하는 신뢰

할 만한 우려(credible fear)가 있다는 입증을 하기 까지는 필수 으로 구 된다고 규정

143) IRPA, s. 55(2).

144) IRPA , s. 55(1).

145) 구 에 한 캐나다이민부 업무지침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manuals/ip/ 

ip05e.pdf, p. 8, 2008.11.28. 방문

146)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SOR/2002-227 (이하 “IRPA 규정”), s. 45.

147) IRPA 규정, s.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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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에는 법한 체류비자 없이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는 

부분의 외국인은 본인의 서약으로 구  없이 미국에 체류하 으나 이러한 례가 난민신

청 외의 다른 목 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같은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조항을 제외하고는 미국에서의 난민은 일반 외국인의 구 에 한 아래의 이민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이하 “INA”) 조항의 용을 받는다. 

첫째, 법무부장 은 신체나 정신건강이 의심되는 외국인의 입국 시 필요 으로 구 하

여야 한다.148) 

둘째, 법무부장 은 추방명령의 상자인지를 심사하는 동안 외국인을 장을 발부하

여 체포하고 구 할 수 있다.149) 특이할 은 이 경우에 법무부 장 의 외국인 구 이나 

구 의 해제에 한 재량권 행사는 사법심사(judicial review)의 상이 되지 않는다.150) 

셋째, 법무부장 으로부터 테러리스트로 지명된 외국인은 필요 으로 구 된다.151) 

넷째, INA 제241조에 의하면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특별한 외가 용되지 않는 

한 추방명령이 발부된 후 90일 이내에 법무부장 에 의해 추방되며 이 90일 동안 외국인

은 필요 으로 구 된다. 

난민인정불허자의 경우도 추방명령 집행 에 구 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미국 법원은 2001년 결에서 추방명령집행에 필요한 합리 인 기간을 지나 구 을 할 

수는 없고 합리 인 기간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6개월을 의미한다고 시하고 있어 

난민인정불허자에 한 장기구 을 제한 하고 있다.152)

3. 구 에 한 사후심사와 구 의 해제

가. UNHCR

UNHCR지침은 난민신청자가 구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차  보장을 받아야 한다

148) INA s. 232(a).

149) INA s. 236(a).

150) INA s. 236(e).

151) INA s. 236A(a).

152) Zadvydas v. Davis, 533 U.S. 678 (2001), 아래 각주 29의 p 22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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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 있다.(Guideline 5: Procedural Safeguards)

첫째, 구 명령과 구 사유, 구 과 련된 피구 자의 권리 등에 하여 신속하고 정

확한 고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한 고지를 받아야 한다.

셋째, 구 에 한 결정을 구 당국으로부터 독립된 기 으로부터 피구 자의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 으로 사후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구 지속여부에 한 최 의 

사후심사 후에도 난민신청자나 리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정기 인 구 지속여부 심사

에서 구 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 받을 권리를 가진다.

넷째, 난민신청자 본인 는 리인을 통하여 구 지속여부심사에서 당국의 구 지속

에 한 필요성에 하여 항변할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다섯째, UNHCR 는 난민단체 등에 연락을 하거나 연락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UNHCR지침은 구 이 난민의 난민신청 자체를 해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다.

나. 캐나다

(1) 최초구금결정에 관한 사후심사
일단 이민부 소속 이민 에 의해 구 이 결정되어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이나 주권자

가 구 되면 구  후 48시간 안에 이민난민 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이하 

“IRB”) 원은 구 을 지속할 지 여부에 한 심사(detention review)를 하여야 한다.153) 

구 을 계속해야 할 사유가 있음에 한 입증책임은 이민부(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는 국경서비스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등 당국에 있다. 만약 구 을 

지속할 것으로 결정을 하면 이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구  지속여부에 한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결정에서도 구 을 지속할 것으로 결정하면 피구 자의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그 후 매 30일 마다 구 지속여부에 한 심사를 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154) 만약 구 지속결정에 하여 반박할 새로운 정보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는 30일 이라도 피구 자는 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155) 만약 IRB 결정에 불복하

153) IRPA s.57(1).

154) IRPA s.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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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는 연방 법원에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한 허가(leave)를 신청할 수 있다.

(2) 구금의 해제
최  구 결정을 한 이민 은 IRB 원의 최  심사(구  후 48시간 안에 행해지는) 

이라도 구 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는 구 을 해제할 수 있다.156)

한 IRPA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IRB 원은 IRPA규정에 나열된 고려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부 ( 를 들면 보증 의 납부나 보증인의 

서명) 는 무조건부로 구 을 해제하여야 한다. (법문에 “shall”로 규정되어 있음)

첫째,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이나 주권자가 공공에 험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danger 

to the public);

둘째, 외국인이나 주권자가 이민/난민/추방과 련된 청문회나 재 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 (flight risk);

셋째, 이민부 장 이 외국인이나 주권자가 국가안보 는 국제법상의 인권침해

(violating human or international rights) 사범으로 입국불가사유에 해당한다는 합리 인 의

심에 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넷째, 외국인의 신원(identity)이 확인되지 않았고( 는 신원이 확인된 경우라도) 외국인

이 신원확인에 조하지 않는다고 이민부 장 이 단하거나 는 이민부 장 이 신원확

인을 해 노력하고 있는 경우

(3) 최초구금여부결정과 구금의 해제에 관한 결정시 고려사항
IRPA규정 제245조에서 제247조에서는 모법인 IRPA에 규정된 외국인이나 주권자가 

이민/난민/추방과 련된 청문회나 재 에 출석하지 않을 험(flight risk), 공공에 험

(danger to the public), 신원미확인(identity not established)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

할 때 필수 으로 고려할 사항(factors)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48

조에서는 일단 구 을 할 사유가 있다고 단한 경우에도 구 을 지속할지 여부를 최종

155) IRB Immigration Division Rule s.9.

156) IRPA s.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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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기 에 추가 으로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 , 외국인이나 주권자가 이민/난민/추방과 련된 청문회나 재 에 출석하지 않을 

험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이민 이나 IRB 원은 IRPA규정 제245조에 의해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외국에서 범죄를 지르고 캐나다로 도주한 자인지 여부;

둘째, 과거에 출발명령(departure order)을 받고 자발 으로 캐나다에서 출국하 는지 여부;

셋째, 과거에 이민/난민/추방과 련된 청문회나 재 에 잘 참여하 는지 여부;

넷째, 과거에 입국, 구 의 해제 는 추방의 일시정지명령에 부여된 조건을 잘 이행하

는지 여부;

다섯째, 과거에 입국심사를 기피하 거나 구 소에서의 탈출 는 그러한 시도를 하

는지 여부; 

여섯째, 국제인신매매조직의 활동에 련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일곱째, 캐나다 사회에 잘 정착하 는지 여부

그리고, 외국인이나 주권자가 공공에 험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이민 이나 IRB 

원은 IRPA규정 제246조에 의해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이민부 장 이 공공에 험하거나 캐나다 안보에 험이 된다고 믿는지 여부;

둘째, 범죄조직과 련되어있는지 여부;

셋째, 국제인신매매에 여하는지 여부;

넷째, 성범죄 는 폭력/무기를 사용하는 범죄로 캐나다에서 유죄 결을 받은 이 있

는지 여부;

다섯째, 마약 리법(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상의 마약 매, 수출입 는 

제조에 련된 범죄로 캐나다에서 유죄 결을 받은 이 있는지 여부;

여섯째, 성범죄 는 폭력/무기를 사용하는 범죄로 캐나다 외의 국가에서 유죄 결을 

받거나 기소 인지 여부; 그리고

일곱째, 캐나다에서 벌어졌다면 마약 리법 상의 마약 매, 수출입 는 제조에 한 

범죄를 구성할 행 로 범죄 행 지의 국가에서 유죄 결을 받거나 기소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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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국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이민 이나 IRB 원은 

IRPA규정 제247조에 의해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출생일, 출생지, 부모의 이름, 캐나다입국경로 등 신원확인을 하여 필요한 정보

를 잘 제공하는 등 이민부나 국경서비스국의 업무에 잘 조했는지 여부;

둘째, 난민신청을 하는 자의 경우, 개인정보를 국 국에 알리지 않고도 신원에 련된 

서류나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셋째, 신원증명에 련된 서류를 기했는지 는 이민부나 국경서비스국을 속이기 

하여 조서류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

넷째, 신원에 하여 모순된 정보를 진술하는지 여부; 그리고

다섯째, 신원에 하여 외국인이 제공한 정보와 상반되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의 존재

여부

마지막으로 IRPA규정 제248조는 일단 구 을 할 사유(즉, flight risk, danger to the 

public or identity not established)가 있다고 단한 경우에도 구 을 지속할지 최종결정하

기 에 이민 이나 IRB 원이 추가 으로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래 고려사

항은 1995년 캐나다 연방법원의 Sahin v. Canada(Minister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

n)157)의 시사항을 입법화 한 것이다.

첫째, 구 사유: 피구 자가 공공에 험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장기구 이 정당화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구 기간: 피구 자가 당해 구 지속여부 심사 까지 과거 구 되어 있는 기간

이 길수록, 앞으로 구 될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앞으로 구 될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구 의 해제 가능성이 높다;

셋째, 추방집행이 연기된 사유: 추방집행이 지연되는데 귀책사유가 피구 자에게 있는

지 는 이민부나 국경서비스국 등 당국에 있는지를 검토하여 만약 귀책사유가 당국에 

있는 경우에는 구 의 해제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넷째, 구 의 안의 존재여부: 한 구 의 안이 존재하면 구 의 해제가능성이 

높다.

157) Sahin v. Canada (Minister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T.D.), 1994 CanLII 3521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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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법무부장 은 에서 언 한 INA 제236조 (추방명령의 상자인지를 심사하는 동안 

외국인을 장을 발부하여 체포하고 구 할 수 있다)에 의하여 구 된 외국인을 일정한 

조건과 함께 최소 $1,500의 보증 (bond)을 받아 구 을 해제 할 수 있다.158) 

한 INA 제241조에 따라 집행가능 한 추방명령발부 후 90일 안에 추방명령이 집행되

지 않은 경우에 추방집행 에 조건을 붙여 구 을 해제할 수 있다.159) 

어느 경우이든 구 의 해제여부에 한 결정에는 외국인이 도주하지 않고 이민/난민/

추방과 련된 청문회나 재 에 출석할지 여부와 구 해제 시 사회에 험이 될지 여부

가 가장 요한 고려요소가 된다.160) 구 해제여부 심사(bond hearing)시에는 구 해제 신

청자의 고용기록(employment history),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length of residence in the 

community), 미국 내 가족 등의 연고(family ties), 과거 재 과정에 빠짐없이 출석하 는지 

여부(record of appearance at court proceedings)등이 고려된다.161)

4. 구 의 안 

가. UNHCR

UNHCR 지침 제4조에 의하면 계당국은 난민신청자의 구 을 결정하기 에 구 의 

안을 먼  모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아래의 네 가지를 난민신청자구

의 안으로 시하고 있다.

(1) 감독(Monitoring Requirement)
감독을 통한 방법은 크게 난민인정 차가 진행되는 동안 난민신청자가 정기 으로 

계당국에 출석하여 본인의 소재를 계당국이 계속 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거주

158) INA s.236(a)(2).

159) INA s.241(a)(3).

160) Matter of Patel, 15 I & N Dec.666 (BIA 1976), 아래 각주 29의 p 225에서 재인용.

161) Matter of Sugay, 17 I & N Dec.637, 638-39 (BIA 1981), David Martin, Alexander  

Aleinikoff, Hiroshi Motomura and Maryellen Fullerton, ｢Forced Migration｣, Thomson/ 

West, 2007, p 64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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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특정장소나 특정지역에 한정하는 방법이 있다.

(2) 보증인의 보증(Provision of Guarantor/Surety)
난민신청자가 계당국에 난민인정 차에서 계당국의 출석요구에 응할 것을 보증하

는 보증인을 제공하며, 만약 난민신청자가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보증

을 몰수할 수 있다.

(3) 보석(Release on Bail)
이미 구  인 난민신청자는 보석으로 구 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구 당국은 구  인 난민신청자에게 보석제도가 있음을 고지하고 보석 은 무 

과도하여 구  인 난민신청자의 보석제도를 형해화 할 수 없다.

(4) 난민집단거주시설에 수용(Open Centres)
난민신청자를 특정 거주시설에 거주하도록 하고 낮 시간에는 거주시설에서의 외출이 

허락된다.

나. 캐나다162)

IRPA 제56조와 이민  업무지침에 따르면 이민 은 조건을 부과하여 구 을 해제하거

나 보증  는 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고 제3자 도주 험 리 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명

령할 수 있다.

(1) 보증금 및 보석금
이민 은 구 해제를 하여 보증 (security deposit)을 요구하거나 보증인(guarantor)에

게 보증(performance bond)을 요구할 수 있다. Performance bond의 경우는 구  해제된 외

국인이 도주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구 해제 시 약속한 보증 을 납부해야 한다.

162) Ophelia Field, ‘Alternative to Detention of Asylum Seekers and Refugees’, UNHCR, 2006, 

pp. 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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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 도주위험관리프로그램(Third Party Risk Management Program:  Toronto 
Bail Program)

제3자 도주 험 리 로그램으로 표 인 것은 토론토구 해제 로그램(Toronto Bail 

Program)이다. 이 로그램은 캐나다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 되고 있으며 2006년 재 

토론토가 소재한 온타리오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이 로그램의 목 은 보증 납부나 

보증인을 내세울 수 없는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 피구 자들이 겪는 차별을 시정하는 것

이다. 이 로그램의 리인들(2006년 재 8명의 supervisors)은 신원이나 공공의 험에 

문제가 없으나 보증 납부나 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피구 자들을 선발하여 구 해제 후 

리하고 있다.

이 로그램은 1996년 부터 시행하여 기에는 50명을 리하 는데 부분의 구 해

제자는 난민신청자 고 2006년 재는 약 200명 정도를 리하고 있다.

이 로그램의 경비는 구 해제자 1인 당 하루에 $12-15불로 구 소에 구 하는 비용

의 1/10도 되지 않는다. 비용이 렴한 이유는 이 로그램이 숙소를 제공하지 않아 인건

비 외에는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 로그램의 운 경비는 이민부에서 제

공하고 있는데 만약 도주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들어간 경비는 이민

부에서 지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 로그램은 도주의 가능성이 있는 피구 자를 

가려내는데 상당한 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로그램을 비 하는 사람들은 이 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원에 문제가 없고 

공공에 험이 되지 않으며 도주의 험이 매우 은 피구 자의 경우는 무조건부로 구

해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로그램에 편입될 수 있는 을 지 하고 있다.

(3) 전자 팔찌(Electronic Tracking Bracelet)의 사용
자팔 의 사용은 미국에서 이미 시범 으로 시행되고 있고 캐나다에서도 도입을 검

토 에 있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면 자팔 의 사용은 인권침해의 여지가 많

으므로 도주의 험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제한 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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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163)

(1) 감독 프로그램 (Supervision Program)
감시 로그램으로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로그램은 뉴욕소재 베라 정의 회 

(Vera Institute for Justice)의 외국인 재 출두 도움 로그램 (Appearance Assistance 

Program: 이하 “베라 로그램”)이다. 이 로그램은 이민국(INS)의 재정지원을 받아 1997

년 2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시행되었다. 이 로그램은 구 해제 된 외국인의 재 참여

율을 높일 목 으로 도입되었다. 

이 로그램에 참여하려는 난민신청자는 공공에 험이 되지 않고 역뉴욕시(New 

York Metropolitan Area)에 확실한 거주지가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에 연고가 있어야 했다. 

만약 난민신청자가 역뉴욕시에 친척이 없는 경우에는 베라 로그램에서 지역사회의 

이민자지원단체를 알선하여 지정된 스폰서(designated sponsor)역할을 하도록 배려하 다.

이 로그램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구 에서 해제 된 난민신청자는 베라 로그램으로 

부터 법원출두날짜를 고지 받고 미국 난민법체계에 한 정보 등의 지원을 받는 신 격

주에 한 번씩 직  로그램에 출석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화로 본인의 소재를 로그

램 스태 에 알려야 했다. 그리고 로그램 스태 들이 고 없이 로그램참여자의 거

주지를 방문하기도 하는 등의 감독을 시행하 다. 

베라 로그램의 시행 결과 난민신청자의 도주의 험을 이고 재 에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요한 요소는 로그램 참여자의 미국 내 연고확보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

는 것이라는 것이 밝 졌다. 베라 로그램의 감독비용은 구 에 비하여 55%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베라 로그램의  한 가지 효용으로는 로그램 참여자가 설사 도

주해도 이 로그램 시행 에 확보한 개인정보( 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 등의 연락처)

를 통해 도주한 로그램참여자를 찾아 재구 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이었다.

(2) NGO 프로젝트
많은 비정부기구들이 난민신청자들의 구 해제를 돕고 있다. NGO들은 구 해제에 필

163) 각주 29, pp. 22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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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스폰서나 구 해제 후 머무를 곳을 찾아주거나 비공식 으로 구 해제자에 한 보

증인이 되어주기도 한다. 이러한 NGO 로젝트  하나가 아리조나주 로 스 이민/난

민자 권리 로젝트(Florence Immigrant and Refugee Rights Project)이다. 

이 로젝트는 1989년부터 시행되었고 이 로젝트를 수행하는 NGO는 구 소의 출입

이 허락되어 피구 자에게 법  권리에 한 그룹 오리엔테이션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오

리엔테이션을 통하여 피구 자에게 이민/난민 련 재  에 알아야 할 사항 등을 교육하

고 교육 후에는 개별 상담을 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일부 피구 자에게는 구 해제재

(bond hearing)에 직  리인으로 참여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로젝트를 통하여 이민

/난민 련 재 의 효율성이 제고 되고 피구 자의 구 일수가 어드는 효과가 확인되었

다. 이 로젝트의 성공에 힘입어 미국정부는 이 법률 오리엔테이션 로젝트 비용을 몇 

개의 지역에서 지원하기 시작하 고 2006년 재 재정지원을 국 으로 확 하 다.

(3) 구금 해제 된 난민신청자가 머무를 피난처(shelter)제공
많은 비정부 는 주정부지원 피난처는 구 해제신청에 필요한 구 해제 후 거주지를 

제공하고 있다. 

한 로 펜실베니아주의 국제우정의 집(International Friendship House)은 난민신청자나 

난민인정불허자 에 추방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다. 이 피난처에 입소하기 

해서는 피구 자가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며 이 피난처의 규정에 자발 으로 조할 의지

가 있어야 한다. 이 피난처의 규정  하나는 난민이 일할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을 

알선하여주고 난민에게 1주일에 25불을 피난처에 임 료명목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만약 

난민이 일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무료 숙식에 한 보답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피난처의 스태 들은 지역 구 소를 정기 으로 방문하여 피

난처에의 입소를 희망하는 구  해제될 난민을 면담한다. 난민들은 이 피난처에서 짧게

는 1일, 길게는 15개월 까지도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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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구 자에 한 처우의 문제

가. UNHCR

구  된 난민신청자의 처우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인도 (humane)이어야 한다.  

UNHCR지침은 아래의 10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난민신청자의 최  조사(initial screening)단계에서 고문 등의 희생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경우에 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둘째, 남녀 혼거수용을 하고 친척과 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는 성년

자와 분리하여 구 하여야 한다.

셋째, 난민신청자는 범죄자와 혼거수용하여서는 안되고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여야 한다.

넷째, 구 소 밖으로 정기 인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친구, 친척, 종교/

사회기  그리고 변호사의 방문이 허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면 교섭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compelling)가 아니면 사 인 화가 보호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 의료서비스와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매일 실내와 실외에서 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육과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덟째, 종교활동이 보장되고 종교  신념에 맞는 식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아홉째, 침 , 샤워시설, 화장실 시설 등 기본 인 생활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열째, 구 소에 한 진정을 할 수 있는 제도 (complaints mechanism)가 마련되어 있어

야 하며 이러한 진정제도에 한 정보를 피구 자가 알 수 있도록 여러 국의 언어로 구

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캐나다164)

캐나다는 구 소에 구 된 외국인에게 캐나다인권헌법(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165)에 규정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구 된 형사피의자가 리는 모든 

권리를 향유한다.

164)  각주 12, p 16, 2008.11.29 방문.

165) Constitution Act, 1982, enacted as Schedule B to the Canada Act 1982 (U.K.), 1982,c.11, 

which came into force on April 17,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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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 소에 구 된 외국인은 사 계에 한 비엔나 약166)상의 모든 권리를 

린다. 이 약 제36조는 “ 견국의 사 할구역 내에서 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는 재 에 회부되기 에 구  는 유치되는 경우, 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

우에 그 국민이 견국의 사기 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미국

미국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이민/세 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이 외국인의 구 을 담당하며 구 소의 운 에 하여 상세한 

규정을 구 소 운 지침(Detention Operations Manual –Detention Standards)에 기술하고 있

다.167) 를 들면 이 지침의 20장 ‘식음료제공 (food service)’에는 구 소에서 피구 자의 

종교  신념에 반하지 않는 식단(religious diet)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어와 스페인어로 제작되어 모든 피구 자에게 배포되어 구 소의 운 과 피구 자에 

한 처우가 이 지침 로 운 되는지 피구 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66)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done at Vienna on 24 April 1963, entered into 

force on 19 March 1967.

167) http://www.ice.gov/partners/dro/PBNDS/index.htm, 2008. 11.29.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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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점
1. 실태조사 결과

<표53 구금 장소>
(단 : 명, %) 

장소 빈도 비율
서울 출입국 리사무소

인천 출입국 리사무소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수원 출입국 리사무소

구 출입국 리사무소

화성보호소

청주보호소

기타

합계

6

3

1

1

1

3

1

1

17

35.3

17.6

5.9

5.9

5.9

17.6

5.9

5.9

100.0

설문지를 작성한 총 307명  17명이 보호소에서의 구 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구 된 장소에 한 질문에 서울출입국 리사무소가 6명, 인천출입국 리사무소와 

화성보호소가 각각 3명, 그리고 인천공항 출입국 리사무소, 수원출입국 리사무소, 

구출입국 리사무소, 청주보호소 등에 구 되었던 사람이 각 1명이었다. 

<표54 구금기간>
(단 : 명, %)

기간 빈도 비율
1주일 이내

1주일-1개월

2개월-3개월

4개월-6개월

7개월-1년

1년-1년 6개월

1년 6개월 이상

합계

3

7

3

0

0

2

1

16

18.8

43.8

18.8

0.0

0.0

12.5

6.3

100.0

 16명이 구 된 기간은 ‘1주일에서 1개월’사이가 7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2개

월에서 3개월”이 3명(18.8%)이었다. 그리고 ‘1년 이상’ 장기 구 된 경우도 3명(18.8%)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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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06.8.경부터 2008.2.경 보호일시해제 될 때까지 약 19개월 동안 구 되어 있었다. 출입국

리소 공무원들은 기본 으로 책임지는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장기간 보호소에 있는 

것을 싫어했다. 좋은 반장도 있지만 나쁜 반장도 있어서, 나를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면서 가 

싫으면 나가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사례#5, 미얀마, 여, 20 ) 

나는 이란에서 무슬림으로 태어났으나 ‘희망의 소리’라는 국제 크리스챤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기독교에 심을 갖기 시작하 다. 나는 2005년 5월 31일 한국에 입국하여 그 해 추석 한국의 동두

천 **교회에서 열린 축제를 계기로 **교회 쿠르드 배에 참석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기 시작했

다. 한 쿠르드 교회에서 이라크 쿠르드인 AA와 한국인 BB씨의 지도로 성경공부를 하면서 수

님을 믿고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 다. 그 후 나의 실수로 경찰에 연행되어 출입국 리소에 

수감되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나는 2005.12.15. 개종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 는데 법

무부는 2006. 3. 14. 나의 신청을 기각하 고 2006. 6. 23.  이의 신청도 기각하 다. 나는 화성외국

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열심히 성경책을 읽으면서 기독교신앙을 더욱 분명히 갖게 되었

고 세례도 받았다. 그러던  2006.10.13. 를 귀국시키기 하여 이란 사 에서 면회 왔고, 이

란 사는 내가 귀국하지 않는 이유에 하여 물었다. 나는 이란 사에게 기독교로 개종하 으며 

그에 따른 박해의 험 때문에 귀국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 다. 얼마  우리 나라 법이 바

어서 개종한 사람을 처형할 수 있다고도 들었다. 그래서 재 3년간 보호소에 갇 있다. (사례#5, 

이란, 남, 난민 신청자)

<표55 구금시설에서의 난민신청 시 어려움>
(단 : 명, %) 

어려움 빈도 비율
난민 신청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보호소에서는 난민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다

난민신청서를 작성했으나 수시켜주지 않았다

난민신청서를 요청했으나 신청서를 주지 않았다

난민신청 차에 해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합계

8

3

0

0

3

2

16

50.0

18.8

0

0

18.8

12.5

100.0

설문지 응답자  구 시설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총 16명이었다. 구 시설에서

의 난민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부에 한 질문에 ‘난민 신청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이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8명(50%) 다. ‘보호소에서는 난민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다’

고 한 경우와 ‘난민신청 차에 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 경우가 각각 

3명(18.8%)이었으며,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한 경우는 2명(12. 5%)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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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재 화성 보호소에 3개월째 수감 이다. 보통 직원들은 나에게 나쁘게 하지 않는데 한 명

만 ‘  난민 아니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내게 우리나라로 돌아가라고 하

다. 그 사람은 목동 출입국 리소에서 만난 사람이었다. 처음에 어를 못한다고 하고서 나 에 

어를 하니까 나보고 가짜 난민이라고 하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어를 

읽고 쓰지 못한다. 그냥 말만 할 뿐이다. (사례#19, 콩고, 남, 43세)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의 이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거부처분에 한 1심 결에서 패소

하여 항소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 사람은 2007년 11월 27일 난민신청이 기각되었고  불

허처분에 한 이의신청을 하여 2008년 4월 23일에 이의기각결정을 받았다. 2008년 5월 

6일에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후 5일의 출국권고기간과 14일의 출국명령기간이 도과 한 

2008년 7월 10일에 난민인정거부처분소송을 제기하 고 8월경에 불법취업을 하다 발

되어 구 되었고 2008년 11월 20일에 1심 소송에서 패소하고 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

다. 이 난민은 도주의 험이 없는 자신을 구 하는 것은 부당하고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

소하면서 본국에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항소를 제기한다고 응답했다.

탄자니아 출신의 이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거부처분에 하여 법무부에 이의심사를 

청구 에 있다. 이 여성은 2007년10월 경에 한국에 단기종합비자(C-3)로 입국하여 인천

소재 비 공장에서 수개월을 일한 후 불법체류  2008년 9월 19일에 출입국 리공무원

에 의해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인천출입국 리사무소에 약 10일간 보호되었고 보호 

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지난 2008년 9월 30일에 화성보호소로 이송되었다. 화성보호소

로 이송 직 (2008년 9월 29일)에 난민신청을 수하 으나 구  에 난민신청을 남용

 신청으로 보기 때문인지 신청 후 20일 만에 인터뷰를 하고 그 후 20일 만에 신청거  

통지를 받았다. 이 난민신청자는 바로 이의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이다. 

이 난민신청자는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언 하 다. (i) 난민신청을 하려고 하자  보호소

에서 난민신청을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ii) 난민신청심사를 한 인터뷰

를 마치고 심사결정 에 국가인권회에 인터뷰가 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보호소직원에게 달하 으나 그 편지가 인권 원회에 달되지 않았

다고 주장하 다, (iii) 자신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을 보호소로부터 고지 

받지 못한 을 지 하면서 자신이 난민 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본인의 난민신

청이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 다, (iv) 본인은 구 소의 처우를 아무리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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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구 소에 있지 않은 것만 못하며 본인은 본국인 탄자니아가 아닌 제3국으로 송

환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구 이 해제되면 본인이 제3국으로 가는 것을 알아보

고 싶다고 하 다. 

2. 구 의 사유

출입국 리법상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한 보호사유는 에 언 한 UNHCR지침이

나 외국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계 없이 강제퇴거 상자이거나 강제퇴거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모두가 필요 으로 보호조치 되고 있는 이다.168) 즉, 도주의 우

려가 있는지 여부에 한 진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불법체류자 일제단속에 걸

린 난민에 한 필요  구 이 여 히 이루어지는 행은 시 한 개선을 요한다. 

나는 2008. 9월 12일에 구 되었다. 출입국 리소에 조사를 한다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나를 잡아

넣었다. 내가 구 된 이유를 잘 모르겠다. 구 된 후 난민 담당자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사례

#19, 콩고, 남, 43세)

3. 구 지속여부에 한 사후심사와 구 의 해제

불법체류  발된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하거나 난

민신청이 기각되어 이의심사나 소송을 제기 한 경우는 거의 부분의 경우 보호소에 수

용된 상태에서 난민인정 차  행정소송이 진행된다. 재 난민인정불허처분에 한 소

송이 수년이 걸리는 을 고려할 때 난민인정불허처분에 하여 법원에서 다투는 기간 

동안 보호의 해제 없이 구 을 계속하는 것은 난민구 에 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실제 재 화성보호소에서는 난민인정불허처분에 하여 행정소송 인 난민이 

2년 6개월 동안 보호되고 있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출입국 리법 제52조 제1항의 강제퇴거심사를 해 보호하는 경우와 달리 제63조의 

제1항의 이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의 경우에는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소한 일정기간마다 보호 계속 여부를 심사할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야 

168) 국가인권 원회, ｢외국인 보호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2007,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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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같은 법 제65조에 피구 자가 보호의 일시 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피구 자임을 감안할 때 캐나다 

IRPA 제57조와 같이 의무 으로 정기 인 구 지속여부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서는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주거의 제

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 따르면 보호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불필요한 장기구 이 

가능할 수 있다. 출입국 리법에 의 캐나다의 처럼 도주의 험(flight risk), 공공에 

험(danger to the public), 신원미확인(identity not established)과 Sahin사례에서 규정한 상

세한 요소 등을 고려하여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되기 이라도 구 의 해제를 할 

수 있는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강제퇴거의 집행이 지연되는 것이 구 자의 잘못이 

아니고 계당국의 잘못인 경우에 장기구 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할 것이다. 

외국인의 장기구 에 하여 우리 법원도 “출입국 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

를 외국인 보호실·외국인 보호소 기타 법무부장 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 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명

령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 을 하여 이를 발할 수 없다는 목 상

의 한계  일단 법하게 보호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송환에 필요한 비와 차를 

신속히 마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잠정 으로만 보호할 수 

있고 다른 목 을 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시간  한계를 가지는 일시  강

제조치라고 해석된다.”라고 시하고 있다.169) 

이러한 례에도 불구하고 행 출입국 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구  

기간의 제한에 한 어떠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미국 법원은 추방명령집행에 필요

한 합리 인 기간을 도과하여 구 을 할 수는 없고 합리 인 기간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

는 한 6개월을 의미한다고 시하고 있어 난민인정불허자에 한 장기구 에 제한을 부

여하고 있으며170) INA 제241조에 따라 집행 가능한 추방명령발부 후 90일 안에 추방명

169) 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68829 결.

170)  각주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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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 추방집행 에 조건을 붙여 구 을 해제할 수 있다.171)

한 IRPA와 IRPA 규정은 구 지속여부에 한 정기 인 심사를 법에 규정하고 이민

부나 국경서비스국의 이민  는 이민난민 원회 원이 최  구 과 구 지속여부 결

정시 고려할 사항에 하여 자세하게 규정하여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구   구

지속여부에 한 결정의 일 성을 확보하고 있다. 외국인의 불필요한 장기구 을 방지하

려는 미국과 캐나다 사례는 구 지속여부에 한 정기 인 심사가 부재하고 구   구

지속여부결정에 용될 자세한 기 이 없는 우리 출입국 리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

4. 구 의 안 

재 법무부는 미국의 베라 로그램이나 캐나다의 제3자 도주 험 리 로그램등과 

같은 난민의 구 에 한 안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불법체류  발된 외국

인에 하여 강제퇴거집행 에 필요  구 을 하고 있다. 한 구 된 외국인이 난민신

청을 하는 경우 난민신청심사, 이의심사, 소송기간 동안 피구 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구 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법상 난민신청자의 경우 비구 이 원칙이라는 에서 볼 때 구 이 요구된다고 합

리 으로 단되더라도 구 의 안을 먼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시 히 에서 언 한 

외국의 사례와 같은 구 의 안 로그램을 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 의 안 로그램과 더불어 출입국 리법 제67조와 제68조에 규정된 보호

명령을 수반하지 않는 출국권고와 출국명령을 더욱 많이 활용하여 불필요한 구 을 방지

해야 할 것이다.172) 

내가 구 되어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른 보호외국인들과의 계 다. 다른 일반 보호외국

인들은 난민이나 미얀마 상황에 해서 잘 모르고, 정치 인 것에도 심 없고 경제 인 것만 따

진다. 다른 보호외국인들은 나에게 ‘바보같다. 왜 이 게 오래 남아 있느냐’, ‘왜 나가지 않느냐.’면

171)  각주 26 참조.

172) 하지만 법무부의 2007년도 ‘출입국 통계연보’ (p 846)  출입국 리법 반자 통계를 보면, 강

제퇴거된 경우는 18,462명인데 반하여 출국명령은 948명이며 출국권고는 2,468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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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박을 주기도 하고, 말이나 행동이 거칠었다. 난 일반 보호외국인들과 함께 오래 지내야 해서 

힘들었다. 그들의 말은 나에게 많은 스트 스를 주었다. (사례#5, 미얀마, 여, 20 )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개종했다는 것 때문에 나를 괴롭힌다. 방 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모로코 사람

들이 와서 주하고 박한다. 를 들어 여기 화성보호소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을 통해 제가 개

종한 이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여기에 들어온 후에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

에게 도 무슬림이지.’ 라고 물어보고 내가 아니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 이란에도 기독교인이 있

냐 해서 내가 개종했다고 하면 나를 괴롭힌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죽일 듯이 덤벼든다. 만약 나

를 밖에서 본다면 나를 죽이겠다고 한다. 그리고 많은 주와 욕을 한다. 이슬람 신자들끼리 서로 

쑥덕쑥덕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욕한다. 나를 아주 오한다. 그들이 기회가 생기면 나를 해코지 

할 것 같다. (사례#4, 이란, 남, 인도  지 자)

5. 피구 자의 처우 

재 외국인 피구 자에 한 처우로는 (i) 행 외국인보호소규칙 제9조 제4항에서는 

행형법과는 달리 혼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ii) 외국인 보호시설에 환기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iii) 보호외국인보호규칙 제35조는 변호사와의 서신왕래 등을 제

외하고는 소장이 보호외국인이 받은 모든 우편물을 보호외국인이 보는 앞에서라면 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iv) 외국인보호규칙 제21조에서는 피보호인이 보호시설 안

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진 경우 원칙 으로 보호시설장의 허가를 얻어 피보호인 자

비로 외부 의료기 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고, 외 으로 피보호인의 생명이 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만 보호시설의 비용으로 치료를 해 주고 있는 등의 문제가 지 되고 있

다.173)

2007년 친구로부터 45만원을 빌려서 병원에 갔고, 돈을 빌려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2008년 6월에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 그 지만 가슴이 아주 아 다. 배 체가 아 다. 나

는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달하기 싫어서 내색을 하지 않는다. 어떨 때는 

가슴과 간이 타버릴 것만 같다. 제가 여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정  진단을 받고 싶

다. 하루에 15개의 약을 먹는다. 약을 먹으면 고통을 여주기 때문이다. 하루만 약을 먹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서 도 히 살 수가 없다. 입의 침도 계속 마르고 도 아 다.  두덩이가 아침 마다 

부풀어 오르고, 압도 아주 높은 편이라고 한다.  (사례#4, 이란, 남, 인도  지 자)

173)  각주 3, pp. 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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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몸이 좋지 않다. 고 압도 있고, 머리도 매일 아 고, 알러지가 있어서 약을 먹고 있으며, 변

비도 심하다. 일주일에 두 번 30분씩 운동을 하지만 충분하지가 않다. 여기에 조 만 오래 있으면 

온갖 병이 다 생길 것 같다. (사례#19, 콩고, 남, 43세) 

여기 보호소 생활이 많이 힘들다. 우리 방에 21명이 함께 지내는데, 무 사람이 많고, 냄새도 많이 

난다. 부분의 사람들은 잠깐 머물다가 떠나기 때문에 청소나 생을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 담요에는 먼지와 냄새가 나며, 환경이 지 분하다. 나는 이곳에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다 

해야 한다. (사례#19, 콩고, 남, 43세)

의 문제 들은 UNHCR지침의 구 된 난민신청자 처우에 한 원칙에 배되며 개

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174) 

IV. 소결
이번 실태조사에서 설문조사나 심층면담에 응답한 난민  구 을 경험한 난민들의 

부분은 본인들이 도주의 험이 없는데 왜 보호소에 구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는 반응이었다. 보호소에 구 되어 있는 난민신청자들의 부분은 불법체류에 한 일제 

단속에서 체포되어 보호소에 구 되어 있었는데 이들  직장주소 등 소재 악이 가능하

고 도주의 우려가 은 경우도 있음에도 이러한 고려 없이 필요 으로 구 하는 것은 피

구 자의 인권침해 뿐만 아니라 구 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할 때 효율 이지 않은 례

임이 분명하다. 구 소의 처우개선도 시 한 문제지만 최  구 결정시 도주 험이나 사

회에 험을 가할지 여부에 한 고려가 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기구 이 가능한 

행 출입국 리법의 개선이 더욱 실한 문제라 할 수 있다. UNHCR지침이 천명한 난민

의 비구 원칙을 거로 하여 도주 험과 공공 험여부를 면 하게 검토하여 최 구

결정을 신 하게 내리고 최 구 이 결정된 이후에도 피구 자의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독립된 기 에서의 구 지속여부에 한 정기 검토를 통하여 극히 

필요한 경우에만 난민을 구 하는 제도  개선이 시 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74)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 피구 자의 처우와 국내 각 외국인보호소의 실태  개선책에 해서

는 국가인권 원회의 ｢외국인 보호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200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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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사회적 처우상 인권실태

Ⅰ. 문제제기
본 편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사회  처우와 련하여 난민에게 인정

되어야 하는 표 인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러한 권리가 한민국에서 법 으로 

그리고 실 으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제는 

난민 인정자와 난민신청자(인도  지 자 포함)에게 일정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우리는 아래의 몇 가지 물음들에 해 먼  답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난민 약은 난민의 사회  처우에 해 어떻게 규정하고 하고 있는가? 상당히 복잡하

게 규정된 난민 약의 난민의 사회  처우에 한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법원은 일 되게 난민 약의 난민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일

지라도 그 사람에게 난민 약의 사회  처우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의 재량이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난민 약의 사회  처우의 법  성격을 재량행 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난민 약의 사회  처우가 재량행 가 아니라 귀속행 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난

민 인정자에게만 용되는 것이지 난민신청자나 인도  지 자에게는 용될 수 없지 않

은가? 과연 국가로 하여  난민신청자나 인도  지 자에 한 사회권 처우를 의무 짓는 

규범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가?

Ⅱ. 사회적 처우의 내용, 법적 성격 및 법적 근거
1. 난민협약의 난민의 사회적 처우에 관한 규정
가. 난민 약의 사회  처우 규정의 특징

난민 약은 제1조에서 난민요건을 규정한 후에 난민인정 차에 해서는 침묵하면서 

난민의 사회  처우에 해 아주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  처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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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특징은 난민의 체류의 성격(단순한 체류, 법 인 체류, 법 인 거주, 상거주)에 따

라 인정되는 사회  처우를 차별화 했을 뿐 아니라, 인정되는 사회  처우에 따라 어느 

정도의 수 (외국인이 일반 으로 리는 우, 가장 유리한 우  최소한 외국인 일반

으로 리는 우, 국민이 리는 우, 가장 유리한 우)으로  처우를 인정할 지에 

해 구분한 것이다. 

나. 난민의 체류 성격에 따라 차별화 된 난민 약상 사회  처우의 내용

난민의 체류 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사회  처우에 한 규정을 보면, ① 체류의 합법성 

여부와 계 없이 단순 체류(simple presence)하고 있는 난민에게는 차별 지(제3조), 종교

(제4조), 재 에 한 근 일반(제16조 제1호), 배 (제20조), 공교육(제22조), 신분증명서 

발 (제27조), 불법 체류하는 난민에 한 벌(제31조), 추방  송환의 지(제33조) 등에 

한 사회  처우를 인정하고, ② 합법 인 체류(lawful presence)를 하고 있는 난민175)에

게는 자 업 종사(제18조), 이동(제26조), 추방(제32조) 등에 한 사회  처우를 인정하

며, ③ 합법 으로 거주(lawful residence)하고 있는 난민176)에게는 결사(제15조), 유 직업

에 종사(제17조), 자유업에 종사(제19조), 주거(제21조), 공공구호(제23조), 노동법과 사회

보장 (제24조), 행정 인 지원(제25조) 등에 한 사회  처우를 인정하며 ④ 상거주자

(habitual resident)인 난민에게는 작권  산업재산권(제14조), 재  제도  법률구조  

소송비용(제16조 제2호)에 한 사회  처우를 인정하고 있다177).

다. 처우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난민 약상 사회  처우의 정도

이 게 인정되는 사회  처우의 정도에 해서는 ① 이동(제26조)에 해서는 일반

으로 신청국에서 외국인이 받는 우와 동일한 우 ② 동산  부동산의 소유권  권

리 취득(제13조), 자 업∙자유업에 종사(제18조, 제19조), 주거(제21조), ∙고등교육 이상

175) 합법 인 체류자는 학생, 방문자 등 단기간 체류할 목 으로 출입국 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

고 입국한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체류기간을 넘어서 체류한 난민신청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Goodwin-Gill and Mcadam,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Oxford｣, pp. 524-525).

176) 거주의 의미에서 비호를 리는 자를 의미하는데,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여행증명서를 발  

받거나, 재입국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합법 인 거주자라는 강한 추정을 받는다

(Goodwin-Gill and Mcadam, supra note, pp. 525-526).

177) Goodwin-Gill and Mcadam, supra note, pp. 5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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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제22조)에 해서는 가능한 한 유리한 우  어떤 상황에도 일반 으로 신청

국이 외국인에게 부여한 것 보다 불리하지 않은 우 ③ 종교(제4조), 작권  산업재

산권(제14조), 재 (법률구조  소송비용 등 포함, 제16조), 배 (제20조), 등교육(제22

조), 공공구호(제23조), 노동법과 사회보장(제24조), 재정 공과 (제29조)에 해서는 신청

국의 국민과 동일한 우 ④ 결사(비정치 이고 비 리 인 결사  노동조합, 제15조), 

유  직업에 종사(제17조)에 해서는 가장 유리한 우178)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 약상 난민에 한 사회  처우의 일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6 체류 자격에 따른 사회적 처우 분류>

일반적인 
외국인이 받는 

대우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 및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받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국민이 받는 대우 가장 유리한 대우

단순 

체류자
 

∙고등교육

(제22조 제2호)

종교 (제4조),

재  일반

(제16조 제1호), 배

(제20조),

등교육

(제22조 제1호) 

합법  

체류자

이동

(제26조)

자 업에 종사

(제18조)

합법  

거주자

자유업에 종사

(제19조) 주거

(제21조)

공공구호

(제23조),

노동법과 사회보장

(제24조)

결사

(제15조), 유 직업

에 종사

(제17조)

상거주자  

작권  산업재산권

(제14조), 법률구조  

소송비용에 한 재

(제16조 제2호)

178) Goodwin-Gill and Mcadam, supra note, pp. 509-523; 김칠 , ‘한국의 난민보호 황  개

선방안’, UNHCR, 국가인권 원회,열린정책연구원, ｢한국에서의 난민보호의 황과 과제｣

(2007.6.20.),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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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난민 약상의 사회  처우를 해야 할 체약국의 법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2. 난민협약의 사회적 처우 이행의 법적 성격
가. 재량행 로 악하는 례의 태도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우리 법원은 난민 약 제12조를 근거로 일 되게 난민신청자

가 난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 습법인 강제송환 지원칙에 따라 박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송환할 수는 없지만, “난민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난민에게 비호를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그 법률상 지 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는 체약국의 주권  결정

사항이다.”라고 하고 있다.

나. 례의 태도에 한 비

- 사회  처우의 이행은 기속행 로 야 함

난민 약은 난민신청자가 난민 약상의 난민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단하는 방법(

를 들어 사법 인 차로 할 것인지, 행정 인 차로 할 것인지, 규문주의를 용할 할 

것인지, 당사자주의를 용할 것인지 등)을 체약국에 임하 을 뿐이지, 난민 약 어디

에도 체약국의 재량에 따라 난민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난민 약에서 규정한 최소한

의 처우(강제 추방 당하지 않을 권리를 비롯한 각종의 법  지  등)를 할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다179).

뿐만 아니라 난민 약은 제12조 이하에서 체약국으로 하여  난민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법  지  등을 인정 “한다 (shall)”고 표 하여 난민에 한 사회  처우

가 법 인 의무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난민의정서 제7조는 난민 약의 강제추방 지(제

33조), 종교의 자유(제4조), 재  받을 권리(제16조 제1호) 등의 규정에 해서는 유보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다른 비호 규정에 해서 여건이 되지 않으면 체약국이 그 이행을 유

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게 약의 일부 조항에 해 유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179) 황필규, 윤치환, 김종철, ‘난민법 제‧개정 논의의 쟁 ’, 서울지방변호사회, ｢난민의 실태와 법

 지 에 한 세미나｣(2008.7.5.), pp. 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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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보를 하지 않은 조항에 해서는 그 이행에 해서 법

인 의무를 지겠다는 것인데 한민국은 제7조 제1항을 제외하고는 유보 없이  약을 

비  하 다. 

한 난민 약상 난민은 세계 난민의 부분을 차지하는 쟁난민과 경제난민, 환경난

민 등을 제외한 5가지의 원인180)에 의한 난민만을 인정하여 이미 그 범 를 축소하 다. 

게다가 난민 약상 난민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사회  처우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경우 일반 으로 외국인이 받는 정도의 우를 규정한 것이어서 

난민에게 사회  처우를 인정하는 것이 그리 큰 부담은 아니다.

례는 난민 약 제12조 제1호, 즉 “난민의 개인  지 (personal status)는 그의 주소지 

국가의 법에 의하여, 는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 된다.”

는 규정을 근거로 난민에 한 사회  처우가 재량행 라고 단하고 있으나, personal 

status를 ‘개인 인 지 ’라고 번역한 것은 오역이며 ‘신분법(친족법)  지 ’라고 번역하

는 것이 마땅하며, 제12조는 난민의 결혼, 이혼, 입양, 친권 등과 같은 신분법(친족법)  

지 (personal status)에 해서는 주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 된다는 취지이지 

난민의 일반 인 법  지 가 체류국의 국내법에 달려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기 때

문에 난민 약 제12조 제1호의 “주소지 국가”의 해석과 련해 난민신청인의 국 국인지 

아니면 체류국인지에 해 논란이 있으며,181) 이스라엘의 경우는  제12조 제1호를 받

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조항을 유보하고 난민 약에 가입한 것이다.182)

따라서 난민 약상 난민에게 난민 약상의 사회  처우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  그 

법률상 지 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에 해서는 체약국의 재량은 없고 난민 약상 

규정된 최소한의 사회  처우를 부여해  법 인 의무만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약상 난민에게 사회  처우를 부여해야 한다고 할 때  난민에는 난민 인정

180) 정치  의견, 종교, 국 , 인종,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181) 스웨덴은 이러한 신분법  지 가 국 법에 의해 규율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Goodwin-Gill and Mcadam, supra note, p. 512, 각주 40).

182) 만일 제 12조가 체약국의 난민비호여부에 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한다면 

이 조항에 한 이행을 유보한다는 것이 센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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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외에 난민신청자나 인도  지 자 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가?

3. 난민신청자의 사회적 처우에 대한 규범적 근거  
가. 난민신청자에 한 사회  처우에 소극 인 이유

난민신청자에게 최소한의 사회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난민신청자는 난

민으로 인정되기 까지는 난민이 아니므로 난민 약상 사회  처우에 한 규정을 용

할 수 없으며, 둘째 난민 약 이외에 난민신청자에게 사회  처우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

하는 다른 규범이 없기 때문에 난민신청자에게 사회  처우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국

가의 재량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난민신청자에게 사회  처우를 인정하게 되면 난민제도

를 남용하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난민신청자의 사회  처우에 한 근거로서의 난민 약

난민 약이 난민신청자의 사회  처우에 해 직 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

이다. 그러나 난민은 난민 차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 받기 이라고 하더라도 난민 약

상의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 한 난민으로 야 한다.183) 뿐만 아니라 난민 약에서는 합

법 으로 거주하는 난민뿐 아니라 단순히 체류하거나 합법 으로 체류하는 난민에 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심지어 난민 약 제33조와 제31조는 난민인정 차를 거치지 않은 

난민에게도 용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 시장 보호를 해 취업을 지한 경우의 

외 규정인 난민 약 제17조 제2호는 난민신청자에게도 용되어 입국한 지 3년이 지나

도록 난민인정 차가 종료되지 않은 자에게는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 한 난민인정 차

가 진행되는 동안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난민 약의 목

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난민 약의 사회  처우에 한 규정 의 일부는 난

민신청자에게도 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184)

183) 이러한 입장은 UNHCR 편람에 잘 표 되어 있는데,  UNHCR 편람 제28조는 “1951년 

약의 난민정의에 포함된 기 을 충족시키는 자는 약상 난민이다. 이러한 상황은 필연 으

로 그의 난민으로서의 지 가 공식 으로 인정되기 이 에 발생한다. 따라서 난민으로서의 

지 의 인정은 그를 난민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으로서 선언하는 것이다. 그가 난민

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184) 난민신청인에게도 용이 가능한 규정의 로는 난민 약 제3조(비차별), 제4조(종교), 제5



- 117 -

다. 난민신청자의 사회  처우에 한 근거로서의 헌법과 기타 국제 약

난민의 사회  처우에 한 규범  근거로 난민 약 외에 헌법  기타 국제법도  살

펴 야 한다.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민의 권리라고 하기 보

다는 인간의 권리로 야 하므로 난민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릴 권리가 있다고 해야 하고, 특히 경제  ∙ 사회   문화  권리에 한 국

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과 아동권리 약은 모든 사람에게 근로의 권리 내지 교육에 

해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체약국은 난민신청자에게  약에 따라 일정한 

사회  처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은 물론이고 사회권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헌법 제37조  사회권 규약 제4조는 그 권리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권 규약 제2조는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범 에서  사회권 규약이 규정한 

권리의 실 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제한 함에 있어서 아무런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7조와 사회권 규약 제4조는 권리를 제한 함에 있어서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한하되 그 제한의 목 이 정당할 것(공공복리, 질

서유지, 국가안정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고185), 같은 규약 제2조는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범 에서 ‘ 진 으로 권리를 실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난민제도의 

남용가능성 방’과 재량권 행사라는 이유로 난민신청자의 사회  처우에 한 권리를 

송두리째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인정 차가 장기화 될수록 진성 난민은 고통이 가

되며, 허  난민은 강제추방 험이 어든 상태에서 장기간 불법 취업이 가능하게 된

다는 에서 난민인정 차를 이 게 장기간 소요되게 한 채로 제도의 남용 가능성 방

을 해 난민신청자에게 사회  처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난민제

도의 남용가능성 방’은 헌법 제37조와 사회권 규약 제4조가 규정한 권리 제한의 목 에 

조(난민 약과 별도의 권리), 제7조(상호주의 면제), 제8조(특별한 조치 면제), 제12조(신분법

 지 ), 제16조(재 에의 근), 제20조(배 ), 제22조(공교육) 등을 들 수 있다(2001. 9. 4. 

Global Consultation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Reception of Asylum-seekers including 

standards of treatment in the context of individual asylum system’ (2001.9.4.), 

EG/GC/01/17)

185) 따라서 일정한 직업에 내재 인 자질을 요구한다거나, 고  공무직의 경우 국 에 따른 제한

을 두거나, 국가의 안 보장과 련되는 일에 해서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취업을 제한하는 정당한 목 이라고 할 것이다(UNHCR, ｢Human Rights and Refugee 

Protection, Self-study Module 5｣, Volume Ⅱ,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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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섭될 수 없다.186) 한 난민신청자에게 사회  처우에 한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

지 않는 것은 헌법 제37조와 사회권 규약 제4조의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말라는 명령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경제 인 수 을 볼 때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범 에서 진 인 

권리 실 을 하라는 같은 규약 제2조의 명령에도 반한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Ⅲ. 사회적 처우와 관련한 난민 등의 기본권 보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민국은 난민 약 등을 기 로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

와 인도  지 자에 해 일정한 사회  처우를 해야 할 법 인 의무가 있다고 할 때, 난

민 등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표 인 기본  권리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설문조사에서는 앞으로 한국정부가 난민신청인  난민인정자에게 체계 인 사회  

지원을 제공한다면 가장 시 한 것 두 가지를 고르라는 질문에 ‘직업소개’가 46.0%로 가

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이 ‘의료보험’으로 30.3%, ‘주거지원’이 27.2%, ‘한국에서의 가

족결합’이 16.4%, ‘한국어 교육’이 11.8%, ‘직업훈련(교육)’이 10.1%의 순으로 나왔다.

<표57 난민 신청인 및 난민인정자에게 가장 시급한 정부지원>
(단 : 명, %)

시급한 정부 지원 빈도 비율
직업소개

노동문제에 한 상담( , 임 체불, 산재 등)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교육)

주거지원

의료보험

각종 법률상담  지원

한국에서의 가족결합

자녀교육

문화 이해에 한 교육

같은 국  사람들과의 만남  교류지원

기타

132

30

34

29

78

87

40

47

24

6

3

12

46.0

10.5

11.8

10.1

27.2

30.3

13.9

16.4

8.4

2.1

1.0

4.2

 

186) UNHCR, ｢Human Rights and Refugee Protection, Self-study Module 5｣, Volume Ⅱ,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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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차에 한 권리는 난민인정 차에서,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에 한 권리

에 해서는 난민구 차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일할 수 있는 권리, 최

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 보장에 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을 권리, 가족결합 내지 가족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 법 인 신분과 증명서에 

한 권리 등을 주로  권리들이 어떻게 제도 으로 그리고 실 으로 실 되고 있

는지 살펴보려고 한다.187) 

1. 일할 수 있는 권리
가. 난민신청자의 경우

(1) 경제 인 지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법 인 취업 지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인정 차가 장기화 되고 있고, 인도  지 자의 경우 박해의 

가능성 때문에 국 국으로 당분간 돌아갈 수 없어 사실상 장기 체류를 인정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채188) 난민신청자와 

인도  지 자에 해 아무런 생계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189). 

난민신청자로서 가장 불편한 것은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보호 일시 해제된 후 외국인등록증

은 없고 보호 일시 해제 허가서를 소지하고 다니는데, 보호 일시 해제 허가서에는 ‘해제기간, 취업

지, 소송 ’이라는 표시가 다 나오기 때문에 다들 기겁을 하여 취업을 할 수가 없다. 보호 일시 

해제를 하고 취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음식을 보여주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지원도 해주

지 않으면서 취업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례#5, 미얀마, 

여, 20 ) 

187) UNHCR은 난민보호에 있어서 가장 요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기본 인 권리들

로서 “생명권, 자유로울 권리와 인간으로서 안 할 권리, 비호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 이며 혹은 굴욕 인 처우나 형벌로부터의 자유, 노  혹인 노 생활로부터

의 자유,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자의 인 체포와 구

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 가정과 가족생활에 한 자의 인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언론과 

표 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공동체의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라고 하고 있다(UNHCR, 

｢난민보호: 국제난민법 이해｣, 2001, p. 16).

188) 게다가 최근에는 난민 소송 인 난민신청자가 취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보호소에 구 을 

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189) 많은 난민신청자나 인도  지 자들이 자신이 일할 수 없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

나 설문 조사 상자 에는 자신이 취업자격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31.0%나 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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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서도 정부로부터 사회  지원을 받은 이 있는지에 한 질문에서는 

93.1%가 ‘없다’고 하 으며 지원을 받은 경우는 6.9%에 불과 하 다190). 

<표58 정부 지원 여부>
(단 : 명, %)

정부지원 여부 빈도 비율
있다

없다

합계

20

268

288

6.9

93.1

100.0

이처럼 난민신청자와 인도  지 자에 한 생계  주거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

은 상황에서는 이들이 합법 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민간 사회로부터 경

제 인 지원을 받는 것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받는 자들은 아주 소수인 것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는데, 157명, 76.4%이 재정 인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고 답하

고, 재정 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 받는 사람이 13명, ‘지인  후원자’

인 경우가 9명, ‘정부보조 ’의 경우는 1명이었다. 

 

<표59 재정지원>
(단 : 명, %) 

재정지원 빈도 비율
정부보조

종교단체

민간단체

지인  후원자

기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

합계

1

13

8

9

7

123

161

0.6

8.1

5.0

5.6

4.3

76.4

100.0

(2) 사실상의 취업과 구직의 어려움

따라서 이들이 생활을 하기 해서는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상  없

이 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상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난민신

190) 한편 난민인정자 에서는 총 24명  8명이, 인도  지 자는 17명  1명이 정부로부터 지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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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후 지 까지 취업한 이 있는 사람이 187명, 80.6%, 그 지 않은 사람이 45명, 19.4%

다. 

<표60 난민신청 후 취업경험>
(단 : 명, %) 

취업경험 빈도 비율

아니오

합계

187

45

232

80.6

19.4

100.0

난민 신청인 자격이라고 말하면 일할 수 없다고 하는 공장이 많다. 내가 난민실에 화하면 ‘일할 

수 있다, 그 지만 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  회사 사장이 화하면 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르바이트 할 때,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단속을 했는데, 내가 난민 신청 이라고 이야기 

하면 (출입국 리공무원이) 일하면 안 되는 사람을 왜 일을 시키냐고 하면서 사장과 싸우는 일이 

있었다. (사례#1, 미얀마, 남, 36세)

그러나 이들은 취업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구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취업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는지에 한 질문에서는 ‘매우 어

려웠다’는 사람이 120명, 56.6%, ‘조  어려웠다’는 사람은 53명, 25.0%로 ‘어려웠다’는 사

람이 체 81.6% 다. 반면 ‘어렵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모두 6명, 2.8% 다.

일자리를 얻어 공장기숙사로 주소를 옮기면 난민실에 주소변경통지를 해야만 했는데, 주소변경통

지를 하면 난민실에서 공장으로 화를 해서 주소를 확인하면서  “난민신청자들은 일할 수 없다”는 

말을 하여 이 말을 들은 사장들은 무서워 바로 우리들을 해고하곤 하 다.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가 

아주 어려웠다. 나 에는 주소를 옮겨도 난민실에 연락하지 않았다. (사례#11, 방 라데시, 남) 

<표61 구직 어려움 정도>
(단 : 명, %) 

어려움 정도 빈도 비율
매우 어려웠다

조  어려웠다

그  그랬다

별로 어렵지 않았다

 어렵지 않았다

합계

120

53

24

9

6

212

56.6

25.0

11.3

4.2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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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해서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이 있는지에 한 질문에

서는 ‘고용안정 센터에 가본 이 없다’는 응답이 162명, 78.6% 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

하 으나 상자가 아니라고 거부당한 경우’가 22명, 10.7%,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안 

된다고 한 경우’가 11명, 5.3% 다. 반면 ‘고용안정 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이 있는 사

람’은 4명, 2.0%뿐 이었는데, 정보에 한 근의 한계와 취업 자격의 부재 때문에 고용

안정센터가  도움이 되지 못하 다. 

노동부에 화도 해 보았는데, 일하면 잡 간다고 했다. 직업을 소개해주는 곳도 가보았는데 G-1

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하 다. 지  동두천에 월세 25만원에 있는데 그 돈을 내기 해서 일을 해

야 하고 그 돈을 제 날짜에 못 내면 주인이 화를 낸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사례#8, 코

트디 와르, 34, 남)

한번은 고용안정센터에 일자리를 찾으러 갔다. 직원이 이 정보는 미얀마 사람을 한 것이 아니라

고 하며 거 했다. ‘미얀마 사람은 안 된다. 당신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만 할 뿐 왜 안 되는

지, 이유가 무엇인지에 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압 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차별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례#18, 미얀마, 남, 50세) 

<표62 고용안정센터의 지원여부>
(단 : 명, %) 

지원 여부 빈도 비율
있다

고용안정 센터에 가본 이 없다

도움을 요청했으나, 상자가 아니라고 거부당했다

그냥 아무런 설명없이 안 된다고 했다

기타

합계

4

162

22

11

7

206

2.0

78.6

10.7

5.3

3,4

100.0

따라서 취업은 주로 친구의 소개로 이루어 졌는데, 재의 직장을 ‘같은 나라 출신의 

친구, 지인의 소개’로 얻었다는 사람이 98명, 44.5%로, 취업의 주된 경로는 같은 나라 출

신 친구, 지인인 것으로 나왔다. 그 외 ‘한국인 는 다른 나라 출신의 친구 소개’는 50명, 

22.7%, ‘NGO, 종교단체의 소개’는 21명, 9.5%, ‘ 고, 직업소개소’를 통한 경우가 20명, 

9.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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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빈도 비율
자 업

교사

농,어민

엔지니어 등 문기술자

요리사

연 인

술인(음악가, 미술가, 시인)

정치인

종교인

학교수, 강사

15

4

4

3

2

1

4

5

5

1

7.0

1.9

1.9

1.4

0.9

0.5

1.9

2.3

2.3

0.5

<표63 현 직장 취업 경로>
(단 : 명, %) 

경로 빈도 비율
고, 직업소개소를 통해

같은 나라 출신의 친구, 지인의 소개

한국인 는 다른 나라 출신의 친구 소개

NGOs, 종교단체 등의 소개

기타

합계

20

98

50

21

31

220

9.1

44.5

22.7

9.5

14.1

100.0

이들의 학력은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학, 학원 이상인 경우가 151명,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 국에서 종사했던 직업도 자 업에 종사한 사람이 91명, 29.7%, 

학생인 경우가 52명, 17%, 교사가 19명, 6.2%, 정치인이 16명, 5.2%, 종교인이 15명, 4.9%

로 나왔는데, 한국에서의 직업은 단순 노무직(건설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59명, 

74.3%로 압도 으로 높게 나왔다. 그 외의 직업으로는 ‘자 업’이 15명, 7.0%, ‘교사’가 4

명 1.9%, 정치인’이 5명, 2.3% 으며 ‘종교인’이 5명, 2.3%로 나왔다. 그리고 ‘무직’인 경

우도 7명, 3.3%로 나왔다.

한국에 와서 일을 계속 했으며 2008. 6.까지 일하 다. 본국에서 목사를 하 으므로 교회에서도 일

할 것이 있었고, 교회 분의 소개로 공장을 소개받아 라스틱 주입공장에서 일하 다. 근로 형태는 

정규직이었으며, 난민신청자가 법 으로 취업자격이 없다는 것은 몰랐다. 한번 일자리를 옮긴 일

이 있었는데 그 때 사업주가 노동부에 알아본 결과 본인이 난민 신청한 것을 알게 되어 해고당한 

이 있다. 보수는 한국인 근로자보다 었다. (사례#13, 나이제리아, 남) 

<표64 난민신청 후 현재까지 가졌던 직업>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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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빈도 비율
학생

문직(통역사, 회계사, 변호사, 의사)

단순노무직(건설업, 제조업)

무직

기타

1

3

159

7

214

0.5

1.4

74.3

3.3

100.0

 

(3) 법 인 취업 지로 인한 열악한 근무조건  추가 인 권리 침해

난민신청자와 인도  지 자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난민

신청자와 인도  지 자가 생계를 해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일단 취업을 

한 이후에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착취 당하기 쉬운 상황에 놓여 추가 인 다른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다191). 

아래에서 소개하는 인도  지 자는 콩고 출신으로 비행기 조종사인 아버지 덕분에 부

유한 어린 시 을 보내었고 학에서는 정치학을 공부했었는데, 한국에서 있었던 8년 동

안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이외의 일자리를 구하기는 힘들고, 일자

리를 구하더라도 언제든지 해고당할 험에 놓여있으며, 장시간 노동을 해도 임 은 

고 차별 이라고 한다. 

8년 동안 부분은 아르바이트로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도 없고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는 상황이

다. 그래서 내 아들을 국으로 보냈다. 여기서 함께 고통 받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1년 동안 

같은 공장에서 일했다. 안산이나 수원에서 건설 장에서 하루 하루 먹고 살았는데 그 다음 날까지 

일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의정부에서 아침 8시부터 녁 8시까지 일하고 80만원 받는다. 내 

아내는 겁이 나서 일을 못한다. 의정부까지 가기 해서 아주 일  일어나는데 4번 늦게 가면 1일

치 월 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3-4시간 밖에 못 잔다. (사례#7, 콩고, 남, 인도  지 자) 

191) 난민신청자들은 취업자격의 부재와 정보에 한 근의 한계 이외에도 난민 신청 자체로 취

업 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난민 신청한 후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 있는 사람이 112명, 47.9%로 나타났다.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악하기 해 난민자격을 

신청한 후 직장에서 당한 어려움을 모두 고르라는 질문에서는 ‘취업자격이 없어서 힘들었다’

는 응답이 61명, 4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이 ‘인터뷰 때문에 결근을 해

야 했다’는 응답이 58명, 38.2%, ‘출입국에서 회사로 화를 해서 고용주가 싫어했다’는 응답

은 24명, 15.8% 다. 그리고 ‘난민신청 한 것 때문에 해고를 당한 이 있는 사람’도 10명이나 

되었다. 



- 125 -

설문조사에서도 이들은 근무 조건은 매우 열악하게 나왔는데, 근로형태와 련해서는 

트타임이 102명, 48.1%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리고 일용직이 42명, 19.8%, 풀타임 한시

직은 15명, 7.1%로 나왔다. 반면 풀타임 정규직은 34명, 16.0%에 지나지 않았다.

<표65 주된 근로 형태>
                                (단 : 명, %) 

근로 형태 빈도 비율
자 업

정규직(풀타임)

한시직(풀타임)

트타임

일용직

기타

합계

12

34

15

102

42

7

212

5.7

16.0

7.1

48.1

19.8

3.3

100.0

트타임으로 일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시간 미만’이 37

명, 18.0%, ‘20시간-30시간’이 20명, 9.7%, ‘30시간-40시간’이 26명, 12.6%로 나왔다. 그러

나 ‘70시간 이상’ 장기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19명, 9.2%나 되었다.

동부천에 2006. 10. 갔다. 거기서 일을 하는 데 어떨 때는 일을 하고 어떤 때는 일이 없다. 직물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 사장님이 출입국 리소에서 오면 간에 일한 만큼 돈을 주고 집에 가라

고 하면서 나 에 화를 주겠다고 하지만 화를 다시 하지는 않는다. 임 을 못 받은 은 없다. 

한 달에 2주 정도 일을 하는데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건설 장에 간다. 그러면 

하루에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번다. (사례#8, 코트디 와르, 34, 남)

<표66 주당 노동시간>
(단 : 명, %) 

노동시간 빈도 비율
20시간 미만

20시간-30시간

30시간-40시간

40시간-45시간

45시간-50시간

50시간-60시간

60시간-70시간

70시간 이상

합계

37

20

26

22

27

21

34

19

206

18.0

9.7

12.6

10.7

13.1

10.2

16.5

9.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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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빈도 비율
3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70만원 이하

8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20만원 이하

12

7

14

23

38

61

37

5.6

3.3

6.5

10.7

17.8

28.5

17.3

한 취업이 매우 불안정 하여, 지난 2년 동안의 직장변경 횟수는 ‘2-3번’이라고 응답

한 사람이 28.7%로 가장 많이 나왔다. 그리고 ‘4-5번’ 옮긴 사람은 25명, 12.8%, ‘6-7번’이

라고 응답한 사람이 19명, 9.7%나왔다. 그리고 ‘10번 이상’ 직장을 변경한 사람도 24명, 

12.3%로 나왔다.

<표67 지난 2년간의 직장변경>
(단 : 명, %) 

변경 횟수 빈도 비율
1번

2-3반

4-5번

6-7번

8-9번

10번 이상

없다

합계

26

56

25

19

8

24

37

195

13.3

28.7

12.8

9.7

4.1

12.3

19.0

100.0

월 여액의 경우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61명, 28.5%, ‘100만원에서 120만원’ 사

이가 37명, 17.3%, ‘70만원에서 80만원’ 사이가 38명, 17.8%로 나왔다. 따라서 월 여액

이 ‘7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에 체의 63.6%가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월 여액이 ‘50

만원 이하’인 경우도 총 33명, 15.4%인 것으로 나왔다.

트 타임으로 일주일에 2-3회 일하고 일당으로 4만원을 받고 있다. 길을 지나다가 삼각지에 있는 

아르바이트 사무실의 고를 보고서 알선 받게 되었다. 한달에 월 은 30 -40만원 정도이다. 한국 

사람들과 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사례#14, 우간다, 남) 

 

<표68 월 급여액>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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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빈도 비율
15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상

합계

17

4

0

1

214

7.9

1.9

0

0.5

100.0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 근로자와 비교하여 여 차이가 나는지에 한 질문

에서는 ‘한국인 근로자보다 게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137명, 64.0% 다. 반면 ‘한국

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 을 받는다’는 사람은 11명, 5.1%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응

답자 체의 30.8%인 66명은 ‘잘 모른다’고 응답하 다 

나는 용 을 한다. 지 까지 15년 동안 용  일을 했다. 그런데 하루 일당이 7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 나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 동료는 하루에 13만원을 받는데 나는 7만원 밖에 

못 받는다. 사장님이 외국인은 7만원 밖에 못 다고 했다. 할 수 없다. 용 을 계속 많이 해서 

이 많이 나빠졌다. 용  일은 많이 힘들다. (사례#9, 이란, 남)

<표69 한국인과의 급여차이 여부>
(단 : 명, %) 

급여차이 여부 빈도 비율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받는다

한국인 근로자보다 게 받는다

한국인 근로자보다 많이 받는다

잘 모른다

합계

11

137

0

66

214

5.1

64.0

0

30.8

100.0

(4)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의 요성

-외국의 입법례를 심으로

난민신청자와 인도  지 자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권

리 자체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어차피 취업을 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

는 자들을 열악하고 차별 인 노동환경에 내몰아 후속 으로 다른 권리를  침해 한다. 뿐

만 아니라 박해 때문에 국 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생계를 

할 수 있는 합리 인 기회를 박탈하고 기본 인 생계수단으로의  근을 막는다면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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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은 고문 방지 약 과 국제 습법인 지하고 있는 잔인하고 비인도 이며 

굴욕 인 처우 내지는 사실 인 강제추방 (de facto refoulement)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

을 것이다192). 

따라서 앞에서 언 한 로 난민 약  사회권 규약193) 등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최

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인정 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권리

를 인정 해야 한다.

그 기 때문에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난민신청자에게 원칙 으로 일할 수 있는 권

리를 주고 있는데, 를 들어 ‘유럽연합의 난민신청자의 사회  처우에 한 최소한의 지

침(Council Directive 2003 laying minimum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 제

13조에서는 “난민신청자가 건강한 삶을 살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 인 지원에 

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난민지 신청을 한 후 1년 이내에 

결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호주는 일반 으로 난민신청자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호주에 입국

한 후 늦게 난민을 신청한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난민인정 차가 6개월 이상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194) 벨기에

는 난민신청자에게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1년 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칙

으로 난민인정 차가 종료할 때 까지는 일할 수 있는 권리가 계속 주어진다. 캐나다는 난

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차가 진행되는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

우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95)덴마크의 경우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신청자로서의 체류

자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게 되면 취업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취

192) UNHCR, ｢Human Rights and Refugee Protection, Self-study Module 5｣, Volume Ⅱ, pp. 

138-139.

193) 사회권 규약 제6조 제1호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

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

기 하여 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고 있다.

194) 한 사법 차가 진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권리는 계속 보장된다.

195) 이러한 권리는 사법심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계속된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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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할 수 있다.196) 뉴질랜드는 난민인정 차가 진행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해서

는 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인정되면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다. 남아 리카 공화국

의 경우 최고법원이 2003년 난민신청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해서는 일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결을 한 후 2004년 법을 개정하여 난민신청자에

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국의 경우 난민신청한 후 12개월이 지나도 최

의 난민인정 차가 종료하지 않으면 취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난민신청자에게 자동 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

여 하는 나라도 있고,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허가를 

하는 나라도 있으며, 처음부터 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나라가 있고, 처음에는 생계지

원을 하다가 나 에 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나라가 있으며, 난민인정에 한 행정

차가 진행되는 동안만 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나라도 있었고, 사법 차가 진행되

는 동안에도 인정하는 나라가 있으나197) 우리나라와 같이 난민신청자에게 아무런 재정

 지원 없이 일할 수 있는 권리마  부인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 볼 수 없다.198)

나. 난민인정자의 경우

난민인정자들이 직업훈련으로 받고자 하는 훈련 내용은 ‘컴퓨터’가 3명, ‘미싱’이 2명, 

‘차량정비’, ‘다문화 등 강사 교육’, ‘요리’ 등을 선택한 사람이 각 1명이었다.

196) 덴마크 이민국에서 기각된 난민신청은 자동 으로 사법기 인 Refugee Appeals Board로 

넘어가는데 이 때에도 난민신청자의 일할 수 있는 권리는 계속 유지된다.

197) 사법 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인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는 난민인정에 

한 행정 차가 사법 차로 진행되는 나라 다.

198) 2008.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입국 리법안 제76조의8 제3항은 법무부 장 은 난민의 

인정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취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을 허

가하면서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난민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삼은 것은 

큰 문제이다. 왜냐하면 일반 인 난민인정 차 조차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같은 법안 제76조의8 제3항은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를 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도  지 자는 

난민인정자에 하는 사회  처우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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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0 난민인정자의 직업 훈련 선호>
(단 : 명, %)

직업훈련 내용 빈도 비율
컴퓨터

미싱

차량정비

다문화 등 강사 교육

요리

기타

합계

3

2

1

1

1

1

9

33.3

22.2

11.1

11.1

11.1

11.1

100.0

소자본으로 할 수 있고 기술훈련으로 할 수 있고 경쟁이 많이 없는 개인사업으로 제과제빵에 심

이 있으며, 강화도 인근에 머인의 고유문화를 살린 민속  비슷한 미니아트센터를 만들어  

사업화하는 등의  련 사업에도 심이 있다. (사례#11, 방 라데시, 남) 

  

난민 인정자들을 해서 우리가 가진 특성에 맞는 기술과 역량을 개발하게 해주었으면 주었다. 공

부하고 싶은 사람들 지원해 주면 좋겠다.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21, 미얀마, 남, 40세) 

난민인정자의 경우는 법 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정보에 근하는 한계와 

언어 인 장벽 내지 인종 인 차별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난민인정

자에게는 국 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학력을 인정하는 것과 아울러 극 인 직업훈련의 

기회와 정보제공을 하여 난민들의 재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 지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한국에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에 입국한

 2003-2004년까지는 부천에 있는 미얀마사람들을 한 쉼터에서 생활했다. 보통 4-5명이 함께 살

았다. 주말이면 쉼터에 40-50명의 미얀마 사람들이 와서 같이 배를 드리고, 밥 먹고, 얘기를 나

면서 주말을 보내다가, 주 이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는데, 그 모임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과 부식은 모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2005-2006년에는 총신 학에서 알고 지내던 

한국인 친구가 외국을 나가는데 집이 비었다고 하면서 1년간 아 트를 빌려줬다. 그래서 1년을 친

구 집에서 생활했고, 2007년 7월부터 교회에서 구로동에 있는 이 집을 얻어주어서 살고 있다. 이 

집은 보증  500만원에 월 15만원을 내고 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보증 을 마련할 목돈이 없어서 

방을 구하기가 무 어렵다. 어도 보증  500만원이 있어야 한다. 한 달을 살기가 어려운데 목돈

을 만들 수가 없다. (사례#18, 미얀마, 남, 50세) 

난민 인정을 받은 후에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그  일자리를 찾는 게 쉬울 뿐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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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은 일자리들도 부분 아르바이트이고, 사업주는 언제든지 우리를 해고를 할 수 있었다. 난민 신

청한 상태와 인정 받는 상태에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사례#18, 미얀마, 남, 50세)

재 이주 방송국에서 일한다. 사회를 보고, 로그램을 제작도 한다. 시사 로그램 이주노동자 

세상이라는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걸 기획한다. 다국어 뉴스 제작 

담당 pd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주 노동 문제 등을 다룬다. 하는 일이 보람 있고 기쁘다.  (사례#17, 

미얀마, 남, 37세) 

2.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는 기본 인 의․식․주에 한 권리  건강에 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난

민인정자뿐 아니라 인도  지 자와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 하는 구체 인 제도에는 기 생활보장제도

와 의료 여제도가 있다. 아래에서는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가  제도의 수 권자가 

되는지에 한 논의를 할 것인데, 그 논의를 시작하기 에 주거 환경과 건강에 한 설

문에 난민들이 한 답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거  건강과 련된 난민들의 상황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주거와 련하여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36.6%로 가장 높게 나왔다. 반면 15.6%는 ‘  어렵지 않은 것’으로, 17.4%는 ‘별로 어렵

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다소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은 19.2%, ‘매우 어렵다’는 사람은 

11.2% 다.

<표71 주거 어려움>
(단 : 명, %)

주거 어려움 빈도 비율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어려움을 느낀다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

합계

43

48

101

53

31

276

15.6

17.4

36.6

19.2

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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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장소에 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상자들이 거주하는 장소로는 129명이 ‘월세 등 

임 주택’에 거주한다고 응답하 으며 그 비율은 43.4% 다. ‘공장기숙사, 음식 , 는 

가게 내의 임시숙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44명, 14.8%, ‘친구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43명, 

14.5% 다. 그리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도 32명으로 10.8% 으며 ‘민간단체가 

운 하는 쉼터’에 거주하는 사람은 9명, 3.0% 다.

<표72 거주 장소>
(단 : 명, %)

거주 장소 빈도 비율
민간단체가 운 하는 쉼터

공장기숙사, 음식 , 는 가게 내의 임시숙소

월세 등 임 주택

호텔, 모텔 는 여

친구집

자택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

기타

합계

9

44

129

4

43

16

32

20

297

3.0

14.8

43.4

1.3

14.5

5.4

10.8

6.7

100.0

재 사무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얼마  까지만 해도 15만원자리 월세에서 생활했는데 생활비를 

약하기 해서 사무실로 옮겼다. 사무실은 연립 주택으로 방 2개가 있다. 방 하나는 사무실로 사

용하고 방 하나는 회의실로 사용하는데 나는 회의실에서 잔다. (사례#17, 미얀마, 남, 37세) 

비록 40%이상의 사람들이 월세 등 임 주택에 거주한다고 하 지만, 주거 조건은 열

악하여 재의 주거조건을 모두 고르라는 질문에 해서는 응답자의 52.7%가 ‘방이 작고 

비좁다’라고 응답하 다. 그리고 ‘환기가 안되고 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3명, 15.2%, 

‘부엌, 화장실 등의 간이 시설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1명, 14.5%, ‘어둡고 냄새가 

나는 경우’는 18명, 6.4%, ‘비가 새거나 바람에 지붕이 내려앉는 등 외부환경이 취약한 경

우’는 15명, 5.3% 다. 반면 ‘부엌, 화장실 등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응답한 사람

은 44명, 15.5%, ‘환기와 채 이 잘 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24명, 8.5%, ‘방이 넓고 크다고 

응답한 경우’는 21명, 7.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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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3 주거 조건>
(단 : 명, %)

주거조건 빈도 비율
방이 작고 비좁다

부엌, 화장실 등의 간이 시설이 불편하다

어둡고 냄새가 난다

환기가 안 되고 하다

비가 새거나 바람에 지붕이 내려앉는 등 외부환경에 취약하다

방이 넓고 크다

부엌, 화장실 등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환기와 채 이 잘 된다

기타

149

41

18

43

15

21

44

24

36

52.7

14.5

6.4

15.2

5.3

7.4

15.5

8.5

12.7

주거는 이주노동자 친구 3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방세는 20만원으로 방은 두 칸이며, 작은 부엌

이 있고, 화장실은 밖에 있는 반지하이다. 환기가 잘 안되며, 어둡고, 냄새가 나서 불편하다. (사례

#21, 미얀마, 남, 40세) 

임 한 경우 한 달에 주거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10만원-20만원’인 경우는  64명으로 

29.9%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그 다음이 ‘21만원-30만원’이 60명, 28.0%, ‘31만원-41만원’

이 32명, 15.0%의 순이었다.

<표74 주거 비용>
(단 : 명, %)

주거비용 비용 비율
10만원 미만

10만원-20만원

21만원-30만원

31만원-40만원

41만원-50만원

50만원-100만원

100만원 이상

무료로 거주

합계

10

64

60

32

9

11

0

28

214

4.7

29.9

28.0

15.0

4.2

5.1

0.0

13.1

100.0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건강/의료와 련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32.2%로 가장 높게 나왔다. 반면 13.1%는 ‘  어렵지 않은 것’으로, 18.7%는 ‘별로 어렵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6%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15.4%는 ‘매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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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재 주거는 월세로 살고 있으면, 4인 가족(아내, 16살 딸, 2살 아들)이 살기에는 좁은 편이다. 한달 

주거비로는 3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다. 의료보험이 안 되니 아 면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진료비가 무 비싸다. (사례#13, 나이제리아, 남) 

<표75 건강/의료 어려움>
(단 : 명, %)

건강/의료 어려움 빈도 비율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어려움을 느낀다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

합계

35

50

86

55

41

267

13.1

18.7

32.2

20.6

15.4

100.0

나는 2001년 만성 신부 증에 걸리게 되었다. 발병 후 재까지 약 8년간 주 3회 투석을 받아 왔는

데 보통 하루에 4시간 - 5시간 정도 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상 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

다. 신장 이식을 받기 해 미얀마에 있는 가족들과 조직 검사를 한 결과 동생이 이식해  수 있

는 조건이 되어, 2008년에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고, 재 이식 수술 비를 비하고 있다. 신장 이

식비용이 1천 2-3백 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 재 경제생활은 좀 많이 어려운 편이다. 집은 부천에 

있는 반 지하 방에서 월 25만원의 세를 내고 있으며, 동사무소에서 월 30여 만원의 정부 지원 을 

받고 있다. 의료보호도 받고 있다. 그러나 월세가 무 비싸서 정부 보조  가지고는 생활할 수 없

기 때문에 미얀마 ** 단체 회원들이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다. 그 지 않으면 도 히 살아가지 못

했을 것이다. (사례#22, 미얀마, 남, 40세) 

나. 난민의 권리로서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권 규약 제11조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당한 식량, 의복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한 당한 생활수 을 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 으

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

각한 국제  력의 본질 인 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 을 확보하기 한 당

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고 있으며199), 같은 규약 제12조 제1호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199) 사회권 원회 일반논평 4호, 7호, 1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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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 의 신체 ․정신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여 의식주에 한 기본 인 권리와 건강에 한 권리가 ‘모든 사람’에

게 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0). 한 제2조 제1호는 “가용 자원”을 사용하여  

권리의 실 을 “ 진 으로” 실 하도록 하기 한 “ 한 수단”을 취하여야 한다고 하

고 있고201), 제3호는 “개발도상국은 인권과 국가 경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 규약에서 인

정된 경제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자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국가 경제뿐 아니라 인권 인 고려를 하도록 하고 있다.202)따라

서 난민신청자에게도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실 의 일환으로서 공공부조에 한 권리

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난민신청자에 비해  난민인정자와 인도  지

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명백하다. 난민 약 제23조는 “체약국은 합법 으로 체류

(lawfully staying)하는 난민에게 공공구제와 공  원조에 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우와 동일한 우를 부여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203) 따라서 최소한 난민인정자와 

인도  지 자에 해서는  공공부조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국민기 생활보장법과 의료 여법의 용 가능성

그러나 와 같이 난민인정자와 인도  지 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우리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5조의2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한민국 국민과 혼인 이거나 혼인 한 후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한민국 국 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수 권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규정

하고 있어 문언 으로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난민인정자라고 하더라도 국

민기 생활보장법상의 수 권자가 될 수 없도록 하 다.204) 의료 여법 역시 수 권자에 

200) 사회권 원회 일반논평 14호 참조

201) 사회권 원회 일반논평 3호 참조

202) 사회권 규약 제4조는  약상의 권리에 한 제한은 그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

도 내에서, ‘오직’ 민주 사회에서의 공공복리증진의 목 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신청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부여할 경우 

더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찾아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난민제도를 남용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권리를 난민신청자에게 제한하는 것은 비록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증진의 목 에 이바지 하기 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화 될 수 없다.

203) UNHCR 집행이사회 결정 104호

204) 그러나 실제 으로 인도  지 자 에 공공부조를 받는 사람은 없었고, 난민인정자 에는 

단 4명 만이 기 생활보장수 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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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규정하고 있는 제3조에 국민기 생활보장수 권자 등이 의료 여수 권자가 되도

록 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가 국민기 생활보장수 권자가 아닌 한 의료 여도 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5조 제2항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여의 부 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 이 정하는 자는 

수 권자로 본다”라고 하고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장 의 재량에 따라서는 난민인정자 뿐 

아니라 난민신청자와 인도  지 자 까지도 기 생활보장수 권자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난민이 기 생활보장수 권자가 되는 경우 의료 여법은 

제3조에서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 자 등이 의료 여의 수 권자가 된다고 하고 

있어 난민은 의료 여의 수 권자가 될 수 있지만205), 그 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료 여

법 제3조의2는 “난민의 지 를 인정받은 자로서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5조의 수 권자

의 범 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 여법상) 수 권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난민인정자로

서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의료 여수 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라. 난민의 건강권 보장의 요성

재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모두 선택하라는 질문에서는 ‘심리

으로 불안하고 답답하다’는 사람이 43명이었고 그 비율은 24.4% 다. ‘우울증’은 17.6%인 

31명, ‘두통, 어지럼증’은 15.9%인 28명, ‘불면증’은 11.4%인 20명, ‘소화불량, 장장애’는 

10.2%인 18명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 의료 여법 제3조 제1항 제9호는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의료 여 수 권자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2조 제

4호는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를  “ 통령이 정하는 자”에 포함시키고 있

으나 의료 여법 시행규칙은 수 권자에 한 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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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6 건강상 문제>
(단 : 명, %)

건강상 문제 빈도 비율
심리 으로 불안, 답답함

우울증

불면증

두통, 어지럼증

빈

소화불량, 장장애

천식, 기 지염

고 압, 당뇨

심 경색. 심증, 가슴통증

기타

43

31

20

28

3

18

7

14

13

64

24.4

17.6

11.4

15.9

1.7

10.2

4.0

8.0

7.4

36.4

이처럼 심리 이고 정신 인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심리치료  상담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한 질문에 해서 172명, 67.7%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 다. 

그러나 지 않은 숫자가 심리치료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 다(43명인 16.9%는 ‘필요

하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이 무 비싸다’고 답하 고, 9.8%는 ‘필요하나 서비스 받을 곳

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 다. 5.5%는 ‘필요하며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응답

하 다.

<표77 심리치료 및 상담 필요 여부>
(단 : 명, %)

심리치료 및 상담필요 여부 빈도 비율
필요하며,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

필요하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이 무 비싸다

필요하나, 서비스 받을 곳을 알지 못한다

필요하지 않다

합계

14

43

25

172

254

5.5

16.9

9.8

67.7

100.0

한국에서는 아기들이 울면 호랑이가 온다 하면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는데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군인들이 온다, 뱅갈 사람이 온다 하면 아이들이 울음을 그쳤다. 항상 억압 속에 살았기 때문에 친

구들 부분 인사할 때 보면 얼굴에 아픔과 슬픔이 있다. 나는 기타를 치거나 문화활동을 통해서 

항상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심리 인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좋겠

다. (사례#11, 방 라데시, 남) 

별다른 심리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워낙 난민인정 차가 길고, 본국에 견디기 힘든 상황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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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국에 온 것이기 때문에 난민들이 심리 으로 안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에서 생활하

면서 생계유지도 힘들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을 것 같다. (사례

#12, 콩고, 남) 

난민의 경우 박해를 받고 국 국을 떠나 오는 과정에서 정신  외상을 입은 사례가 많

으므로 정신 인 외상후 스트 스 치료를 한 폭넓은 의료 여를 제공하여 건강권을 보

장해주는 것이 요하다.

3. 사회 보장에 관한 권리206)

헌법과 개별 사회보장법의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는 “국내

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한 사회보장제도의 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계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상호주의를 채택하는 이유 에 하나는 

외국으로 하여  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도록 압박하는 것인데, 이러한 압박을 통해 실

제로 희생되는 것은 외국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 있는 난민 등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체가 목 이어야 하며 다른 목 을 이루기 한 수단으로 락해서

는 안 되므로 사회보장권에 한 상호주의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조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207) 그런데 상호주의를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은 그 다고 치고 사회보장법의 개

별 계 법령은 난민에 해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가? 

가.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의료보험에 해서는 81.4%인 206명이 ‘어떠한 형태의 의료보험도 없는 것’으로 나타

났고, ‘민간단체가 운 하는 의료공제회’에는 4.7%인 12명이 가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의료보험’에는 4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로부터 무료로 치료를 받

을 수 있는 경우’는 2명이 있었다. 

206) 공공부조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다루었으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기타 

사회보장에 한 권리라고 할 것이다.

207) 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pp.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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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8 의료보험 종류 및 가입여부>
(단 : 명, %) 

의료보험 가입여부 빈도 비율
지역 의료보험

직장의 국민건강보험

민간단체가 운 하는 의료공제회

보험회사의 의료보험

한국 정부로부터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

어떠한 형태의 의료보험도 없다

기타

합계

9

8

12

4

2

206

12

253

3.6

3.2

4.7

1.6

0.8

81.4

4.7

100.0

난민신청한 날로부터 지 까지 6년이 흘 다. 난민신청자, 인도  지 자 비자인 G-1비자로는 취

업도 못하고, 의료보험도 안 된다. 내가 취직하려고 해도 내 외국인등록증만 도 기겁하고 취직을 

안 시켜 다. 의료보험도 용되지 않으니 감기만 걸려도 2-3만원이 넘고, 정신병을 앓고 있는 딸

은 매달 한 번씩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료보험이 없으니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거리에도 불구

하고 우리 사정을 알아서 치료비를 감액해 주는 병원을 다니고 있다. 그래도 교통비 2-3만원을 포

함해서 병원에 한 번 가려면 10만원이 들고, 딸의 병이 재발해서 입원이라도 하는 날에는 입원비

를 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2006년 입원한 것을 3년째인 지 까지 매달 20만원씩 갚고 있다. 

한 번은 군가로부터 독거노인, 무직자, 노숙자를 무료로 도와 다는 병원의 소개를 받고, 딸을 

그 곳 병원에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하루는 딸아이가 울면서 돌아왔다. 바  담당자인 은 사람

이 왜 이런데 왔느냐고 면박을 줘서, 무 민망해서 울면서 온 이 있었다. 난 무 마음이 아

서 다시는 그 병원에 가지 말라고 했다. 나는 딸 때문에 재 의료보험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에 UNHCR로부터 나와 딸을 바로 난민으로 인정해주고, 5천원씩 의료보험료도 내 다는 말

은 들었었는데, 그 이후 난민신청자가 많아져서 끊겼다고 한다. 조선족을 돕는 의료공제 같은 것도 

가입해 봤는데 막상 병원에 가보면 안 해줘서 혜택을  받은 바가 없다. 나는 나보다도 딸(78년

생)이 치료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사례#4, 국, 여, 50세)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  수 있는

데, 같은 법 제9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는 출입국 리

법상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는 출입국 리법상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에서 보건복지

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국민건

강보험법시행규칙 제 45조 제2항은 별표 7에서 F-2-2비자를 가지고 있는 난민인정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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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직장이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는데 반하여 기타 체류자격인 G-1비자를 가지

고 있는 난민신청자나 인도  지 자의 경우에는 (합법 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역가입자도 될 수 없도록 하 다.

<표 79 별표 7-지역가입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제45조제2항관련)>
외국인의 체류자격(기호)

  1. 문화 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 (D-9)

  2.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문직업(E-5), 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

업(E-8), 비 문취업(E-9), 내항선원(E-10) 

  3.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주(F-5)

  4. 방문취업(H-2)

따라서 난민신청자나 인도  지 자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건강에 문제가 생겼

다고 하더라도 재정 인 부담 때문에 쉽사리 병원에 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얼마  디스크 문제가 있어서 수술이 필요하 는데 직업이 없어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부인

이 축해 둔 돈을 상당히 소모하며 상당한 액을 들일 수 밖에 없었던 이 있었다. 의료보험을 

외국인 친구의 것 등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겠으나 어떤 종류의 법  문제도 일으키지 않기 

해서는 그럴 수 없었다. (사례#2, 이라크, 남, 31세) 

직장에 다닐 때는 G-1 이라도 의료보험을 들 수가 있었다. 그 지만 지  아르바이트를 하면 의료

보험 들 수가 없다. 그래서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서 3일치 약 받고 주사 맞아도 3-4만원 정도 

돈이 든다.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손목에 엑스 이를 는데 16만원 들었다. (사례#9, 이란, 남)

의료보험이 없는 난민들은 진료비가 무 비싸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 피조사자 에서 62.6%가 병원이용의 어려움에 해서 ‘진료비가 무 비

싸다’는 을 들었고, 11.3%는 ‘의사와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 7.6%는 ‘병원에 한 

정보가 없다’는 , 6.3%는 ‘직장에서 병가를 내기가 어렵다’는 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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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0 병원이용에서의 어려움>
(단 : 명, %) 

병원이용 어려움 빈도 비율
진료비가 무 비싸다

의사와의 의사소통이 어렵다 

병원에 한 정보가 없다(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겠다

직장에서 병가를 내기가 매우 어럽다

기타

합계

149

27

18

15

29

238

62.6

11.3

7.6

6.3

12.2

100.0

몸은 체 으로 안 좋다. 정신 으로 육체 으로도, 일단 생활이 규칙 이지 못해서 체력이 떨어

지고 있다.  집에서 잠자다가 쓰러진 도 있고, 집회 후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쓰러진 이 

있으나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을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사례#17, 미얀마, 남, 37세) 

따라서 이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분 약국에서 일반 

약을 구입하여 해결하거나 ‘친구나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여’ 해결을 한다고 하 다. 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에 한 물음에 25.2%가 ‘약국에서 일반 약을 

구입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8%는 ‘친구나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여’ 해결하

며, 20.0%는 ‘외국인노동자를 한 무료진료소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

리고 6.8%는 ‘아무런 조치 없이 로 나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참는 것’으로 나왔다. 

<표81 건강문제의 해결방법>
(단 : 명, %) 

해결방법 빈도 비율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는 의료보호를 이용하여 병원에 간다

민간단체가 운 하는 의료공제를 이용하여 병원에 간다

보험회사의 의료보험을 이용하여 병원에 간다

외국인노동자를 한 무료진료소를 이용한다

친구나 지인에게 도움을 청한다

약국에서 일반 약을 구입한다

아무런 조치 없이, 로 나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참는다

기타

합계

8

9

10

50

52

63

17

41

250

3.2

3.6

4.0

20.0

20.8

25.2

6.8

16.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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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 보험의 경우

국민연 법 제126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의 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

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당연히 사

업장 가입자 는 지역가입자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국민연 법 시행령 제111조 제3

호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

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국민연 법시행규칙 제53조와 별표0은 

당연 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기타 체류자격인 G-1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난민신청자와 인도  지 자는 국민연 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는 일응 국민연 에 가입할 수 있으나 국민연 법 제126조 제1항 

단서는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 에 상응하는 연 에 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한민국 국민에게 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사업장 가입과 

련해서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연 의 여와 련해서도 외국인의 본국 법이 한민

국 국민에게  법 제77조 내지 제79조의 반환일시 에 상응하는 여를 지 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 경우만 용하도록 하는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인정자의 국

국이 한민국 국민에게 연 보험 가입과 반환일시  지 과 련해  국민연 법과 같

은 법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  가입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가입한 경

우에도 그 여에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상호주의에 해 난민 약 제7조 제2호는 “모든 난민은 어떠한 체약국의 

역 내에서 3년간 거주한 후에 그 체약국의 역 내에서의 입법상의 상호주의로부터 면

제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규정에 해 한민국이 유보를 하고  약에 가입

을 하 기 때문에 여 히 국민연 법상의 상호주의는 용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2008. 12. 국회 본회를 통과한 출입국 리법개정안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에 

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76

조의 10)라고 하여 어도 난민인정자는 국민연  가입과 지 에 있어서 제한이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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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재해보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 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는 사업장에 용

하도록 되어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외국인의 경우에도 체류자격과 계없이 

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뿐 아니라 난민신청자와 인도  지 자도 실제 

수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난민신청자와 

인도  지 자는 정보 근의 한계와 사업주의 방치로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

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2007년 6월22일 나는 하드 보드의 크고 무거운 책을 포장하고 있었다. 책 한 권의 무게가 약 2킬로 

정도 되는 무거운 책인데 한 박스에 20권이 들어있다. 이런 책 박스를 나르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 날 내가 포장된 박스를 올려놓는 일을 하는 데 에 있던 반장님이 작은 리 트를 몰고 와서 

책을 올리고 있는 포크 리 트의 머리로 (포크 인처럼 생겼는데 아주 작고 날렵하다. 보통 무거

운 책을 운반할 때 사용한다.) 나를 었다. 나는 책을 떨어트리지 않으려고 팔에 힘을 주었는데 

책이 무거워서 무릎 에 떨어트리고 말았다. 당시 무릎과 등이 아 다가 오후에는 어깨가 아 왔

다. 아팠지만 참고 일했는데 다음날은 견딜 수 없이 아 서 회사를 나가지 않았다. 그 후 팔이 

무 아 서 부천에 있는 크리닉에 가서 엑스 이를 었는데 괜찮다고 했다. 의사가 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한의원에 가서 3일간 침을 맞았다. 그래도 통증이 무 심해서 다시 명에 있는 병원

에 갔다. 거기에서도 엑스 이를 더니 에 이상이 없다면서 약을 먹으라고 했다. 나 에 교회에 

계신 분이 병원을 소개해 주어서 수원에 있는 삼성 정형외과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다. 신경과에서 

정  검진을 했는데, 팔목에 신경이 열되었다고 한다. 수술을 받고 재 회복 에 있는데 벌써 

1년이 넘었고 아직도 팔에 감각이 없고, 힘을 쓰지 못한다. 산재가 되는  몰랐다. 동사무소에도 

가 보았고, 교회 사람들도 나를 도와줬는데 산재에 해서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사례#18, 미

얀마, 남, 50세) 

나는 양주시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 아마 그래서 디스크가 생긴 것 같다. 6

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내가 다치자 사장님은 산업재해를 신청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었다. 그러

나 아직까지 휴업 여는 하나도 받지 못했다.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휴업 여를 주려면 통장이 있

어야 한다고 했는데 나는 통장이 없다. 입국할 때 다른 나라 여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권을 빼

앗겨버려서 통장을 만들 수 없다. 사장님이 내 난민 신청 수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부탁해보

았지만 안된다고 했다.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모든 돈을 통장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내게 직  

 수 없다고 했다. 나는 6개월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돈도 많이 빌려 썼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월 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사례#23, 미얀마, 남)

 



- 144 -

라.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법은 원칙 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상실을 사

후에 보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지도를 하는 등 실업을 방하기 

한 각종 방 인 조치들을 제도화하고 있다 208). 그런데  제10조 제5호는 “ 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를 용 제외 근로자로 규정한 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본문과 

제1호에서 거주자격 내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을 

용제외 근로자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난민신청자와 인도  지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의무가입 상 사업의 사업주에 고용된 난민인정자의 경우만 고용보험의무가입

상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마. 범죄피해자구조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범죄피해구조를 규정한 범죄피해자

구조법 제10조는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한다”라고 하여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으나209) 외국인의 체류 자격에 

해서는 아무런 언 이 없다.

따라서 난민신청자, 인도  지 자  난민신청자의 국 국이 한민국 국민에게 범죄

피해구조를 인정하는 보증이 있다면 난민도 범죄피해자구조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다.210)

208) 석, supra note, p. 369.

209) 유럽재 소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있어 상호주의를 취한 랑스의 련 법률이 국 에 따

른 차별이라는 결을 내린 바 있고 이 결의 향을 받아 독일의 범죄피해자보상법은 1993

년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상호주의를 용하지 않도록 개정하 다( 석, supra note, 

p. 423. 각주 6 참조). 

210) 이러한 상호주의에 해 난민 약 제7조 제2호의 외와 우리나라가  조항에 해 유보한 

것 그리고 2008.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입국 립법안에 해서는 앞에서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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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긴 복지지원의 경우

긴 복지지원법 제5조는 “ 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이 긴 하게 필요

한 자”에게 생계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공

공부조제도인데,  법상 긴 상자에 국 이나 체류자격을 규정하지 않아 난민 등에게

도 용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기타 체류자격자는 긴 복지지

원 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난민신청자와 인도  지 자는 실제 인 혜택을 받

지 못하고 있다. 

4. 교육을 받을 권리
가. 난민 약 등의 규정

등교육에 해서 난민 약 제22조 제1호에서는 “체약국은 난민에게 등교육에 

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우와 동일한 우를 부여한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 사회권 규약 제13조 제2호와 아동권리 약 제28조 제1호 가는 “ 등교육은 의무

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등 내지 고등교육에 해서는 난민 약 제22조 제2호에서는 “체약국은 난민에게 

등교육 이외의 교육, 특히 수학의 기회, 학업에 한 증명서, 자격증서  학 로서 외국

에서 수여된 것의 승인, 장학 의 여에 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우를 부여하고, 어

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 하에서 일반 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우보다 불

리하지 아니한 우를 부여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회권 규약 제13조 제2호와 아동권

리 약 제28조 제1호 나 내지 다는 “ 등교육…에 한 모든 아동의 이용  근이 가능

하도록 하며”,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

든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난민 약상의 ‘난민’은 난민신청자와 인도  지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야 

하고 사회권 규약과 아동권리 약의 련 규정 역시 ‘모든 사람’을 권리의 수혜자로 보

고 있을 뿐 아니라, 아동권리 약 제2조는 “당사국은 자국의 할권 안에서… 아동 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  는 기타의 의견, 민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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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는 사회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는 기타의 신분에 계없이 그리고 어떠

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 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난민인정자의 아동 뿐 아니라 난민신청자와 인도  지 자 아동 역시 

차별 없이 권리를 리도록 하고 있다.

나. 국내 련법령의 규정

∙ 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아동이 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학교의 장은 출입국에 한 사실증명 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

로써 입학 차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등학교 교육의 경우에는 난민인정

자 뿐 아니라 난민신청자와 인도  지 자가 보호하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에 한 국

내법  규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난민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 취학

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 등교육법 등에 련 규정이 없어 그것이 권리로 부여되었

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고등교육과 련해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에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 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부 이수한…외국

인”은 별도의 정원으로 입학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규정을 마

련하고 있지 않다.  

다. 난민 본인과 자녀의 교육

난민들이 자신의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등의 교육에 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는 

지에 해서 28.1%가 ‘보통’이라고 답하 고, 24.3%가 ‘다소 어려움’, 23.4%는 ‘매우 어려

움’, 13.6%는 ‘  어렵지 않음’, 10.6%는 ‘별로 어렵지 않음’으로 답하 다



- 147 -

<표82 교육(직업, 고등교육 등) 어려움>
(단 : 명, %)

교육 어려움 빈도 비율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어려움을 느낀다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

합계

32

25

66

57

55

235

13.6

10.6

28.1

24.3

23.4

100.0

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17.5%, 없는 경우는 

82.5% 는데, 자녀의 유무와 계 없이,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이라고 답한 사람이 37.0%로 제일 높게 나왔다. 그리고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17.3% 다. 한편 ‘  어렵지 않은 것’으로 답한 사람은 21.0%, 별로 어렵지 않

은 것으로 답한 사람은 11.1% 다.

<표83 자녀양육과 교육 어려움>
(단 : 명, %)

빈도 비율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어려움을 느낀다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

합계

34

18

22

28

60

162

21.0

11.1

13.6

17.3

37.0

100.0

재 자녀의 교육 상태는 ‘한국인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2명, ‘어린이

집, 놀이방에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명이었다. 한편 ‘어린이집, 놀이방에 보내고 

싶으나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명, ‘학교에 보내야 하나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명이 있었다

재 일하는 곳은 라스틱 공장이다. 아내는 학교에 가므로 딸을 돌볼 사람이 없어 딸을 데리고 

직장에 간다. 작업  딸을 돌보아  사람은 없다. 내 곁에서 그  잠을 잘 뿐이다. 고용주는 딸과 

함께 오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내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딸을 유치원에도 보내고 싶고, 교육도 

받게 해주고 싶다. 하지만 비용이 비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 실이다.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싶다. (사례#3, 수단, 남, 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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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4 자녀의 교육 상태>
(단 : 명, %)

교육 상태 빈도 비율
어린이 집, 놀이방에 다니고 있다

한국인 학교에 다니고 있다

외국인 학교에 다니고 있다

어린이집, 놀이방에 보내고 싶으나 보내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 보내야 하나 보내지 못하고 있다

기타

합계

9

12

0

8

2

9

40

22.5

30.0

0.0

20.0

5.0

22.5

100.0

라. 교육 받을 권리와 한국어 학습의 요성

난민 자신이든 난민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든 교육의 권리 실 을 한 제로 언어 

장벽이 제거 되어야 하는데211), 난민들은 장기간 체류한 사람 조차도 언어와 련해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의사소통과 련해서는 39.4%가 ‘보통’이라고 

답하 다. ‘  어렵지 않은 경우’는 12.1%, ‘별로 어렵지 않은 경우’는 16.3% 다. 그러

나 17.0%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15.2%는 ‘매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은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그 동안 한국어를 배울 기회

가 아직 없었다. 돈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다. (사례#8, 코트디 와

르, 34, 남)

난민인정자/신청자들이 난민에 해 어떤 권리가 있는지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법무부에서 해

줘야 하는 거지만, 그게 힘들다면 NGO에서라도 그런 교육을 해줬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

각한다. 난민인정자/신청자들이 쉽게 물어보고, 쉽게 상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난민인정자/신청

자 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도 많다. 그

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편하게 상담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난민신청

자/난민들은 한국에 오래 살아야 하니까 한국말을 배워야 한다. 난민 인터뷰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어, 한국말 둘 다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통역자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신청 이라도 한국어는 

극 으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나는 한국말을 배우려 몇 번 외국인노동자 센터에 가봤는데 수

이 무 낮고, 시간만 버리는 것 같아서 다시 가지 않았다. 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학비 때문에 

211) UNHCR, ｢Human Rights and Refugee Protection, Self-study Module 5｣, Volume Ⅱ,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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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다니는 경우가 많다. 난민에 해서도 학비를 지원해 주는 학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고 나면 한국에 사니까 우리도 우리 생활을 해결할 수 있고, 한국에 일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한국 학 에서 아시아 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난민의 경우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특별한 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사례#1, 미얀마, 남, 36세)

<표85 의사 소통 어려움>
(단 : 명, %)

의사소통 어려움 빈도 비율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어려움을 느낀다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

합계

32

43

104

45

40

264

12.1

16.3

39.4

17.0

15.2

100.0

한국어 실력 에서 말하기는 42.0%가 ‘보통’이라고 응답하 으며, 29.7%는 ‘잘 못한

다’고, 12.3%는 ‘  못한다’고 하 다. 반면 5.3%는 ‘매우 잘하는 것’으로, 10.7%는 ‘잘 

한다’고 답하여, 잘하는 비율은 합하여 16.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86 말하기>
(단 : 명, %)

말하기 빈도 비율
매우 잘 한다

잘 한다

보통이다

잘 못한다

 못한다

합계

16

32

126

89

37

300

5.3

10.7

42.0

29.7

12.3

100.0

한국어 실력 에서 듣기는 46.1%가 ‘보통’이라고 답하 다. 그리고 23.2%는 ‘잘 못한

다’고, 9.9%는 ‘  못한다’고 응답하여 33.1%가 듣기를 잘 못하는 것으로 답하 다. 반

면 5.5%는 ‘매우 잘 한다’고, 15.4%는 ‘잘 한다’고 응답하여 체 20.9%는 잘 하는 것으로 

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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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7 듣기>
(단 : 명, %)

듣기 빈도 비율
매우 잘 한다

잘 한다

보통이다

잘 못한다

 못한다

합계

16

45

135

68

29

293

5.5

15.4

46.1

23.2

9.9

100.0

한국어 실력  쓰기의 경우는 32.7%가 ‘못한다’고, 33.8%는 ‘  못한다’고 응답하여 

체 66.5%가 쓰기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답하 다. 반면 ‘매우 잘 한다’는 2.1%, 

‘잘 한다’는 4.6%가 응답하여 ‘쓰기’를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체 6.7%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표88 쓰기>
(단 : 명, %)

빈도 비율
매우 잘 한다

잘 한다

보통이다

잘 못한다

 못한다

합계

6

13

76

93

96

284

2.1

4.6

26.8

32.7

33.8

100.0

한국어 실력 에서 ‘읽기’는 응답자의 29.5%가 ‘잘 못한다’에, 32.6%는 ‘  못한다’

에 응답하여 체 62.1%가 읽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잘 한다’는 

3.2%, ‘잘 한다’는 6.0%가 답하여 ‘읽기’를 잘하는 사람의 비율은 8.2%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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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9 읽기>
(단 : 명, %)

읽기 빈도 비율
매우 잘 한다

잘 한다

보통이다

잘 못한다

 못한다

합계

9

17

82

84

93

285

3.2

6.0

28.8

29.5

32.6

100.0

한국어 학습방법에 해서는 38.5%가 ‘혼자 공부한 것’으로 나왔다. 반면 ‘한국인 친구

나 직장동료 등 지인을 통해’ 배운 사람은 33.1%, ‘무료 한국어 교실을 이용하여 배운 사

람’은 9.8%, ‘사립 한국어 학원을 다닌 경우’는 2.5% 다. 

<표90 한국어 학습방법>
(단 : 명, %)

학습방법 빈도 비율
혼자 공부하 다

무료 한국어 교실을 이용하 다

사립 한국어 학원을 다녔다

(한국인 친구, 직장 동료 등)지인을 통해 배움

기타

합계

106

27

7

91

44

275

38.5

9.8

2.5

33.1

16.0

100.0

나는 2008년부터 성공회 학 NGO 학과에서 몇 과목을 청강하고 있다. 1학기에는 3과목을 수강했

고, 이번 학기에는 1과목만 듣고 있다. 공부가 나에게는 휴식이며 의식을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

고 있다. 난민 신청자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친구들도 교육을 받고 싶어 하지만 시

간, 비자의 문제로 공부를 하지 못한다. (사례#17, 미얀마, 남, 37세) 

나는 한국어를 혼자 공부하 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번에 뱅갈 한국어 사 을 사서 공부하고 있

다. 한국 사람들과 자주 커뮤니 이션을 해야 한국말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사례#11, 방 라데

시, 남)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아직 없었

습니다. 그러나 친구에게 어를 배우고는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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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은 청주보호소에서 국사람들이 가르쳐  한 이 부 입니

다.(사례#8, 코트디 아르, 남, 33세)

5.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을 권리
가. 련 출입국 리법 규정의 문제

난민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 인 권리는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이는 난민

약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습법상으로도 인정된 권리이다. 따라서 

난민 약 제32조, 자유권 규약 제13조는 강제추방에 한 엄격한 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출입국 리법 제64조 제3항 단서에서 강제송환 지원칙에 한 외를 규정하

면서 “법무부장 이 한민국의 이익이나 안 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난민 약 제33조 규정 보다 외 인정 범 를 확 시키고, ' 한민국

의 이익이나 안 '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행정기 의 장의 재량으로 

에 한 단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난민인정된 이후에 강제송환 지원칙의 외에 해당한다고 하여 강제

송환한 는 없으나 난민에게 가장 요한 권리 에 하나이고 국제 습법으로 강행규정

이라고 할 것이므로 출입국 리법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사실상 송환을 강제 당하는 인도  지 자의 상황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을 권리와 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도  지 자에 한 

것이다. 인도  지 라는 것은 난민 약에서 규정하는 난민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도  견지에서 상황이 호 될 때까지 체류를 허가한 것으

로 보충  형태의 비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난민에 하는 지 가 인정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에게 고유한 비자를 발 하지 않고 난민신청자와 동일한 G-1비

자를 발 해주어 6개월 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

국에 체류하는 동안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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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지 자는 국 국의 상황이 호  될 때 까지 체류가 보장되지 못한 채 6개월 마

다 비자를 갱신하면서 언제든지 자신이 강제출국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한

다.212) 한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국 국에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실 때문에 사실상 송환을 강제 당하고 있다.

인도  체류자격은 처음에 매 3개월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런데 일반 체류외국인들과 같

은 수창구를 이용해야 하는데, 체류기간연장신청 할 때마다 담당자가 다르니, 내 상황을 반복

으로 설명해야 해서 힘들다. 심지어 ‘아직도 나가지 않고 뭐하느냐.’, ‘계속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고 면박 주는 공무원들이 있다. 같은 조선족들이 뒤에 을 길게 서 있는 상태에서 그런 면박을 당

하고 내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 무 힘들다. 체류기간 연장하러 출입국 리사무소에 가는 것

이 무 싫다. 체류 연장하러 출입국에 다녀 온 날은 하루 종일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한다.   

(사례#4, 국, 여, 50세) 

병원에서 써  서류와 사진을 가지고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아들에게도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애도 6개월 마다 연장을 해야 했다. 그래서 6개월 마다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출입국

에 갔다. 아들은 지  국에 있다. 2006.경에 그 당시 2살 먹은 아들을 국으로 보냈다. 한국에서 

언제 콩고로 보내질지 모르고 생활비도 비싸기 때문에 국에 있는 친구가 신 키우고 있다. 제가 

아들을 국으로 보낼 때 출입국 리사무소에 보내는 이유로 안 과 재정 인 이유를 들었는데, 출

입국 리사무소에서는 그것은 안되고 다른 이유를 라고 하 고 그 지 않으면 허락을 안 해주겠

다고 했다. 며칠  아들과 화 통화를 했는데 국말로 나에게 말을 했다 (사례#7, 콩고, 남).

6. 가족결합 내지 가족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
가. 가족결합 원칙 등의 법 인 근거

가족결합원칙은 난민 약이나 난민의정서에 구체 인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난민의 가족결합을 보장하는 문제의 요성에 하여 UNHCR은 “UNHCR 편람” 제6장 

 UNHCR 집행 원회의 결정213)을 통해서 수 차례 반복하여 지 한 바 있다. 

212) 난민들은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신변안 과 련해서는 ‘  어렵지 않다’

가 30.5%로 제일 높게 나왔으며 반 로 27.6%는 ‘매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와 양극단

인 응답이 높게 나왔다. 그리고 15.9%는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8.8%는 ‘별로 어렵

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한편 이를 국 국이 별로 보면 국출신의 45.0%, 미얀마 출신의 

35.9%, 콩고민주공화국출신의 58.8%. 에티오피아 출신의 75.0%가 신변안 에서 ‘매우 어려움

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13) UNHCR 집행 원회 결정 제9, 15, 24, 84, 85, 88, 104호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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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은 일 이 가족에 한 보호를 선언하고 있고, 자유권 규약에는 가족생활

에 한 보호가 기본  인권으로 규정되어 있어 규약 당사국은 할 내에 있는 자국민 

 외국인에게 차별 없이 이러한 기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아동권리

약은 아동이 일차 으로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도록 보호할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

고 있다. 

출입국 리법 등에 가족결합원칙의 용을 받는 난민가족의 범   가족결합원칙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지만 법무부는 가장이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 가족들에게 동반하여 난

민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으로 인정된 가장의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

는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난민인정자와 인도  지 자의 가족들이 국 국에 있는 

경우 동반하여 난민인정을 받기 한 제로 가족들이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데, 입국 그 

자체가 어렵다고 하겠다.

나. 가족결합원칙과 련하여 난민들이 겪는 어려움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가족 재결합과 련해서는 45.9%가 ‘매우 어려

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제일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다음도 역시 ‘다소 어려움’을 느

끼는 것으로서 21.6%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가족 재결합과 련해서는 67.5%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10.8%는 ‘  어렵지 않은 것’으로, 8.1%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표91 가족 재결합 어려움>
(단 : 명, %) 

가족 재결합 어려움 빈도 비율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어려움을 느낀다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

합계

4

3

5

8

17

37

10.8

8.1

13.5

21.6

45.9

100.0

난민인정자  가족결합을 원하는 경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모두 고르라는 질문

에 ‘한국 사 으로부터 비자 받기가 어려워서’라고 한 응답이 66.7%로 가장 높게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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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비행기 표 구입 등 경제 으로 어려워서’가 16.7%, ‘본국 사정상 여권 발  

등 출국이 어려워서’가 12.5% 다. 반면 ‘별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3% 다.

한국에 입국한 후부터 6년 동안 본국에 있는 남편과 아들도 만나지 못했다. 나는 인도  지 다 보

니 제3국으로 출국도 하지 못한다. 나도 이 게 오랫동안 이산가족이 될  몰랐다. 본국에 있는 

아들과 화통화를 하면, 엄마가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일은 좋은 일이었지만 우리 가족이 왜 이

게 어렵게 살아야 하느냐고 울면서 말할 때 가슴이 무 아 다. 국에서 내과의사로 일하고 있

는 남편도 나 때문에 고 를 많이 겪고 있다. 한국에 탈북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공안이 불러서 조사

를 한다고 한다.  (사례#4, 국, 여, 50세) 

나는 태국 여자와 교회에서 만나 2006년 11월에 결혼했다. 결혼 한 후 내 아내가 2007년 4월에 태

국에 계신 장모님이 아 셔서 잠시 들어갔다가 그 해 9월에 인천 공항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입국

하지 못하고 추방당했다. 그래서 지 까지 거의 2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다. 9월에 인천 공항에 

가서 아내 한번 보겠다고 했지만 거  당했다. 화로 밖에 이야기 할 수 없다. 내 아내가 계속 

물을 흘리며 화하는데 길이 없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출입국 리사무소에 여러 번 다녀왔

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사례#9, 이란, 남)

<표92 난민인정자에게 가족결합을 어렵게 하는 점>
(단 : 명, %)

어려운 점 빈도 비율
비행기 표 구입 등 경제 으로 어려워서

한국 사 으로부터 비자 받기가 어려워서

본국 사정상 여권 발  등 출국이 어려워서

본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이 안 돼서

별 어려움이 없다

기타

4

16

3

1

2

3

16.7

66.7

12.5

4.2

8.3

12.5

우리는 2006년 2월 22일 난민 인정을 받았다. 2007년 딸을 데리고 오기 해서 태국을 갔는데 태국 

사 에서 믿을 수 없다면서 비자 발 을 거 했고, 며칠 동안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를 않았다. 가

족 계 증명서와 난민 신청서를 제출하 는데  서류를 믿을 수 없다고 하 다. 당시 딸은 20살이

었고 결혼하여 아들이 있었다. 한국에 온 이래 곧 방에 딸 사진을 걸어놓고 있다. 딸 하나밖에 

없는데 무척 보고 싶다. (사례#18, 미얀마, 남, 50세) 

그러나 난민 약 제25조는 “난민이 그의 권리행사를 하여 통상 으로 외국기 의 

원조가 필요한 경우 그 기 의 원조를 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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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자국의 기  는 국제기 에 의하여 그러한 원조가 난민에게도 제공되도록 조치

를 취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된 가족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행정

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7. 법적인 신분과 증명서에 대한 권리
가. 난민의 경우 등록과 증명서 발 의 요성

난민의 경우 신분에 해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 받은 권리는 난민에게 있어서 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권리가 보장 받지 못하면 다른 권리 보장까지 을 받기 때문이

다214). 만일 등록이 안되고 증명서가 없다면, 강제 추방 당하지 않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 가족결합에 한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 교육에 한 권리, 이동의 자유에 

한 권리에 모두 향을 미친다.

따라서 난민 약 제28조는 “합법 으로 그 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여행증명서

를 발 하도록 하고 있고(이것은 내국인 보다 난민을 더 유리한 지 에 둔 것이다), 제27

조는 “체약국은 그 역 내에 있는 난민(any refugee)로서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게 신분 증명서를 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215), UNHCR 집행 원회 

결정 제35호는 “신청이 신속히 인정되지 않은 비호신청인은 권한 있는 기 에 의한 결정

이 있을 때까지 추방 혹은 강제송환이 되지 않도록 임시증명서를 제공받을 것을 권고 한

다” 라고 하고 있다.

난민 인정되고 제일 좋은 것은 여행증명서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거다. 여행 증명서 

말고 개인 으로 달라진 건 없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한국정부가 보호하고 있다는 심리  안정감

이 있고 인간이란 생각이 든다. 마음이 편한 건 사실이다. 경제 인 건 여 히 어렵다. (사례#21, 

미얀마, 남, 40세)

난민실에서 난민들한테 난민 인정받은 후에 출입국 가서 외국인 등록증 받으라고 이야기 하면 끝

214) “증명서의 발 을 포함한 한 등록은 난민신청자가 법 , 신체  보호를 받기 제조건이

다” (2001. 9. 4. Global Consultation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Reception of 

Asylum-seekers including standards of treatment in the context of individual asylum 

system’, EG/GC/01/17 참조) 

215) UNHCR 집행 원회 결정 제35, 49호, 91호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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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래서 출입국에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러 가면 (overstay) 범칙 을 내라고 이야기 하고, 난

민이 무엇인지도 이해도 못한다. 난민이 인정되고 나면 최소한 난민실에서 출입국에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출입국 직원들이 난민에 해 알고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민 인정된 이유에

도 련된 체류서류(등록증, 여행증명서등) 등이 늦게 비가 되고, 사  설명이 없어서 답답했다.  

난민 인정받았을 때 왜 여행증명서를 1년만 내주는지 모르겠다. 무 짧다고 생각한다.  (사례#1, 

미얀마, 남, 36세) 

한 자유권 규약 제16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

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고, 제24조 제2호는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

명을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국 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아동권리

약 제7조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시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 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8조는 

“당사국은…국 , 성명  가족 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난민 자녀의 국 의 문제

그런데 이러한 권리와 련하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난민의 자녀의 국 이다. 한

국은 1962년 8월 22일 무국 자 지 에 한 약에 아무런 유보도 하지 않고 가입서를 

기탁하 다. 무려 50년 에 다른 6  인권규약에 가입도 에  약에 가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국 자의 사회  처우에 한 것은 물론 이거니와 무국

자를 확인하는 차를 규율 하는 국내 입법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체류 인 

무국 자를 방치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무국 자 지 에 한 국제 약 반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한민국은 통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국 국에서 

온 난민이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는 무국 자가 되고 와 같은 입법 인 

미비로 인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등록과 련해서는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

록증을 발 받았고, 본인과 같은 국 으로 기재하 다’는 응답자는 7명, ‘자국 사 에

서 출생 등록하 다’는 응답자’와 ‘병원에서 발 한 출생증명서 밖에 없다’는 응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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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6명이었다. 그리고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 받았으나, 무국

으로 기재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명이었다.

가족  딸은 한국 고등학교에 다니며, 한국말을 잘 한다. 아들은 이제 2살인데 외국인 어린이집에 

보내려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아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증만 발 받고 무국 상태이다. (사례#13, 나이제리아, 남) 

<표93 출생등록>
(단 : 명, %)

출생등록 빈도 비율
자국 사 에서 출생 등록하 다

병원에서 발 한 출생증명서 밖에 없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증 발 , 본인과 같은 국 으로 기재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증 발 , 무국 으로 기재

기타

합계

6

6

7

3

9

31

19.4

19.4

22.6

9.7

29.0

100.0

법 인 신분과 증명서에 한 권리와 련되어 문제가 되는  다른 사안은 인도  지

자에게 별도의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에 해서는 강제추방을 당

하지 않을 권리에서 기술하 다. 

Ⅳ. 소결
1. 변경되어야 할 사회적 처우 이행의 법적 성격에 대한 태도
난민 약은 난민의 체류 성격에 따라 인정되는 사회  처우를 차별화하고 있고 사회  

처우의 내용에 인정되는 정도를 구별하고 있지만, 국가는 와 같이 인정되는 사회  처

우를 해야 할 법 인 의무가 있다. 따라서 난민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하여 ‘난민 약상

의 비호를 부여할 지 여부는 재량행 ’라고 단하고 있는 법원의 태도는 바 어야 하며, 

난민인정자에 해 ‘난민 약상의 비호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 된 

새롭게 바  출입국 리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 159 -

2. 난민신청자에 대해 이행되어야 할 사회적 처우
난민신청자의 사회  처우에 한 법  근거는 난민 약뿐 아니라 헌법과 기타 국제 

약 등에서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에게 아무런 사회  처우를 하지 않

는 것은 법하다. 따라서 개정 출입국 리법이 시행되기 이라고 하더라도 난민신청자

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취업을 허가해야 하며(특히 난민 약 제17조 제2호에 따라 

입국한 지 3년이 지나도록 난민인정 차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난민신청자의 “난민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을 

허가하도록 한 개정 출입국 리법은 조건 없이 인정되거나 최소한 “난민신청자의 생계

를 해 필요한 경우”로 개정되어야 한다. 한 난민인정 차 에 취업하 다는 이유로 

외국인 보호소에 구 시키는 행은 즉시 지되야 한다. 

3. 난민인정자에 대해 이행되어야 할 사회적 처우
난민인정자의 경우 난민 약은 공공부조와 사회보장에 해서 내국인과 동일한 우

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인정자는 국민기 생활보장법의 수 권자로 인정되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리도록 해야 하며, 이를 해서 보건복지가족부 

장 은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난민인정자를 기 생활

보장수 권자로 정해야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련해서는 난민인정자가 등교육 이

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 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언어 교육과 직업교육 등 사회

통합을 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 출입국 리법상 폭넓고 모호하게 규정

한 강제추방 지원칙에 한 외 규정을 난민 약 수 에 맞게 개정해야 하며, 실질

인 가족결합 원칙을 해 가장이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 국 국에 머물고 있는 가족을 한

국으로 입국하기 시키기 한 행정 인 지원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출생한 

인정자의 난민 자녀가 무국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최소한 우리가 체약한 무국

자 지 에 한 약에서 규정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 할 것이다. 

4. 인도적 지위자에 대해 이행되어야 할 사회적 처우
인도  지 자에 해서는 기본 으로 난민에 하는 사회  처우를 부여해야 하는 것

이 타당하며, 사실상의 강제추방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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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히 이루어 져야 한다. 우선 인도  지 자에 해 별도의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

다. 한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아울러 국민기 생활보장법  의료 여법의 수 권자로 

인정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일정한 사회보장권을 인정해야 한다. 법무부는 난민에게 인정하는 것과 같이 인도  지

자에게 가족결합원칙을 인정해야 하고 가족이 실제로 결합할 수 있도록 행정 인 지원

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을 권리의 실질 인 보장을 해 최소한의 안

정  체류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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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결 론

본 연구는 6가지 테마(난민요건의 입증 정도, 난민의 사회  처우의 법  성격, 난민인

정 차, 난민신청자에 한 구 , 난민 인정자의 사회  처우, 난민신청자의 사회  처

우)에 하여, 3가지 질문[우리는 어디에 있는가?(실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규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안)]을 하려고 하 다. 난민요건의 입증 정

도와 난민의 사회  처우라는 두 테마에 해서 국내 례와 법무부의 태도를 통해서 우

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려고 했다면, 나머지 네 테마에 해서는 설문조사

와 심층면담을 통해  물음에 답하려고 했다. 그러나 6개의 주제에 해서 모두 헌법과 

난민 약 그리고 기타 국제법  외국의 입법례와 례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

디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려고 했다. 그리고  두 물음에 한 답을 가지고 마지막 물

음, 즉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답하려고 하 다. 아래에서는 본문에서 논의 된  

물음들에 한 답을 테마 별로 간단히 요약하 는데, 마지막 물음에 해서는 각 편과 장

의 소결에서 이미 상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제의 개선 없이 시 히 바꿀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난민요건의 입증 정도
가. 법원도 “박해의 입증책임은 난민임을 주장하는 당사자 측에 있다고 할 것이나, 난

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 원인에 한 충분한 객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 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난민에게 객

 증거자료에 의하여 주장사실 체를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그 진술의 

체 인 신빙성만 수 할 수 있으면 된다 할 것이지만, 이를 해서는 어도 주장사실 자

체로서 일 성과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 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과 상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확인하고는 있다. 하지만 개별 례에서 사실 인정을 하는 것을 보면, 부

분 난민신청자의 국 국 내의 반정부활동이나 그로 인한 박해 주장에 하여는 이를 인

정하고 있지 않는 등 실제로는 다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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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러나 난민요건의 입증 정도에 해난민신청자에 한 박해가능성 단은 ‘더 많

은 가능성(50%이상의 가능성)’ 기 보다도 낮은 ‘합리  가능성’(10%이상의 가능성)'을 

기 으로 하는 것이 선진 난민 비호 국가의 일 된 례이며, 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약에 한 비엔나 약상의 해석 원칙에도 부합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의 난

민인정 차뿐 아니라 법원의 난민인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 경우에도 와 같은 정도의 

입증을 난민신청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2. 난민의 사회적 처우의 법적 성격
가. 법원은 난민 약상의 난민요건에 해당할 지라도 난민 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

에 한 비호를 제공하는 것은 재량사항이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나. 비록 법원이 난민요건에 해당하지만 난민 약상의 비호가 용되지 않는다고 단

한 바는 없지만, 와 같이 난민의 사회  처우를 재량행 로 보는 입장은 난민 약의 명

시 인 태도와 상반될 뿐 아니라, 난민요건을 심사 시 ‘불리할 때는 난민신청인의 이익으

로’의 원칙(benefit of doubt)을 무력화 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법원의 태도는 난민 약상 난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난민 약상의 비호를 부여해야 한

다고 바 어야 한다.

3. 난민인정절차  
가. 여 히 수거부를 하는 사례가 근 되지 않고 있었고, 불법체류기간동안 범칙

을 납부하지 않으면 G-1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었다.  난민신청자들은 법무부나 출입국

리사무소(16.2%)보다는 친구나 지인(28.1%) 그리고 UNHCR(24.2%)을 통해 난민신청 방

법에 한 정보를 얻었는데, 난민신청 과정에서 부분은 법률 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

다(51.5%). 난민신청자들 에는 난민신청서를 수한지 1년이 지나도록 첫 인터뷰 조

차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24.2%), 개 에는 2년 동안 인터뷰를 못한 사람도 있었다. 주

로 인터뷰 하기 1주일 에 화로 통지하나 당일 오라고 하거나(13.1%), 그 다음날 오라

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15.4%). 인터뷰를 마친 후 인터뷰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의 내용에 

한 설명을 듣고 서명한 사람은 체의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47.7%), 나머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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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을 했거나 서명한 도 없는 사람 등이었다.  많은 난민신청

자들이 인터뷰 시에 통역을 요청하지 않았으며(69.5%), 요청하지 않아도 통역을 제공받

은 경우는 아주 었다(11.3%). 난민신청자 에는 신청 한 후 4년이 지나도록 그 신청에 

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난민 신청이 거부된 경우 법무부로부터 난

민신청거부 이유를 서면으로 받은 사람은 반도 안 되었다(44.8%).

나.  가운데 난민 차와 련해서는 난민신청에 한 수 거부를 하는 행은 사라

져야 하고, 난민면담 시 한 통역이 제공되고 변호사  신뢰 계 있는 자와의 동석이 

허용되어야 하며, 난민면담 후 작성된 조서가 진술한 로 기재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 으로 부여해야 한다. 한 난민인정 차에 걸리는 기간을 6개월 내지 1년

으로 단축해야 하며, 난민신청거부 시 실질 인 이유부기를 서면으로 해야한다.

4. 난민신청자의 구금
가. 구 된 경험이 있는 16명 에서 ‘1주일에서 1개월’동안 구 된 사람은 7명(43.8%)

으로 가장 많았고, ‘2개월에서 3개월’동안 구 된 사람이 3명(18.8%), 그리고 ‘1년 이상’ 

장기 구 된 경우도 3명(18.8%) 있었다. 장기 구 자 에는 3년 정도 구 된 난민신청

자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일하다가 단속이 되어 구 된 난민신청자들이 늘어났다. 출입

국 리법상 구  요건인 ‘도주할 우려’는 구  여부를 단할 때 용되지 않고 있으며, 

구 된 자에 한 정기 인 사법심사의 가능성은 없고, 구 의 상한도 없어 강제퇴거명

령이 집행할 수 없으면 무기한 구 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나. 난민신청자의 구 과 련해서는 난민신청자인 경우 안 인 보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보호일시해제를 극 으로 허용해야 하며, 난민신청인이 취업을 하 다는 이유

로 구 시키는 행은 빨리 사라져야 한다. 한 구 시 출입국 리법상의 ‘도주할 우려’

가 있는지 여부가 실질 으로 심사되어야 한다.

5. 난민신청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
가. 난민신청자들은 법 으로 취업이 지되어 있으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숫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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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많았다(76.4%). 이들의 부분은 취업 경험이 있는데(80.6%), 이들은 취업할 수 있는 

법 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구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난민신청자들의 학력

은 학, 학원 이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만(49.5%), 이들은 건설 장에서 일하는 단

순 노무직 종사자가 압도 으로 많았다(74.3%). 이들은 부분 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었고(48.1%), 이직이 잦았는데, 10번 이상 직장을 옮긴 사람도 많았다(12.3%). 월 ‘70만

원에서 120만원’ 사이의 여를 받는 사람이 반 이상이 되었고(63.6%)  월 여액이 ‘50

만원 이하’인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15.4%). 이들의 부분은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 보

다 게 받고 있었다(64.0%). 많은 사람들(40%)이 월세 등 임 주택에 거주하나 주거 환

경은 열악하 다. 일부 사람들은 민간단체가 운 하는 의료공제회에는 가입하고 있었으

나(4.7%), 부분 어떤 형태의 의료보험도 가지고 있는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81.4%). 의

료보험이 없는 이들은 고가의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주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해

결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교유보다는 자녀들의 교육에 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

고, 사회통합 로그램이 무한 상황이므로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 다.

나. 난민신청인의 사회  처우와 련해서는 난민신청자  인도  지 자에게 체류자

격 외 활동으로 취업을 허가하도록 해야 하고, 특히 인도  지 자에 해서 난민에게 인

정하는 것과 같이 인도  지 자에게 가족결합원칙을 인정하고 가족이 실제로 결합할 수 

있도록 행정 인 지원을 해야 한다.

6.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
가. 난민인정자의 경우 기본 으로 국민기 생활보장수 권자가 될 수 없다. 난민인정

자  가족결합을 원하는 경우는 많으나 한국 사 으로부터 비자 받기 어려워 가족들

을 입국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66.7%). 한 출신국의 국 법과 한국의 국 법의 

틈새 때문에 자녀가 무국 자인 사람들이 많았다. 난민인정자의 경우 사회통합을 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특히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 인도  지

자의 경우 별도의 비자가 없고, 일정한 체류 기간도 보장하지 않은 채 일할 수 있는 권

리 마  주고 있지 않고 있었다. 

나. 난민인정자의 사회  처우와 련해서 보건복지가족부 장 은 국민기 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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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난민인정자를 기 생활보장수 권자로 정해야 하

며 언어 교육과 직업교육 등 사회통합을 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 실질

인 가족결합 원칙을 해 가장이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 국 국에 머물고 있는 가족을 한

국으로 입국하기 시키기 해 비자를 발 해 주는 등 행정 인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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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23248 결.

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6526 결. 

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3661 결. 

서울고등법원 2006. 5. 10. 선고 2005 19643 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6 5467 결.

서울고등법원 2007. 6. 27. 선고 2006 21643 결. 

서울고등법원 2007. 9. 4. 선고 2007 1912 결.

서울고등법원 2007. 9. 19. 선고 2007  4355 결.

서울고등법원 2008. 3. 28. 선고 2007 21022 결.

서울행정법원 2001. 8. 16. 선고 99구9990 결. 

서울행정법원 2003. 12. 23. 선고 2002구합23632 결. 

서울행정법원 2005. 8. 18. 선고 2004구합40051 결.

서울행정법원 2006. 1. 26. 선고 2005구합21859 결

서울행정법원 2006. 2. 3. 선고 2005구합20993 결.

서울행정법원 2006. 8. 22. 선고 2005구합39256 결. 

서울행정법원 2006. 12. 12. 선고 2006구합13442 결.

서울행정법원 2007. 5. 29. 선고 2006구합25216 결. 

서울행정법원 2007. 5. 29. 선고 2006구합26240 결.

서울행정법원 2007. 6. 5. 선고 2006구합39703 결. 

서울행정법원 2007. 6. 8. 선고 2006구합26233 결. 

서울행정법원 2007. 6. 26. 선고 2007구합986 결.

서울행정법원 2007. 10. 4. 선고 2006구합37370 결. 

서울행정법원 2007. 11. 20. 선고 2007구합22085 결.

서울행정법원 2008. 1. 16. 선고 2006구합15080 결.

서울행정법원 2008. 1. 22. 선고 2007구합24753 결.

서울행정법원 2008. 5. 14. 선고 2007구합32105 결.

서울행정법원 2008. 5. 29. 선고 2007구합41963 결.

헌법재 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헌법재 소 2001. 4. 26. 선고 99헌가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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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Aguilera-Cota v. I.N.S., 914 F.2d 1375 (9th Cir.1990) (El Salvador).

INS v. Cardoza-Fonseca 480 US 421 (1987).

Maldonado-Cruz v.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883 F.2d 788, p. 792 (9th 
Cir.1989) (El Salvador).

INS v. Stevic 467 US 407 (1984).

3. 국

Adan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1999] 1 AC 293. 

Fernandez v. Government of Singapore [1971] 1 WLR 987.

M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1996] 1 WLR 507. 

Re Gholam Hussain Ershadi-Oskoi (4 May 1993), No. 10120 (I.A.T.) (Iran).

R. v. Secretary of State, Ex parte Duymus, [1994] Imm. A.R. 28, (Q.B.D.) (Turkey).

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Ex parte Jeyakumaran, [1994] Imm. A.R. 45, 
(Q.B.D.) (Sri Lanka).

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ex parte Sivakumaran [1988] 1 AC 958.

Shah and Islam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1999] 2WLR 1015. 

4. 캐나다

Adjei v. Minister of Employment and Immigration [1989] 2 FC 680. 

Ahortor v. Canada, [1993], No. 93-A-237 (F.C.T.D.).

Arrinaji v. Minister for Citizenship and Immigration [2005] FC 773.

Attakora v. Canada, [1983] F.C.J. No. 444 (QL) (Ghana). 

Bains v. Canada, [1993] F.C.J. No. 497 (QL) (Chile).

Begollari v. Minister for Citizenship and Immigration [2004] FC 1340.

Canada v. Ward, [1993] 2 S.C.R. 689, p.751. (S.C.C.) (Ireland, United Kingdom).

Lachowiski v. Canada, [1992] F.C.J. No. 1138 (QL) (Argentina).

Li v. Minister for Citizenship and Immigration [2003] FC 1514.

Mahathmasseelan v. Canada, [1991] F.C.J. No. 1110 (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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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donado v. Canada, [1980] 2 F.C. 302 (F.C.T.D.) (El Salvador).

Mensah v. Canada, [1989] F.C.J. No. 1038 (QL).

Rasaratnam v. Canada, [1991] 1 F.C. 706, 140 N.R. 138 (F.C.A) (Sri Lanka).

Sabaratnam. v. Canada, [1992] F.C.J. No. 901 (QL) (Sri Lanka).

Salibian v. Minister of Employment and Immigration [1990] 3 FC 250.

Sathanandan v. Canada, [1991] F.C.J. No. 1016 (QL) (Sri Lanka). 

Thind v. Canada, [1983] F.C.J. No. 939 (QL) (India). 

5. 호주

Chan Yee Kin v. The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Ethnic Affairs [1989] 169 CLR 379.

Mohammed v.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 [1999] FCA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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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설문지(국문) 
2. 설문지 (영어)
3.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2006. 6. 12.)
4. 국가인권위원회권고문(2008. 1. 28.)
5. 난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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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자   

조 사 장 소 

조 사 일 시 

난민 인권 실태 조사를 한 설문지

2008.

안녕하세요. 희들은 난민 실태조사를 통해 한민국의 난민제도 황과 난민들의 욕구

를 악한 후 난민제도 개선을 한 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난민인정 차와 난민들에 한 사회  처우의 황  난민들의 욕구를 악하기 해서

는 재 한민국에 체류 인 난민신청자, 난민 인정자, 인도  지  체류 허가자를 

상으로 한 본 설문조사가 단히 요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난민제도 개선을 하여 

본 설문지 작성에 극 으로 조해 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각 질문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자신 는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자세한 설명을 덧 붙여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귀하가 답변한 내용은 오직 본 실태조사의 목 을 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인

사항을 포함한 귀하의 모든 개인정보는 난민의 비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로 외부

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바쁘신 에 귀 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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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본 인  상황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➀ 남성 ➁ 여성

2. 귀하의 연령 는 어떻게 되십니까?

➀ 20세 이하 ➁ 21세 - 30세 

➂ 31세 - 40세 ➃ 41세 - 50세

➄ 51세  - 60세 ➅ 61세 이상

3. 귀하의 결혼 여부는?

➀ 미혼 ➁ 기혼

4. 귀하의 출신국가는 어디입니까?

➀ 네팔 ➁ 국 

➂ 미얀마 ➃ 방 라데시 

➄ 나이지리아 ➅ 우간다

➆ 콩고민주공화국 ➇ 코트디부아르

➈ 에티오피아 ➉ 이란 

⑪ 무국 ⑫ 기타_______

5. 한국 내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➀ 서울 ➁ 경기도, 인천

➂ 충청남도 ➃ 충청북도

➄ 강원도 ➅ 라북도

➆ 라남도, 주 ➇ 경상북도, 구

➈ 경상남도, 부산 ➉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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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등학교 ② , 고등학교          ③ 직업학교     

④ 학, 학원 ⑤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음

⑥ 기타 (                                       )

7. 본국에서의 귀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➀ 자 업 ➁ 교사 

➂ 농․어민 ➃ 엔지니어 등 문 기술자

➄ 요리사 ➅ 연 인

➆ 술인 (음악가, 미술가, 시인) ➇ 정치인

➈ 종교인 (승려, 목사, 선교사) ➉ 교수

⑪ 학생 ⑫ 문직(통역사, 회계사, 변호사, 의사)

⑬ 단순노무직 ⑭ 무직

⑮ 기타_____________________   

                     

8. 귀하가 한국에 입국한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➀ 3개월 미만 ➁ 3개월 - 6개월  

➂ 6개월 - 1년 ➃ 1년 - 2년 

➄ 2년  - 3년 ➅ 3년 - 4년 

➆ 4년  - 5년 ➇ 5년  - 10년 

➈ 10년 

9. 입국 시 귀하의 체류 자격은 무엇이었습니까? 

➀ 단기상용(C-2) ➁ 단기종합(C-3) 

➂ 단기취업(C-4) ➃ 문화 술(D-1)

➄ 유학(D-2) ➅ 종교(D-6)

➆ 기업투자(D-8) ➇ 술흥행(E-6)

➈ 연수취업(E-8) ➉ 방문동거(F-1)

⑪ 재외동포(F-4) ⑫ 기타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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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취업(H-1) ⑭ 체류자격 없었음

⑮ 기타____________________

                          

10. 재 귀하의 체류 자격은 무엇입니까?

➀ 난민지  신청자 (G-1)

➁ 난민지  신청자 ( 수증만 소지)

➂ 난민 (F-2)

➃ 인도  체류 허가자 (G-1)

➄ 미등록    

➅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 

  B. 난민 심사 과정과 절차 
 

11. 재 귀하의 난민인정신청  심사 황은 무엇입니까?

➀ 1차 심사 이다.                            ➁ 이의 신청 이다.

➂ 난민 소송 이다.                           ➃ 난민 인정을 받았다.

➄ 인도  지 를 받았다.                       ⑥ 기타_________________

12. 귀하가 한국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이유는 다음  무엇 때문입니까?

 ① 인종                              ② 종교                       ③ 국 (종족)  

  

 ④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⑤ 정치  의견(정치활동)  

 ⑥ 쟁(내 ) 등 폭력사태             ⑦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

13. 귀하가 한국을 비호국으로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한국이 난민에 해서 우호 이라고 생각했다.

  ②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고, 한국은 경유 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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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한국에 아는 사람, 단체가 있어서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려고 했다.  

  ④ 무비자국이거나 비자받기가 쉬워서 한국으로 왔다.  

  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소개인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알선해 주었다. 

  ⑥ 처음에는 다른 목 (노동, 학업) 으로 왔으나, 돌아갈 수 없어서 난민신청을 했다.  

  ⑦ 한국의 민주화 운동 경험을 배우고 싶었다.

  ⑧ 평소 한국의 사회나 문화에 해 많이 들어 한국을 친 하게 느끼고 있었다.

  ⑨ 본국에서 알던 한국 사람이 한국으로 가는 것을 도와주었다.

  ⑩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귀하가 본국의 주변 국가를 비호국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주변국이 더 험하기 때문에   

  ② 본국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안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③ 주변국으로의 이동이 더 어렵기 때문에   

  ④ 주변국들은 난민에 해서 우호 이지 않기 때문에 

  ⑤ 주변국의 입국이 어렵기 때문에 

  ⑥ 기타 (                                       )                            

15. 한국정부의 난민지 신청 차에 한 정보를 어디에서 처음 얻었습니까?

① 법무부, 출입국 리사무소             ② 유엔난민기구(UNHCR) 

③ 민간단체(NGOs)                                  ④ 종교단체

⑤ 친구, 지인                           ⑥ 기타 (                      )

16. 다음  어느 곳에 난민인정 신청서를 수했습니까?

① 서울 출입국 리사무소   ② 인천 출입국 리사무소    ③ 인천공항 출입국 리사무소

④ 수원 출입국 리사무소  ⑤ 의정부 출입국출장소     ⑥ 청주 출입국 리사무소

⑦ 구 출입국 리사무소  ➇ 부산 출입국 리사무소   ➈  출입국 리사무소 

➉ 주 출입국 리사무소  ⑪ 마산 출입국 리사무소   ⑫ 주 출입국 리사무소

⑬ 화성 보호소            ⑭ 청주 보호소             ⑮ 기타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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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한국에 입국해서 얼마가 지난 후 난민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까?

① 입국당시 는 일주일 내에        ② 3개월 이내     

③ 3개월 - 1년 이내                  ④ 1년 - 2년 이내 

⑤ 2년 - 3년 이내                    ⑥ 3 - 5년 이내  

⑦ 5 - 10년 이내                     ➇ 기타____________

18. 난민 신청서를 수한 이후 처음 인터뷰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

습니까?

① 난민신청서를 수 하자마자 바로 인터뷰를 하 다. 

② 1주일 안에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③ 1달 안에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④ 3개월 안에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⑤ 6개월 안에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⑥ 1년 안에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⑦ 1년이 넘었으나 아직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

19. 귀하는 난민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면담 안내를 어떤 방법으로 받았습니까?

① 화                        ② 서면                    ③ e-mail

④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다.                      ⑤ 기타

20. 귀하가 난민 담당 으로부터 면담 안내를 받은 후 출입국 사무소에 출두하

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었습니까?

①  연락을 받은 당일에 오라고 하 다.

②  연락하여 다음 날 오라고 하 다. 

③  연락하여 2 - 3일 후에 오라고 하 다. 

④  연락하여 1주일 정도 후에 오라고 하 다.

⑤  연락하여 2주일 정도 후에 오라고 하 다.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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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차 심사 결과가 나오기 까지 난민 면담 공무원과 몇 번 인터뷰 했습니까?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⑤ 5번                ⑥ 6 - 7번     

⑦ 8 - 9번           ⑧ 10번 이상          ⑨ 아직 한 번도 안했다.        

22. 평균 인터뷰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① 1시간               ②  2시간               ③ 3시간         ④ 4 - 6시간

⑤ 7 - 9시간           ⑥  8시간 이상          ⑦ 기타___________    

23. 1차 심사 내내 동일한 면담 공무원으로부터 인터뷰를 받았습니까? 

① 그 다.

② 아니다. 다른 공무원이 인터뷰를 할 때도 있었다.

24. 난민 신청 수증을 받은 후 1차 심사 결과를 고지 받은 때까지 걸린 기간은 

얼마입니까?

① 1주일 미만                 ② 1주일  - 1개월         ③ 1개월 - 3개월    

④ 3개월  - 6개월                                                     ⑤ 6개월  - 1년           ⑥ 1년  - 1년 6개월 

⑦ 1년 6개월  - 2년           ➇ 2년  - 3년             ➈ 3년  - 4년 

⑩ 4년  - 5년                 ⑪ 5년 이상_________________________       

25. 귀하의 난민신청이 거부된 경우 귀하는 법무부로부터 난민신청거부 이유를 

서면으로 고지 받았습니까? 

① 네                            ② 아니오 ( 26번으로 가세요)

 25-1. 난민 신청 거부 이유를 고지 받은 경우 무슨 언어로 고지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한국어               ②  어               ③ 나의 모국어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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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서면으로 난민 신청 거부 이유를 고지 받았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나의 진술이 일 성이 없다고 했다.

 ② 쟁, 내  등은 난민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③ 본국 상황과 나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④ 나의 박해정도가 미약하다고 했다.

 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⑥ 기타

26. 난민 신청 과정에서 법률  도움을 받았다면,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① 도움을 받은 곳이 없다.           ②  NGO          ③ 무료(공익) 변호사

④ 개인 으로 고용한 변호사      ⑤  교회             ⑥ 기타________________

  C. 이의 신청 과정과 절차

(이의 신청한 사람만 답해주세요.)

27. 이의 신청서를 수한 이후 처음 인터뷰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

습니까?

① 이의 신청서를 수 하자마자 바로             ② 1주일 내  

③ 1주일 - 1개월                               ④ 1개월 - 3개월  

⑤ 4개월 - 6개월                               ⑥ 7개월 - 1년  

⑦ 1년이 넘었으나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 

28. 이의 신청에 한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번 인터뷰 했습니까?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⑤ 5번 이상          ⑥ 한 번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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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이의 신청 심사의 평균 인터뷰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① 1시간                 ②  2시간                ③ 3시간          ④ 4 - 6시간

⑤ 7 - 9시간             ⑥  10시간 이상          ⑦ 기타___________    

 

30. 1차 신청 심사 당시와 이의신청 심사 당시 면담 공무원은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① 그 다.

② 아니다. 다른 공무원이 인터뷰했다.

③ 같은 공무원이 할 때도 있었고, 다른 공무원이 할 때도 있었다.

31. 1차 신청 심사 당시와 이의 신청 심사 당시 인터뷰의 내용이 상이했습니까?

 ① 거의 비슷했다. 

 ② 1차 심사에 한 보충  내용이었다. 

 ③ 1차 심사 시 없었던 새로운 질문들이 많았다. 

 ④ 기타           

32. 귀하가 난민신청에 한 1차 결정에 해 이의 신청을 했다면 이의신청 후 

그 결과가 나오기 까지 걸린 기간은 얼마입니까?

① 1주일 미만                   ② 1주일 - 1개월         ③ 1개월  - 3개월   

④ 3개월 - 6개월                ⑤ 6개월  - 1년          ⑥ 1년  - 1년 6개월 

⑦ 1년 6개월  - 2년             ➇ 2년  - 3년            ➈ 3년  - 4년 

⑩ 4년  - 5년                   ⑪ 5년 이상_________________________   

33. 이의 신청 과정에서  법률  도움을 받았다면,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① 도움을 받은 곳이 없다.           ②  NGO          ③ 무료(공익) 변호사

④ 개인 으로 고용한 변호사      ⑤  교회             ⑥ 기타

34.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행정소송을 한 법률  도움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① 도움을 받은 곳이 없다.           ②  NGO          ③ 무료(공익) 변호사

④ 개인 으로 고용한 변호사      ⑤  교회             ⑥ 기타



- 182 -

  D. 의사 소통 과정 

35. 난민면담 담당 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 습니까?

① 어        ② 한국어        ③불어         ④아랍어         ⑤ 국어  ⑥ 기타

________ 

36. 귀하는 난민 면담을 해서 통역인을 요청하 습니까? 

 ① 통역인을 요청을 하지 않았다. (40번으로 가세요)

 ② 통역인을 요청을 하 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40번으로 가세요)

 ③ 통역인을 요청을 하 고 그 요청이 일부 면담에서는 받아들여졌다.

 ④ 통역인을 요청을 하 고 그 요청이 모든 면담에서 받아들여졌다.

 ⑤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통역인이 제공되었다.

37. 난민 심사 인터뷰를 해 당신의 통역을 지원한 사람이나 기 은 어디입니까?

① 출입국 리사무소   ② 유엔난민기구(UNHCR) 서울사무소   ③ 민간단체(NGOs)  

④ 친구 는 지인     ⑤ 본국 사          ⑥기타 (                      )  

38. 출입국 사무소에 통역인을 요청한 경우, 통역인에 만족하셨습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9.  38 질문에 불만족 내지 매우 불만족이라고 표시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통역인이 나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② 통역인이 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③ 통역인이 내 말을 면담 담당 에게 정확히 달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④ 통역인이 나와 같은 국 의 사람이라서 믿고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없었다. (신변 노출

의 험 때문에)

⑤ 기타 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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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40, 41번 질문은 통역인 없이 인터뷰를 한 사람만 답하십시오)

40. 통역인 없이 난민면담을 한 경우 난민 담당 과의 의사소통이 만족스러우셨습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1. 난민 심사를 여러 차례 한 경우 계속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 습니까? ( 를 들어, 

어를 사용하다가 다음 면담시 한국어를 사용한 경우는 "아니오"라고 답하십시오.)

 ①                     ② 아니오

42. 난민 심사 면담 이후 면담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 습니까?

① 조서의 내용에 해 설명을 듣고 서명을 하 다.  

② 통역인이나 담당 이 ‘진술한 로 있으니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을 하 다.

③ 조서의 내용을 고지 받은 이 없으나, 서명을 하라고 해서 했다.

④ 조서의 내용을 고지 받은 도 없고, 서명한 도 없다

⑤ 기타

43. 난민 심사 의 성별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남성            ② 여성          ③ 남성이 할 때도 있었고, 여성이 할 때도 있었다.

43-1. 난민 심사 의 성별이 귀하의 성별과 다른 이유로 심리 인 불편함을 느끼셨습니까?

 ①             ② 아니오

44. 통역인이 있었다면, 통역인의 성별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남성             ② 여성          ③ 남성이 할 때도 있었고, 여성이 할 때도 있었다.

44-1. 통역인의 성별이 귀하의 성별과 다른 이유로 심리 인 불편함을 느끼셨습니까?

 ①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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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난민신청과정에서 귀하에 한 난민면담 담당 의 태도는 체로 어떠하 습니까?

① 매우 좋았다.                ② 좋았다               ③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④ 나빴다.                     ⑤ 매우 나빴다

46. 난민신청서 수 과정 시 발생한 상황에 해서 모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속하게 처리해 주어서 만족하고 있다.  

 ② 차에 한 한 설명이나 안내 없이 서류 수만 해주었다.

 ③ 난민 신청 상자가 아니라면서 수를 거부했다.   

 ④ 난민 신청하지 말고 본국이나 제 3국으로 갈 것을 권유하 다.

 ⑤ 여러 자료들의 제출을 요구하 다. 

 ⑥ 신청서를 재작성하라거나 벌 을 내고 오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수를 지연시켰다.

 ⑦ 기타

 E. 구금된 경험 

* 구 된 경험이 있는 사람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7. 귀하가 구 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서울 출입국 리사무소      ② 인천 출입국 리사무소       ③ 인천공항 출입국 리사무소

④ 수원 출입국 리사무소     ⑤ 의정부 출입국출장소         ⑥ 청주 출입국 리사무소

⑦ 구 출입국 리사무소     ➇ 부산 출입국 리사무소      ➈  출입국 리사무소 

➉ 주 출입국 리사무소     ⑪ 마산 출입국 리사무소      ⑫ 주 출입국 리사무소

⑬ 화성보호소                ⑭ 청주보호소                 ⑮ 기타_____________________  

48. 귀하가 구 된 기간은 얼마동안입니까?

① 1주일 이내                 ②  1주일  - 1개월            ③ 2개월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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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개월  - 6개월             ⑤ 7개월 - 1년           ⑥ 1년 - 1년 6개월      

⑦ 1년 6개월 이상            

49. 귀하가 구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기록하여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0. 귀하는 보호소 등의 구 시설에서 난민신청을 하셨습니까? 

   ①                     ② 아니오

51. (구 상황에서 난민신청을 했을 경우) 구 으로 인하여 난민신청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면 간단히 서술하여 주십시오.

① 난민신청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② 보호소에서는 난민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다. 

③ 난민신청서를 작성했으나 수시켜 주지 않았다. 

④ 난민신청서를 요청했으나 신청서를 주지 않았다.

⑤ 난민신청 차에 해 아무런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 

⑥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 다.

F.  직업, 노동 조건 및 수입

52. 귀하는 재 취업 이거나 난민신청 후 지 까지 취업하신 이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66번으로 가세요)

53. 난민 신청 후  총 취업기간은 얼마입니까?

➀ 3개월 미만                     ➁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➂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➃ 1년 이상 - 2년 미만

➄ 2년 이상 - 3년 미만            ➅ 3년 이상 - 4년 미만

➆ 4년 이상 - 5년 미만            ➇ 5년 이상 - 10년 미만

➈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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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난민 신청 후 주된 근로 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자 업        ② 정규직(풀타임)             ③ 한시직 (풀타임)             ④ 트타임 

⑤ 일용직      ➅ 기타 (                               )

55. 주당 평균 몇 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까?   

➀ 20 시간 미만                        ➁ 20시간 - 30 시간 

➂ 30 시간 - 40시간                   ➃ 40시간 - 45 시간 

➄ 45 시간  - 50 시간                 ➅ 50시간  - 60 시간 

➆ 60 시간  - 70 시간                 ➇ 70시간 이상

56.  난민 신청자 는 인도  지 자는 법 으로 취업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법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② 법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모른다.

57. 취업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습니까?

➀ 매우 어려웠다.                 ➁ 조  어려웠다.

➂ 그  그랬다.                   ➃ 별로 어렵지 않았다.

➄  어렵지 않았다.     

58. 난민신청을 한 것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떤 향을 미쳤습니까?

➀ 정 인 향을 미쳤다.                 ➁ 부정 인 향을 미쳤다.

➂ 별 상 이 없었다.         

59. 재 직장은 어떠한 경로로 구했습니까?

① 고, 직업소개소를 통해

② 같은 나라 출신의 친구, 지인의 소개

③ 한국인 는 다른 나라 출신의 친구, 지인의 소개

④ 민간단체(NGOs), 종교단체 등의 소개

⑤ 출입국 리사무소의 소개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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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취업을 해서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이 있습니까?

➀ 있다                      ➁ 고용안정 센터에 가본 이 없다 

➂ 도움을 요청했으나, 상자가 아니라고 거부당했다.                

➃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안 된다고 했다. 

⑤ 기타 (                 )

61. 지난 2년 동안  몇 번이나 일자리가 바 었습니까?

➀ 1번                         ➁ 2 - 3번                     ➂ 4 - 5번    

➃ 6 - 7번                     ➄ 8 - 9번                     ➅ 10번 이상

62. 귀하의 한 달 여는 얼마입니까?

➀ 30만원 이하                      ➁ 40만원 이하  

➂ 50만원 이하                      ➃ 70만원 이하

➄ 80만원 이하                      ➅ 100만원 이하

➆ 120만원 이하                     ⑧ 150만원 이하 

⑨ 200만원 이하                     ⑩ 300만원 이하 

⑪ 300만원 이상

63. 귀하의 여는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 근로자 비해 여의 차이가 납니까?

➀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받는다.       ② 한국인 근로자보다 게 받는다.   

③ 한국인 근로자보다 많이 받는다.         ➃  잘 모른다.

64. 귀하는 난민신청 이후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 65번으로 가세요)

64-1. 난민 신청으로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인터뷰 때문에 결근을 해야 했다. 

➁ 출입국에서 회사로 화를 해서 고용주가 싫어했다. 

➂ 취업자격이 없기 때문에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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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난민 신청 한 것 때문에 해고를 당한 이 있다.

➄ 기타 (                          )

65. 난민 신청 후 재까지 가졌던 직업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➀ 자 업                         ➁ 교사 

➂ 농, 어민                        ➃ 엔지니어 등 문 기술자

➄ 요리사                         ➅ 연 인

➆ 술인 (음악가, 미술가, 시인)    ➇ 정치인

➈ 종교인 (승려, 목사, 선교사)     ➉ 학 교수, 강사

⑪ 학생                          ⑫ 문직(통역사, 회계사, 변호사, 의사)

⑬ 단순노무직(건설업, 제조업)      ⑭ 무직

⑮ 기타_____________________   

  

66. (본 문항은 난민인정자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귀하는 직업훈련(교육)을 받기 

원하십니까? 만약 직업훈련을 받기 원한다면 그 종류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➀ 컴퓨터                     ➁ 제과제빵 

➂ 미싱                       ➃ 차량정비

➄ 꽃꽂이                     ➅ 다문화 등 강사 교육

➆ 웹디자인/웹 로그래       ➇ 외국어 통번역  강사

➈ 요리      ⑩ 보일러 정비

⑪ 건축인테리어     ⑫ 실내디자인 

⑬ 그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7. 귀하가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➀ 정부 보조           ➁ 종교단체  

➂ 민간단체              ➃ 지인  후원자

➄ 기타 ➅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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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주거   의료

68. 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 민간단체 등이 운 하는 쉼터

② 공장 기숙사, 음식  는 가게 내의 임시숙소

③ 월세 등 임 주택

④ 호텔, 모텔 는 여

⑤ 친구 집     

⑥ 자택 

➆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 

➇ 기타 (                                 )

69. 재 귀하의 주거 조건은 어떻습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오.

➀ 방이 작고 비좁다                           

➁ 부엌, 화장실 등의 간이 시설이 불편하다.  

➂ 어둡고 냄새가 난다.      

➃ 환기가 안 되고, 하다.

⑤ 비가 새거나 바람에 지붕이 내려앉는 등 외부환경에 취약하다. 

⑥ 방이 넓고 크다. 

➆ 부엌, 화장실 등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➇ 환기와 채 이 잘 된다.                       

⑨ 기타 (                  )

70.  (임 한 경우) 한 달에 주거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➀ 10만원 미만                              ➁ 11만원  - 20만원  

➂ 21만원 - 30만원                         ➃ 31만원 - 40만원 

⑤ 41만원 - 50만원                         ⑥ 50만원 -100만원 

➆ 100만원 이상                             ➇ 무료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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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주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나쁨

⑤ 매우 

나쁨

A) 육체적 건강

B) 정신적 건강 

71. 귀하의 재 건강 상태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72. 귀하가 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 내용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➀ 심리 으로 불안, 답답함.   ➁ 우울증    ➂ 불면증  

➃ 두통, 어지럼증.       ⑤  빈      ⑥ 소화불량, 장장애

➆ 천식, 기 지염,         ➇ 고 압, 당뇨   ⑨ 심근경색, 심증, 가슴통증

⑩ 기타 (                   )

73. 심리 치료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며,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   

② 필요하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이 무 비싸다.

③ 필요하나, 서비스 받을 곳을 알지 못한다.

④ 필요하지 않다.

74. 귀하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다음  하나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① 지역 의료보험

② 직장의 국민건강보험 

③ 민간단체에서 운 하는 의료공제회

④ 보험회사의 의료보험 

⑤ 한국 정부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어떠한 형태의 의료보험도 없다

⑦ 기타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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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우 잘 

한다
② 잘 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못한다

⑤ 전혀 못 

한다

A) 말하기

B) 듣기

C) 쓰기

D) 읽기

75.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①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는 의료보호를 이용하여 병원에 간다.

② 민간단체가 운 하는 의료공제를 이용하여 병원에 간다.

③ 보험회사의 의료보험을 이용하여 병원에 간다.

④ 외국인노동자를 한 무료진료소를 이용한다.

⑤ 친구나 지인에게 도움을 청한다.

⑥ 약국에서 일반 약을 구입한다.

⑦ 아무런 조치 없이, 로 나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참는다.

➇ 기타 (                                                          )              

76. 한국에서 병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① 진료비가 무 비싸다.

② 의사와의 의사소통이 어렵다.

③ 병원에 한 정보가 없다. (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겠다)

④ 직장에서 병가를 내기가 매우 어렵다.

⑤ 기타 (                                                    )

H.  일상생활  사회  지원

77.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되는 칸에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2 -

항목
①  

어렵지 않다.

② 별로 

어렵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어려움을 

느낀다.

⑤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

A) 주거

B) 건강/의료

C) 의사소통(언어)

D) 교육(직업, 고등교육 등)

(E) 가족재결합

(F)  자녀양육과 교육

G) 신변의 안 문제

    (본국으로부터의 )

H) 불안정한 체류자격

     (강제추방의 두려움) 

78. 귀하는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① 혼자 공부하 다.           ② 무료 한국어 교실을 이용하 다.

③ 사립 한국어 학원을 다녔다. ④ (한국인 친구, 직장 동료 등) 지인을 통해 배웠다. 

⑤ 기타 (                          )

79.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를 다음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칸에 

✔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80. 귀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습니까? 

① 한국에 같이 체류하고 있는 가족

② 같은 나라 출신의 친구들

③ 한국인 친구들

④ 다른 나라 출신의 친구들 

⑤ 민간단체, 종교그룹 등 지원단체들 

⑥ 유엔난민기구(UNH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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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출입국 리사무소/법무부 

⑧ 도와주거나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 

⑨ 기타 (                           ) 

81. 정부로부터 사회  지원을 받은 이 있습니까? 

① 있다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없다

82. 앞으로 한국정부가 난민신청인  난민에게 체계 인 사회  지원을 제공한다면, 다

음의 항목  가장 시 한 것 두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① 직업소개

② 노동문제에 한 상담( , 임 체불, 산재보상 등)

③ 한국어 교육

④ 직업훈련(교육)

⑤ 주거지원

⑥ 의료보험

⑦ 각종 법률상담  지원

⑧ 한국에서의 가족결합

⑨ 자녀교육

➉ 문화 이해에 한 교육

⑪ 같은 국  사람들과의 만남  교류 지원

⑫ 기타 ____ 

I.  가     족

83. (난민인정자 ) 가족 결합을 원하는 경우, 어떠한 어려운 이 있는지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비행기 표 구입 등 경제 으로 어려워서

② 한국 사 으로부터 비자 받기가 어려워서 

③ 본국 사정상 여권 발  등 출국이 어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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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이 안 되서 

⑤ 별 어려움이 없다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4. 귀하는 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더 이상의 질문이 없습니다)

85. 귀하 자녀의 교육 상태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어린이 집, 놀이방에 다니고 있다 

② 한국인 학교에 다니고 있다 

③ 외국인 학교에 다니고 있다   

④ 어린이집, 놀이방에 보내고 싶으나 보내지 못하고 있다

⑤ 학교에 보내야 하나 보내지 못하고 있다.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

86.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출생을 등록하 습니까? 

① 자국 사 에서 출생 등록하 다. 

② 병원에서 발 한 출생증명서 밖에 없다.

③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 받았고, 본인의 국 과 같은 국 으

로 기재되었다.

④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 받았으나, 무국 으로 기재되었다.

⑤ 기타

  설문에 끝까지 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은 난민 신청자․

인정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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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done by   

Place of Survey

Date of Survey

Survey on the Human Rights Condition 
of Asylum Seekers and Refugees

in the Republic of Korea
2008.

This survey is prepared for the analytical research on the human rights condition of 

asylum seekers and refugees in Korea, so as to make a contribution to improving the 

refugee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To do this, it is essential to conduct a 

survey from  refugee claimants, recognized refugees, and refugees with humanitarian 

status living in Korea to accurately understand their  present condition in Korea. 

Therefore, we sincerely ask for your cooperation in helping improve Korean refugee 

policies by taking part in this survey. 

Please read the question carefully and mark on the answer that best describes you or 

your situation. Further explanation or elaboration will be greatly appreciated when 

necessary. Your responses will be used only for the purpose of this survey, and your 

personal information will not be divulged elsewhere. W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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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ic Personal Information

1. Gender

➀ Male         ➁ Female

2. Age

➀ Under 20             ➁ 21 - 30 

➂ 31 - 40                    ➃ 41 - 50

➄ 51  - 60             ➅ Over 61

3. Marital Status

➀ Single            ➁ Married

4. Country of origin

➀ Nepal          ➁ China 

➂ Myanmar        ➃ Bangladesh 

➄ Nigeria     ➅ Uganda

➆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➇ Republic of Cote d’Ivoire

➈ Ethiopia             ➉ Iran 

⑪ Stateless                 ⑫ Other_______

5. Current address in Korea  

➀ Seoul                    ➁ Gyeonggi-do , Incheon

➂ Chungcheongnam-do      ➃ Chungcheongbuk-do

➄ Gangwon-do                ➅ Jeollabuk-do

➆ Jeollanam-do, Gwangju      ➇ Gyeongsangbuk-do, Daegu

➈ Gyeongsangnam-do, Busan    ➉ Jej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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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hat was your highest academic level achieved?  

① Elementary school         ② Middle / High school         ③ Vocational school  

   

④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⑤ No formal education

⑥  Others (Please specify:                                              )

7. Occupation (most recent in your home country):

➀ Self-Employed               ➁ Teacher 

➂ Farmer, Fishermen     ➃ Engineer

➄ Cook                  ➅ Entertainer or technician with special knowledge

➆ Artist (musician, painter, poet) ➇ Politician

➈ Religious Worker (monk, priest, missionary)   ➉ Professor, lecturer

⑪ Student                    ⑫ Professional (Interpreter, accountant, lawyer, doctor)

⑬ Simple Laborer   ⑭ Unemployed

⑮ Other_____________________   

                     

8.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arrived in Korea?                      

➀ Less than 3 months         ➁ 3 - 6 months  

➂ 7 months  - 1 year                    ➃ 1 - 2 years 

➄ 2  - 3 years                     ➅ 3 - 4 years 

➆ 4 - 5 years                      ➇ 5 - 10 years 

➈ More than 10 years

9. Upon arrival, what was your sojourn status?  

➀ short term business(C-2)                ➁ short term visitors(C-3) 

➂ short term employment(C-4)             ➃ culture/art(D-1)

➄ student (D-2)                      ➅ religious workers(D-6)

➆ treaty investors(D-8)                  ➇ arts and entertainment(E-6)

➈ training(E-8)                      ➉ visiting and joining families(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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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ethnic Koreans from overseas(F-4) ⑫ others (G-1)

⑬ working holiday(H-1)               ⑭ no legal status 

⑮ none of the visas above____________________

                          

10. What is your current legal status in Korea?

➀ Refugee applicant (G-1)

➁ Refugee applicant (Receipt of application in possession only)

➂ Refugee (F-2)

➃ Humanitarian Status  (G-1)

➄ Not registered   

➅ Others _______________________ 

  B.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ss  

11. What is your current status under asylum procedures?

➀ Application(First Instance) in Process            ➁ Appeal in Process

➂ Lawsuit in administrative/high/supreme courts in process

➃ Recognized refugee

➄ Humanitarian status                     ⑥ Others_________________

12. What was your reason of seeking asylum?  

 ① Race               ② Religion               ③ Nationality    

 ④ Membership in a particular social group    ⑤ Political opinion     

 ⑥ War (civil war), riot, or acts of violence   ⑦ Others_______________________

13. What was your reason to choose Korea for the country of asylum?  

  ① I believed Korea is open-hearted to asylum seekers and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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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I wanted to apply for asylum in other country. Korea was a transit country.  

  ③ I had acquaintances (person or organization) in Korea. 

  ④ It was easy to get the entry visa to Korea or no entry visa was required to  

    enter Korea.

  ⑤ It was not my choice. An immigration broker recommended Korea.

  ⑥ I came to Korea for other purposes at the beginning (such as migrant worker, 

student). However, I could not return to my home country.    

  ⑦ I wanted to learn about the democratic movement in Korea.

  ⑧ I was familiar with Korean culture and society.

  ⑨ A Korean acquaintance in my home country helped me come to Korea.

  ⑩ Other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What was your reason for not choosing neighboring countries as a country of asylum?

  ① Neighboring countries are more dangerous.   

  ② I thought it would be safer to get as further away from my home country. 

  ③ It is more difficult to enter neighboring countries.   

  ④ Neighboring countries are not open-hearted to asylum seekers and refugees.

  ⑤ It is not easy to get entry visas to neighboring countries.

  ⑥ Others (                                       )                            

15. Where did you obtain the information on asylum procedures in Korea?

① From Ministry of Justice / Immigration offices ② From UNHCR Office

③ From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④ From religious organizations

⑤ From friends, acquaintances        ⑥ Others (                      )

16. Where did you file your asylum application?  

① Seoul Immigration Office  ② Incheon Immigration Office ③ Incheon Airport 

Immigration Office ④ Suwon Immigration Office ⑤ Euijeongbu Immigration Office  

⑥ Cheongju Immigration Office ⑦ Daegu Immigration Office ➇ Busan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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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➈ Daejeon Immigration Office ➉ Gwangju Immigration Office ⑪ Masan 

Immigration Office ⑫ Jeonju Immigration Office ⑬ Hwasung Detention Center  ⑭ 

Cheongju Detetion Center ⑮ Other______________________

17. How long after arrival in Korea did you apply for refugee status?

① Upon arrival or within a week of arrival    ② Within 3 months     

③ 3 months - 1 year                 ④ 1 year - 2 years 

⑤ 2 year - 3 years                   ⑥ 3 years - 5 years 

⑦ 5 years - 10 years                     ➇ Other____________

18. How long did it take for you to get an interview after applying for refugee 

status?

① Right after applying, I was able to get an interview.

② Within a week

③ Within a month   

④ Within 3 months 

⑤ Within 6 months

⑥ Within a year

⑦ It's been over a year, yet I still have not been able to get an interview.

19. How did you receive information about the interview from refugee officer?

① Over the phone             ② In writing           ③ e-mail

④ Was contacted through a third person    ⑤ Other

20. How much time did you have after being contacted by refugee officer about the 

interview until the actual interview?

①  The day I was contacted was the interview date.

②  I was told to come the next day. 

③  I was told to come in 2-3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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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I was told to come in about a week.

⑤  I was told to come in 2 weeks.

⑥ Other

 

21. How many interviews did you have during your asylum process with government 

during the first instance process?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⑥ 6 - 7   

⑦ 8 - 9           ⑧ More than 10     ⑨ I haven't had any interviews yet.  

22. How long were the interviews on average?

① 1 hour            ②  2 hours        ③ 3 hours   ④ 4 - 6 hours

⑤ 7 - 9 hours        ⑥  10 hours       ⑦ Other___________    

23. Were you interviewed by the same refugee officer during the first instance process?

① Yes

② No. I was interviewed by different officers.

24. How long did it take for you to receive the result of the first instance process 

after getting the receipt of application?

① Less than 1 week    ② 1 week - 1 month    ③ 1 - 3 months    

④ 3 - 6 months    ⑤ 6 months  - 1year    ⑥ 1 year - 1 year and 6 months 

⑦ 1 year and 6 months  - 2 years           ➇ 2 - 3 years            ➈ 3 - 4 years 

⑩ 4 - 5 years                  ⑪ 5 years  and more (Please specify)______________________  

25. If your application was rejected, were you informed of the reason of rejection in 

writing?

① Yes                           ② No ( Go to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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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In what language were you informed of the reason of rejection? Check all answers that 

apply to you.

 ① Korean         ②  English       ③ My native language               ④ Other

 25-2. If you were informed of the reason of rejection in writing, what were the reasons for 

the rejection?

 ① My testimony was not consistent. 

 ② Flee from war or civil conflict is not a Convention refugee ground. 

 ③ The situation of my home country and my testimony were not consistent.  

 ④ The degree of persecution was not severe enough.

 ⑤ Not enough evidence.

 ⑥ Other

26. If you received legal assistance during the application process, from whom did 

you receive such help?

① Did not receive legal assistance        ②  NGO        ③ Public defender or legal 

aid

④ Lawyer (paid)    ⑤  Church             ⑥ Other________________

  C. Appeal Application Process

(Applies to only those who appealed the decision of first instance.)

27. How long did it take  for you to get an interview after applying for appeal?

① Right after applying             ② Within a week  

③ 1 week - 1 month            ④ 1 - 3 months  

⑤ 4 - 6 months                     ⑥ 7 months - 1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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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It's been over a year yet I have not had an interview.

28. How many interviews did you have until you received results for the appeal?

① 1               ② 2              ③ 3    

④ 4               ⑤ Over 5         ⑥ None     

29. How long were the interviews on average?

① 1 hour     ②  2 hours          ③ 3 hours          ④ 4 - 6 hours

⑤ 7 - 9 hours     ⑥  10 hours and more   ⑦ Other___________    

 

30. Were you interviewed by the same officer for both the first instance process and the appeal 

process?

① Yes

② No, I was interviewed by different officers. 

③ There were times when I was interviewed by the same person and times when I was not.

31. Were the contents of the appeal process interview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first 

instance process?

 ① No, they were very similar. 

 ② The appeal process interviews were of supplementary nature to the first instance process.

 ③ There were many new questions that were not asked during the first instance process.

 ④ Other           

32. How long did it take for you to receive the results of the appeal?

① Less than 1 week  ② 1 week - 1 month ③ 1 - 3 months  

④ 3 - 6 months          ⑤ 6 months  - 1 year ⑥ 1 year - 1 year and 6 months 

⑦ 1 year and 6 months  - 2 years  ➇ 2 - 3 years           ➈ 3 - 4 years 

⑩ 4 - 5 years                    ⑪ 5 years or more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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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f you received legal assistance during the appeal process, from whom did you 

receive such help?

① Did not receive legal assistance. ②  NGO ③ Public defender or legal aid

④ Lawyer (paid)    ⑤  Church ⑥ Other________________

34. If you filed for a lawsuit with the Administrative Court,  from whom did you 

receive legal assistance?

① Did not receive legal assistance. ②  NGO ③ Public defender or legal aid

④ Lawyer (paid) ⑤  Church ⑥ Other________________

  D. Communication Issues

35. What language did you use for your asylum application and interviews with the 

immigration office?  

① English     ② Korean     ③ French     ④ Arabian    ⑤ Chinese  ⑥ Other________ 

36. Did you request for interpretation services?

 ① No. (Go to Question 40)

 ② I did, but immigration office did not provide the services. (Go to Question 40)

 ③ I did and I received such services in some interviews.

 ④ I did and I received such services in all interviews.

 ⑤ No, but I received such services.

37. Who arranged the interpretation service for you?

① Immigration Office      ② UNHCR Office in Seoul  ③ NGOs       

④ Acquaintances or friends ⑤ Home country's embassy ⑥ Other



- 205 -

38. If you requested interpretation services from the immigration office, were you satisfied 

with them?

① Very satisfied   ② Satisfied   ③ Average   ④ Dissatisfied   ⑤ Very dissatisfied

39. If you answered "Dissatisfied" or "Very dissatisfied" to Question 38, what were the reasons 

for your dissatisfaction?

① The interpreter did not understand my situation very well.

② The interpreter did not understand me and could not communicate it well to the interviewer.

③ I could not know whether the interpreter was doing a good job or not.

④ Because the interpreter was of the same nationality, I could not trust the person and tell 

him everything for fear that my identity may be disclosed.

⑤ Other _________

(Questions 40 and 41 apply to only those who were interviewed without interpreters.)

40. Were you satisfied with your communication with the interviewer?

① Very satisfied   ② Satisfied   ③ Average   ④ Dissatisfied   ⑤ Very dissatisfied

41. If you underwent several refugee determination process, did you use the same language 

consistently? If you used English initially but used Korean at the next interview, answer "No." 

 ① Yes                    ② No

42. After the interview, did you confirm the contents of the statement written by the 

interviewer and sign the statement?

① The interviewer explained the contents of the statement and I signed it.

② The interpreter or the officer said "the statement is written as you said, so sign it" and I did.

③ I was not informed of the contents of the statement but I was told to sign it and I did. 

④ I was not informed of the contents of the statement and did not sign it.

⑤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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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What was the gender of the refugee officer?

 ① Male              ② Female          ③ Sometimes male, sometimes female

43-1. Did you feel uncomfortable because the officer was of the opposite sex?

 ① Yes                   ② No

44. If there was an interpreter, what was the gender of the interpreter?

 ① Male                  ② Female          ③ Sometimes male, sometimes female

44-1. Did you feel uncomfortable because the interpreter was of the opposite sex?

 ① Yes                   ② No

45. How did you feel about the refugee officer's attitude toward you during your asylum 

application process?

① Very good   ② Good               ③ Average

④ Bad                   ⑤ Very Bad

46. Please mark all that apply to you with regard to your submission of refugee application.

 ① I was satisfied with the immigration office's quick process

 ② The immigration office processed my application without any adequate explanation of the 

procedures.

 ③ The immigration office did not process my application because I was not eligible to be a 

refugee.

 ④ The immigration office asked me to return to my home country or third country.

 ⑤ The immigration office requested me to provide more supporting documents.

 ⑥ The immigration office delayed processing my application by saying such as "redo your 

application" or "pay penalties before you apply for refugee status".

 ⑦ E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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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etention Experience

* Please answer if you have experienced detention.

47. Where were you detained?

① Seoul Immigration Office ② Incheon Immigration Office ③ Incheon Airport 

Immigration Office ④ Suwon Immigration Office ⑤ Eujeongbu Immigration Office 

⑥ Cheongju Immigration office ⑦ Daegu Immigration Office ➇ Busan Immigration Office  

➈ Daejeon Immigration Office ➉ Gwangju Immigration Office ⑪ Masan Immigration Office  

⑫ Jeonju Immigration Office  ⑬ Hwasung Detention Center   ⑭ Cheongju Detention Center 

⑮ Etc.________________________  

48. How long were you detained?

① Within one week      ②  One week - One month       ③ Two - Three month      

④ Four - Six Month     ⑤ Seven Month - 1 year       ⑥ 1 year - One and half years

⑦ Over One and half years          

49. Why were you detained? Please write it concisel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0. Did you apply for refugee status while you were in the detention center? 

   ① yes                   ② no

51. (Only if you applied while you were detained) What difficulties did you have due to the 

detention?

① I did not have any difficulties in applying for refugee status.

② The detention center told me that it is useless to apply for refugee status in deten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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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Though I completed the application, they did not allow me to submit it.

④ Though I asked for an application form, they didn't provide one.

⑤ They did not explain any of the procedures to apply for refugee status.

⑥ They asked me to return to my home country.

F. Employment, Employment Terms and Income

52. Do you currently work or have you ever had a job after applying for refugee status?

  ① yes                     ② no (Go to No. 66)

53. How long did you work after applying for refugee status?

➀ Less than 3 months                     ➁  3 months and more - Less than 6 months 

➂ 6 months and more - Less than a year   ➃ 1 year and more - Less than 2 years.

➄ 2 years and more- Less than 3 years     ➅ 3 years and more - Less than 4 years.

➆ 4 years and more - Less than  5years    ➇ 5 years and more - Less than 10 years

➈ 10 years and more

54. What are the types of job after you applied for refugee status? 

① Self-employed  ② Regular full-time  ③ Contract (full-time)      ④ Part-time job

⑤ Daily job      ➅ Etc. (                               )

55. How many hours do you work a week?   

➀ Less than 20 hours                      ➁ 20 Hours - 30 Hours 

➂ 30 Hours - 40 Hours                  ➃ 40 Hours - 45 Hours

➄ 45 Hours - 50 Hours                  ➅ 50 Hours - 60 Hours 

➆ 60 Hours  - 70 Hours                 ➇ 70 Hours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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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Did you know that it is against the law for applicant for refugee status or humanitarian 

status to work?

① Yes           ② No

57. How hard it was for you to find a job because your legal status does not allow you to 

work?

➀ Very hard                ➁ hard

➂ average            ➃ Was not hard

➄ Was not hard at all.     

58. What influence did the refugee application have on your job hunting?

➀ Positive influence.           ➁ Negative influence.

➂ No influence.         

59. How did you find your current job?

① Through advertisements or private employment agency 

② Through an acquaintance/friend from the same country of origin

③ Through an acquaintance/friend from Korea or other country except my home 

country

④ Through supporting organizations including NGOs and religious groups

⑤ Through immigration office

⑥ Others (Please specify:                               )

                  

60. Have you ever had any support from the job center run by the Ministry of Labor?

➀ Yes, I have.                      ➁ I have never been to the job center.

➂ I asked for help, but they did not provide it because I was not eligible to receive their 

support.               

➃ They did not provide me with any assistance without any proper explanation.

⑤ e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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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How many times did you change your job for the last two years?

➀ Once                        ➁ Two - Three times         ➂ Four - Five Times  

  

➃ Six - Seven Times          ➄ Eight - Nine Times         ➅ Ten times and more

➆ None (제가 추가)

62.  What is your monthly wage?

➀ 300 thousand Won  or less                 ➁ 400 thousand Won or less 

➂ 500 thousand Won or less                  ➃ 700 thousand Won or less

➄ 800 thousand Won or less                  ➅ One million Won or less

➆ 1.2 million Won or less                     ⑧ 1.6 Million Won or less

⑨ 2 million Won or less                       ⑩ 3 million Won or less

⑪ Over 3 million Won

63.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the wage between you and your Korean peer workers?

➀ No difference.       ② I get paid less than Korean peer workers.   

③ I get paid more than Korean peer workers.         ➃  I don't know.

64. Have you ever had any trouble at work after applying for refugee status?

 ① yes                           ② no ( Go to No. 65)

64-1. What difficulties did you have because you applied for refugee status?

① I had be absent from my job for the interview. 

➁ The employer did not like the call from the immigration office. 

➂ I had problems because I did not have legal status to be employed in Korea. 

➃ I was fired because I applied for refugee status.

➄ Othe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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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Please choose all the jobs you ever had after submitting your refugee application. 

➀Self-employed            ➁ Teacher 

➂ A farmer or a fisherman ➃ Engineer or technician with special knowledge

➄ Cooking                      ➅ Entertainer

➆ Artist (musician, painter, poet) ➇ Politician

➈ Religious job (monk, priest, missionary) ➉ Professor, lecturer

⑪ Student                         ⑫ Professional (Interpretor, Accountant, Lawyer, Doctor)

⑬ Simple laborer (Construction, Manufacturing) ⑭ No job

⑮ Others  _____________________   

66. (This question is only for those who were recognized as a refugee) Do you want 

to get vocational training (education)?  If yes, what training do you want to get?

➀ Computer                 ➁ Bakery

➂ Sewing machine            ➃ Auto Mechanics

➄ Florist                    ➅ Lecturer

➆ Web Design/Web Programming  ➇  Interpreter

➈ Cooking      ⑩ Boiler Maintenance

⑪ Architecture Interior ⑫ Interior Design 

⑬ et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7. If you receive any financial support, who provides such support?

➀ Government assistance ➁ Religious Organization  

➂ NGOs                  ➃ Acquaintance or Sponsor

➄ etc.                     ➅ No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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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Housing and Medical Care

68. What is your current residence? 

① Shelter run by NGOs

② Company housing (Factory dormitory), room attached to a restaurant or store

③ Rental house or apartment

④ Hotel, Motel or Inn

⑤ Friend's house    

⑥ My own home

➆ Do not have a stable residence

➇ etc. (                                 )

69. What is the current condition of your residence? Please choose all that apply.

 ➀ The room is very small and crowded.                           

 ➁ The residence does not have proper kitchen and washroom. 

 ➂ Dark and stinking.     

 ➃ No air filtration and very humid.

 ⑤ Water leakage and ceiling collapsing

 ⑥ The room is very large. 

 ➆ The facilities such as kitchen and washroom are well equipped.    

 ➇ Good air filtration and well-lighted.                  

 ⑨ etc. (                                                )

70.  (Only if you rent your residence) How much do you pay for the rent monthly?

➀ Less than 100 Thousand Won            ➁ 110 Thousand Won  - 200 Thousand Won  

➂ 210 Thousand Won - 300 Thousand Won  ➃ 310 Thousand Won   - 400 Thousand Won  

⑤ 410 Thousand Won - 500 Thousand Won ⑥ 500 Thousand Won   -1 Million Won

➆ 1 Million Won or more                 ➇ Free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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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Very 

good
② Good ③ Average ④ Bad ⑤ Very Bad

A) Physical health

B) Mental health 

71. Please indicate your current condition of health.

   

72. If you are suffering any health problems, please choose all that apply.

➀ Anxiety, uneasiness      ➁ Depression          ➂ Insomnia  

➃ Headache, dizziness.     ⑤  anemia       ⑥ Indigestion, stomach problem   

➆ Asthma, bronchitis        ➇ High pressure, diabetes  ⑨ Myocardial infarction, angina 

pectoris, chest pain   ⑩etc. (                   )

73. Are you in need of psychological treatment or counseling?

① Yes, and I am receiving treatment or received in the past.

② Yes, but medical expenses are too high.

③ Yes, but I do not know where to go.

④ No.

74. Do you have health insurance?

①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premium is paid by myself. 

② National Health Insurance supported by company. 

③ Fraternal Insurance run by NGOs.

④ Private medical insurance run by the insurance company.

⑤ I am eligible to get free medical care from the Korean government. 

⑥ I do not have any health insurance.

⑦ etc. 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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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very good ② good ③ average ④ bad ⑤ very bad

A) speaking

B) listening

C) writing

D) reading

75. How do you treat yourself when you are sick? 

① Use national health insurance or medical aid provided by Korean government.

② Use fraternal insurance run by NGOs.

③ Use private medical insurance.

④ Go to free clinics for foreign workers.

⑤ Get help from friend or acquaintance.

⑥ Purchase non-prescription drugs from pharmacy.

⑦ No treatment and endure pain.

➇ etc. (                                                          )              

76. If you have any difficulty in using hospitals in Korea, what is the main reason? 

① Medical expenses are too high.

② Communication problems with doctors.

③ No information on hospitals ( I do not know which hospital to go).

④ It is very hard to get a sick leave from the work.

⑤ etc. (                                                    )

H.  Daily lives and Social Assistance Systems

77. Please indicate your Korean language pro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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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① Not at all
② Some but 

not serious
③ Average ④  Serious

⑤  Very 

serious

A) Residence

B) Health/ Medical care

C) Communication

D) Education (formal or 

vocational)

E) Family reunion

F) Raising children and 

their education

G) Personal security 

(Threat by the country 

of origin)

H) Unstable legal status 

(Fear of being deported)

78. How did you learn Korean ? 

① Self-study                    ② A free language school

③ A private language school       ④ From Korean friends or co-workers

⑤ etc. (                          )

79. How much difficulty do you feel in your daily life in Korea? Please check with "V" in the 

relevant column of the following lists.

80. When you have difficulties, who do you rely on? 

① Family in Korea

② Friends from the same country of origin

③ Korean friends

④ Friends from other countries 

⑤ NGOs or religious organizations

⑥ UNH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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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Immigration office/ Ministry of Justice

⑧ I do not have anyone to rely on.

⑨ etc. (                           ) 

81. Have you ever been provided with any support from the Korean government? 

① Yes (Detail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No

82. If the government provides social assistance to applicants for refugee status and recognized 

refugees, what do you think should be the most urgent one among following items? Please 

select two items.

① Employment arrangement

② Counseling on labor issues (overdue wages,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③ Korean language education

④ Vocational training (Education)

⑤ Housing

⑥ Health Insurance

⑦ Legal Assistance

⑧ Family reunion in Korea

⑨ Child Education

➉ Education to help understand Korean culture

⑪ Support for meeting people from the same country

⑫ etc. ____ 

I.  Family

83. (For the recognized refugees) If you want family reunion, please specify what problems 

you have in reuniting with your family.

① Purchasing airplane tickets and other financial problems

② Difficulties in obtaining visa to ente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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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roblems to obtain passport from the country of origin

④ Lost contact with the family in the home country

⑤ No difficulties

⑥ etc. _______________________

84. Do you currently have a child living in Korea, who is under 18?

① Yes                 ② No (No more questions to follow)

85. Please indicate your child's school status.

① Day care center

② Go to Korean school 

③ Go to International School   

④ I want my child to go to daycare but he/she cannot go there for some reason.

⑤ I want my child to go to school but he/she cannot go there for some reason.

⑥ etc. _______________________

86. If you have a child born in Korea, did you register their birth?

① Registered with the country of origin's embassy. 

② Only have the birth certificate issued by the hospital.

③ Have received foreigner registration card from the immigration office, and my child is 

registered as the same nationality as I have.

④ Have received foreigner registration card from the immigration office, but my child is 

registered to be stateless. 

⑤ etc.

  Thank you for completing the survey. Your reply will help improve the conditions 

that other applicants for refugee and recognized refugees are currently experi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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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원 회

결          정

제   목   난민의 인권보호를 한 정책개선에 한 권고

주      문

국가인권 원회는 법무부장 , 보건복지부장 과 외교통상부장 에 하여 아

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      래

1. 법무부 장 에 하여 

<난민인정 차에 하여>

(1) 강제송환 지원칙을 법률상 명문화하고 그에 한 외는 한민국의 이익

과 안 에 반하거나 사회에 심각한 을 가하는 범죄 등에 하여 법원의 

유죄확정 결을 받았을 때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유엔난민고등 무 실과의 력 의무에 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동 

무 실이 필요하다고 단할 때 난민인정 차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난민 약에 따른 난민은 아니지만 강제송환 지원칙에 따라 보호해야 할 난

민신청인, 난민인정 차 에 있더라도 난민으로 단될 가능성이 농후한 난

민신청인, 기타 인도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난민신청인 등에게 난민인정

차가 끝나기 이라도 임시  지 를 부여하여 법체류와 취업이 가능하도

록 해야 한다.

(4) 난민의 배우자  미성년자녀에게도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난민지 를 부

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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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난민신청인들이 난민인정 차에 쉽게 근할 수 있도록 차에 한 근성

을 제고하고, 정 수의 난민담당 공무원을 확충하여 업무의 문성을 높이

며, 면 과정에서 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통역의 수 을 높여야 한다.

(6) 난민인정기 에 해 법률  근거를 두되, 1차 심사기 과 2차 심사기 이 

서로 독립 으로 운 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신청인에 

한 의견진술권의 보장, 난민인정신청기각사유의 구체  명시   련 정보

에 한 난민신청인의 열람청구권 보장 등을 통해 난민인정 차를 개선해야 

한다.

(7) 난민신청, 이의신청  행정 소송을 포함한 난민인정 차에 있어서 난민신청

인이 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  처우에 하여>

(8) 계기 과 의하여 난민의 국내정착을 한 언어  직업 교육 그리고 국

내의 법률  문화에 한 교육을 강화하고 난민자녀의 등교육에 한 

법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9) 장기 으로 난민인정과 그 사회  처우에 한 근거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보건복지부장 에 하여 

(1)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따라 난민인정자가 수 권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조

치해야 한다.

(2) 난민인정자는 국민연 의 당연 용 상  반환일시  지 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의료 여법에 따라 의료 여 상자에 난민인정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4) 긴 복지지원법에 따른 복지지원 상에 난민인정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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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교통상부장 에 하여 

 난민인정자에게 상호주의의 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의 지 에 

한 약 제7조에 한 유보를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유

Ⅰ. 개요

1. 권고 배경

국가인권 원회(이하 “ 원회”라 한다)는 한민국 정부가 1992년 “난민의 지

에 한 약”  “난민의 지 에 한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난민보호에 

한 국제법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최근들어 난민 약의 국내  이행에 

한 사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을 찰하면서 난민의 인권보호를 한 정

책개선권고를 할 필요성을 인식하 다. 이에, 원회는 국가인권 원회법 제19

조 제1호  제7호, 제25조 1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난민정책 반과 그 개선

책을 검토하기에 이르 다. 

2. 논의과정

원회는 2005년 6월 문가간담회  동년 7월 14일 청문회를 개최하여 난민

의 인권보호를 한 정책개선안에 한 의견을 수렴하 고, 2006년 3월 국제인

권법 문가 5인으로 구성된 국제인권 문 원회의 검토  5월 상임 원회와 

6월 원 원회의의 논의에 따라 본 정책개선안에 한 권고를 결정하 다. 

3. 권고 상

난민인정 차  난민에 한 사회  처우에 련된 국내법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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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  참고기

1. 단기

(1) 헌법 문, 헌법 제6조, 헌법 제12조

(2) 난민의 지 에 한 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 

이하 “난민 약”이라 함)  난민의 지 에 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 이하 “의정서”라 함)    

(3) 고문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 인 는 굴욕 인 우나 처벌의 방지에 

한 약(이하 ”고문방지 약“이라 함)

(4) 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함)

(5) 아동의 권리에 한 약(이하 ”아동권리 약“이라 함)   

2. 참고기

(1) 세계인권선언 제14조제1항

(2) 국제연합난민고등 무  사무소 규정(Statute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G.A. Res. 428(V), 14 December 1950)

(3) 난민지  인정기   차편람(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UNHCR, 1992)

(4) 유엔난민고등 무 실 집행 원회 결정 6, 8, 24, 39, 64, 104 등

(5) 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제규약” 일반논평 15

Ⅲ. 단

1. 난민 약  난민의 인권보장을 한 규범 수여부

가. 강제송환 지원칙에 한 단

(1) 난민 약 제33조제1항  고문방지 약 제3조는 강제송환 지원칙을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받을 수 있는 국가나 역으로 



- 222 -

어떠한 방법으로도 송환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국제  난민보호의 핵심  규

범이다. 따라서 난민 약  고문방지 약의 당사국인 우리나라 정부는 강제송

환 지원칙을 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으로, 난민 약 제33조제2항은 강제송환 지원칙에 따른 이익을 요구하

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난민이 “국가의 안보에 험하다고 인정되

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는 특히 한 범죄에 하여 유죄의 

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하여 험한 존재가 된 경우”에는 강제송환

지원칙이 용되지 않을 수 있다. 

(3) 행 출입국 리법 제64조는 난민 약상의 강제송환 지원칙을 선언하면서

도 강제송환 지원칙의 용 상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그 단서에 “법무부장

이 한민국의 이익과 안 에 반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제송환 지의 외를 규정한 ‘ 한민국의 이익과 안 ‘이라는 기 이 

법무부장 , 즉 행정기 의 단에만 따르는 것은 난민이 추방될 경우 경우에 

따라 난민이나 난민신청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이익의 침해, 즉, 생명권의 회복

할 수 없는 침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4)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강제송환 지원칙을 난민 약  고문방지 약에 부

합하도록 법률상 명문화하고, 원칙에 한 외는 한민국의 이익과 안 에 반

하거나 사회에 심각한 을 가하는 범죄 등에 하여 법원의 유죄확정 결을 

받았을 때에 한하여 규정함이 타당하다. 

나. 임난민에 한 단

(1) 유엔난민고등 무 실(이하 “UNHCR”이라 함)규정에 따라 난민 약의 난민

이나 유엔총회가 요청한 국제  난민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UNHCR이 난민으로 

인정한 경우 임난민이라 하는데, 말타(Malta)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임난민으

로 지정된 경우, 다시 당사국 내의 난민인정 차를 통하여 자국이 인정하는 

약난민으로서 보호를 받도록 하는 차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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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칙 으로 난민지 는 난민 약 당사국이 국내법상의 난민인정 차에 따

라 부여해야 하는 것이나, 약 당사국의 난민인정 차가 통상 으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단하거나 비호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러한 비호가 주어지지 않았

을 경우에 UNHCR이 제한 으로 난민인정을 하는 것이 임난민제도이다.  

재 우리나라에는 난민 약 가입(1992년) 후에 UNHCR에서 난민으로 보호를 

요청한 ‘ 임난민’이 2명이 있는 바, 이들 2인은 사실상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법

무부 내부지침으로 기타자격(G-1)비자를 발부받게 되어, 1년 단 로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하는 등 체류자격이 불안정하고 여행증명서 발 상에서 제외되어 

실질 으로 가족친지 방문을 하지 못하며 노동권, 의료권  기 생활 보장 등

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기본  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임난민은 한국의 난민인정 차에 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난민에 한 

국제  보호에 동참하게 될 때 계속 발생할 것으로 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미 한국정부에 체류하고 있는 임난민(2인)에 해서는 재심사 차를 만들

어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약난민으로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 인도  처우(Complementary Protection: 보충  보호)에 한 단

(1) 난민 약은 구체 으로 인도  처우를 부여할 상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범 , 개별권리에 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인도  처우의 필요성

은 난민 약 제33조의 강제송환 지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난민신청인이 

난민 약에 규정된 난민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

체의 보존권을 보장받기 어려울 경우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강제송환

지원칙은 실제 난민 약 당사국이 인정한 난민인정자와 일견(prima facie) 난

민으로 단되는 자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의 합법성을 불문하고 고문 등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2) 한편, 의 난민문제는 차, 그 발생사유가 기존의 난민 약에 규정되

지 않은 국내 분쟁이나 종족간 분쟁 등으로 다양해지는 가운데,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하여 국제사회가 보호한다는 국제  난민보호 체제의 



- 224 -

목 에 따라 인도  처우를 제공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EU국가의 부분은 난민이 아니더라도 인도  사유로 인한 체류허가를 부여하

고 있으며,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의 경우는 인도  사유가 있는 자, 피난민 

 강제송환 지원칙의 보호를 받는 사람 등으로, 인도  처우를 세분화하여 부

여하고 있다. 

(3) 행 출입국 리법은 난민인정자에 하여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있도

록 하고 있으며, 그 외 난민 약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난민신청인  

고국으로 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떠한 법  지 를 부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야 할 것인가에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법무부는 내부지

침에 따라 인도  사유를 들어 일부 난민신청인에 하여 체류허가를 하고 있는

데, 이들은 출입국 리법 시행령상의 기타 체류자격(G-1)을 부여받고 있다(법무

부는 재 일반 으로 난민신청인  법하게 체류 인 자의 경우는 입국일로

부터 90일 범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허가하고, 90일 이상 장기체류가 불가피

할 경우 매3개월마다 기타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일 경우

에는 난민인정여부결정시까지 출국조치를 유보하고 있음). 한편, 난민인정소요

기간이 통상 1년 내지 3년 정도(4-5년 걸리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종국 으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할 신청인에게 장기간 아무런 사회  

처우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 되고 있다. 

(4) 다른 한편으로는 난민에 하는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사람, 난민신

청인  체류자격부여가 필요하다고 단되는 외국인에게 구별없이 기타 체류

자격(G-1)이 부여함으로써, 상이한 처우를 해야 할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실상 지

에 따른 구분을 법률 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문제 이 있다. 

(5) 따라서 재 법무부 내부 지침으로 부여하고 있는 인도  사유에 따른 체

류허가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난민 약에 따른 난민은 아니지만, 강

제송환 지원칙에 따라 체류를 허가하거나 난민에 하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심사 에 있더라도 일견(prima facie) 난민으로 단되는 난민신청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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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취업을 허용하고 기본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체류자격을 신

설,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난민신청인 에서 일부에 해서는 난민인

정 차가 끝나기 이라도 한 사회  처우 등이 가능한 인도  처우를 일시

으로 부여할 신속한 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라. 가족결합의 원칙에 한 단

(1) 난민의 가족결합원칙에 해서는 난민 약이나 난민의정서에 구체 인 명

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은 일 이 가족에 한 보호

를 선언하고 있고 국제인권규약(자유권․사회권규약)에는 가족생활에 한 보호

가 기본  인권으로 규정되어 있어 규약 당사국은 할 내에 있는 자국민  외

국인에게 차별 없이 이러한 기본  인권을 보장해야한다. 한 아동권리 약은 

아동이 일차 으로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도록 보호할 당사국의 의무를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법  근거는 각국에 난민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가족결합의 원칙을 심으로 하는 가족 보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석된

다. 이와 련하여 난민의 가족결합을 보장하는 문제의 요성에 하여 

UNHCR은 “난민지  인정기   차편람” 제6장  난민고등 무 실 집행

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수차례 반복하여 지 한 바 있다. 

(2) 재 법무부는 난민의 가족결합원칙은 출입국 리법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행 으로 난민으로 인정된 자의 미성년 자녀

의 경우 부모와 함께 난민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근거법령이 없음에도, 법

무부의 자의  단에 따라 인도  차원에서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법률

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3) 따라서 난민의 가족결합의 원칙을 법률상 권리로서 명문화하여 규정할 필

요가 있다. 이런 경우 난민가족의 범 는 어도 배우자  미성년 직계비속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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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UNHCR과의 력의무에 한 단

(1) 난민 약 제35조  난민의정서 제2조는 난민 약의 이행에 있어 체약국

과 UNHCR의 력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난민지  인정기   

차 편람”의 제193, 제194항은 UNHCR이 난민인정 차에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 체약국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UNHCR의 력 의

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살펴보면 난민인정 차에서 

UNHCR의 역할에 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독일: 난민인정 차에서의 UNHCR의 참 권이 인정되고 개별사건에 한 

결정문의 사본을 받아보며, UNHCR이 요청할 때에는 연방사무소의 난민지

신청에 한 결정문뿐만 아니라 결정사유까지 제공하도록 되어있음. 한 

난민인정 차의 모든 단계에서 문제 을 제기하고, 비호신청인의 제3국에서

의 사  지 를 확인해주는 등의 역할, 교육 등에 한 력  조언의 역할

을 함(난민 차법 제25조 등).

- 오스트리아: 난민법에 따라 공항에서 난민신청 차가 진행되는 경우 

"UNHCR의 동의 없이는 명백히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거나 

혹은 안 한 제3국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불허해서는 안 된다"

는 규정을 두고 있음(난민법 제39조제3항).

- 벨기에: 난민지 를 결정함에 있어 UNHCR이 의견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구

속력은 없으나 해당기 이 UNHCR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결정문에 이

에 한 사유를 명백히 언 해야 한다고 규정함(외국인법 제57조). 1987년

-1993년까지 UNHCR은 난민결정에 한 이의심사기구의 원으로 참가함.

- 뉴질랜드: UNHCR은 난민심사기구의 1차 결정을 찰/조언하며 이의신청기

구에는 원으로 참가하며 심사기구에 정보, 조언, 교육 로그램 등을 제공

함(이민법S129N(3)(b)). 

- 국: UNHCR은 난민업무를 담당하는 국 내무부의  결정과정에 한 보

완 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안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내부무

에 UNHCR 직원이 상주하고 조언하고 있음.  UNHCR은 모든 이의신청사

안  행정재 과정과 상 법원에 제기된 소성 차에 하여 공식 당사자로

서 참여할 수 있는 법  권리가 있음(성문법 규정은 없고 습법이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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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출입국 리법상에는 난민인정 차에 있어서 UNHCR의 력의

무를 명시 으로 규정해둔 바가 없으나, 난민 약에 따른 난민에 한 통계  

련 법령의 개정 시 UNHCR에 통보하고 있으며, UNHCR 서울사무소는 출입국

리사무소의 난민담당 공무원들에 한 교육을 제공한다. 부분 으로는 난민인

정여부 심의과정에서 UNHCR은 의견을 달하여 인정 차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난민 약의 UNHCR과의 력의무규정에 따라, 법률에 개별 난민인

정여부 심사에 있어 UNHCR의 의견개진권 등을 규정하는 력에 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난민인정 차에서 UNHCR이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에 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력하며, 공무

원들의 문성을 증진하고 난민에 한 사회  인식을 확 하는 데 UNHCR과 

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난민인정 차에 한 단

가. 난민인정 차에 한 근성에 한 단

(1) 난민 약 상에는 난민인정 차 반에 한 구체 인 규정은 없고, 그것을 

각 체약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난민지  인정기   차 편람”에

서는 난민인정 차의 최소한의 기 을 제시하며, 특히 그러한 차가 물리 , 

실질 으로 국제  난민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근 용이한 것이 되어야 

함을 지 하고 있다. 공정하고 효율 인 난민인정 차에 한 근성이 확보되

어야 하는 것의 요성은 UNHCR집행이사회의 결정 71(1993), 74(1994), 

82(1997), 85(1998), 87(1999), 100(2004) 등에서 차 확인되고 있다. 

(2) 이러한 난민인정 차에 한 근성을 보장하기 해서는 첫째, 난민인정

제도  차에 한 정보 근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둘째로는 난민신청인의 체

류자격에 따라 난민신청이 거부되거나 그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실질  어려

움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2004년 민변 등이 시행한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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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희망자들은 입국당시 공항에서 난민지 신청 방법에 한 정보를 구

할 수 없었고, 입국 이후에도 그에 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는 난민인정 차에 한 안내자료를 작성한 바가 있다고 

하나, 그 안내자료를 본 난민신청자는 거의 없고, 동료, 친구, 유엔난민고등 무

실 서울사무소나 시민단체를 통하여 난민신청 차에 한 안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00년 출입국 리법 상의 난민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난민신

청 수를 거부 한 사례에 한 결(서울행정법원 2000구3893) 이후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난민신청이 거부되는 사례는 없다. 다만, 최근에는 체류기간이 

도과한 자에게 벌 을 납부하여야만 난민신청 수증을 교부하는 사례가 있어 

UNHCR등으로부터 비 이 제기되고 있다. 

(3) 따라서 난민인정 차에 하여 난민신청인이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하기 

해 법무부는 난민인정 차를 체계 으로 히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여야 한다. 특히, 체류기간 도과자 등의 난민신청 문제는 난민신청 시에 이를 거

부하기 보다는 난민인정 차가 종료된 후에 난민신청 차를 체류연장을 하여 

고의 이고 명백하게 악용한 경우에 한하여 벌 부과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본다. 

나. 난민인정 차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의 문성에 한 단

(1) 난민 약상의 근거는 미비하나, UNHCR의 “난민지  인정기   차 편

람”에서는 난민인정 차에서 있어 난민신청자가 자신이 난민임을 주장하는 근

거에 한 사실조사  면  등의 과정에 있어 그 차를 담당하는 부서  직

원의 국제  난민보호에 한 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난민지  인정기   차 편람” 제205항은 난민신청을 검토하는 직원이 

난민신청인이 제시하는 사실에 한 조사, 그를 입증하기 한 자료  증거조

사, 난민신청인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난민 약상의 난민범주에 속하는지 여

부 등에 한 단을 함에 있어서 결정 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지 하면서 

그 문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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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 난민담당 직원의 숫자와 문성 부족으로 사실조사가 어렵고, 신청

차 자체가 지연되는 문제 이 지 되고 있는 바, 실제 2003년 이후, 난민담당 부

서는 체류심사과, 2005년 1월 이후 출국 리과, 그리고 2006년 2월 3일 이후에는 

신설된 국 난민과로 변화하 으나, 난민의 면 , 조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수는 큰 변화가 없다. 재 가장 많은 난민신청이 수되는 서울출입국 리사무

소에만 난민문제를 담하는 공무원 2인이 있고, 기타 국의 출입국 리사무소

에는 난민 담인력이 부재한 실정이다. 최근 증하고 있는 난민신청건수를 살

펴보더라도, 이런 소수의 담당인력만으로는 조사의 부실화, 장기화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체류기간 연장을 하여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를 증가

시킬 수도 있다. 

(3) 나아가 근본 으로는 출입국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난민문제를 담당하는 

것의 한계가 지 되고 있다. 즉, 최근에 격한 인식변화로 난민인정업무가 불

법체류자를 발하여 처벌하거나 추방조치를 취하는 부서(체류심사과)에서, 출

국 리과, 그리고 국 난민과로 그 소 부서가 옮겨졌다고는 하나, 여 히 출입

국 리국 하에 편재되어 있어, 난민에 한 업무가 출입국 리의 차원을 벗어나

기 어려운 이 지 되고 있다.

 

(4) 결국 난민보호에 한 문성, 증하는 난민신청 수 그리고 그에 소요되

는 시간을 감안하면 문성있는 정수의 담직원이 확보되어야만 공정한 

차가 확보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법무부가 난

민인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국 난민과를 신설한 것은 진일보한 변화로 보이나, 

국제  난민보호의 문제는 인권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에서 장기 으

로는 난민업무가 법무부의 출입국 리업무와는 별도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본다.

다. 난민인정기구의 법  지   구성, 이의신청제도에 한 단

(1) “난민지  인정기   차편람”은 ‘공정하고 효율 인’ 난민인정 차에 

있어 법 차 원리에 따라 난민인정여부에 한 이의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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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통상 인 행정 차규범과 효과 인 구제(effective 

remedy)의 원칙에 따라 이의신청기구는 1차 결정기구로부터 독립되고, 난민신청

을 거부당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비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한다. 아울러, 자유권규약 제13조는 규약 당사국내에 합법 으로 체류하

고 있는 외국인을 추방할 때 그 결정에 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규

정하고 있는데, 난민인정여부에 따라서 난민신청인이 추방여부가 결정됨을 고려

하면, 동 조항의 목 과 취지에 따라 난민인정 차에 있어서도 효과 이고 실질

인 이의신청제도가 권리구제 차로 만들어져야 한다. 

(2) 재 난민인정 의회는 사실상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기구인

데, 법률상 지 는 법무부령인 출입국 리법시행규칙상의 근거를 갖는데 불과하

고, 그 구성  이의신청제도에도 문제 을 갖고 있다.  나아가그 구성에 있어서

는 출입국 리법시행규칙 제67조의2에 따라, 원장은 법무부 차 이, 원은 

법무부 법무실장, 출입국 리국장, 외교통상부의 국제기구정책 과 계기 의 

공무원  계 문가 에서 법무부 장 이 임명 는 하는 자로 되어 있

으나 실제 구성에 있어서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난민인정 의

회에 참가하고 있는바, 이들은 난민문제를 국가안보 혹은 치안유지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한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 이 있다.

(3) 2005년 8월까지 난민인정 차에 있어 난민인정 의회  난민인정실무

의회는 각기 독립 인 기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난민인정을 할 경우에는 난민

인정 의회가 1차 결정을 하는 기구가 되고, 난민인정을 불허할 경우에는 난민

인정실무 의회가 1차 심의기구, 난민인정 의회가 이의신청을 다루는 기구로 

운 되어 왔다. 법무부는 2005년 8월부터 내부지침을 바꾸어 난민인정실무 의

회는 없애고 난민인정 의회만을 둔 채, 난민인정의 1차기 은 법무부 출입국

리국장, 2차 기 (이의신청기 )은 난민인정 의회가 되는 난민인정 차를 만든 

바, 이러한 난민인정 차 변경은 행법상 난민인정주체가 법무부 장 으로 되

어 있어 장 의 최종결정을 하기 이 의 차를 만든 것으로 행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변경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변경에 하여 충분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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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 히 이의신청기구가 1차 심사기구(출입국 리국장)

로부터 분리된 공정하고 효과 인 난민인정 차로서 난민 약의 취지에 부합하

는 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이러한 난민인정기구의 법  성격, 지 , 기능과 실질 인 이의신청권을 

확보하기 하여 난민인정 의회가 법무부장 의 자문기 이라 하더라도 실질

으로 난민의 지 를 결정하는 기구라면, 그 설치에 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그 구성도 난민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다룰 수 있는 문가

가 심이 되어야 한다. 한, 그 기능에 해서도 법률상의 지 에 부합하는 역

할이 부여되어야 하고, 난민인정 의회의 결정이 법무부장 에 하여 가지는 

효력에 하여 법률상 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한편 이의신청제도와 련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하여 사법  성격의 

기구 설치가 요구되지만, 격한 인 , 물  자원의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 으로는 국제  난민보호체제에 한 문성을 갖춘 자를 장 이 임명하

여 난민인정 원회(가칭)를 만들고, 그 속에 1차, 2차 심사 원회 함께 두는 것

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한, 이의신청 차에서는 이의신청인의 의견진술권

을 보장하고 개별면담을 이의신청인의 권리로 규정하여 차의 정성을 도모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라. 법률  지원에 한 단

(1) UNHCR 집행이사회의 결정  국제  난민보호에 한 국제회의 (Global 

Consultation, 2000년)는 난민인정 차에 있어서 법 차의 보장이 ’공정하고 효

율 인 난민인정 차(fair and effective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s)'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난민인정 차에 

있어 난민신청인에게 부여된 핵심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의 UNHCR

의 국제회의에서는 “난민신청자들이 모든 차의 각 단계에서 한 안내를 받

고 변호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무료법률지원이 있을 경

우, 난민신청인이 그것을 제 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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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 출입국 리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에

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명문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몇몇 시

민단체  법률가 단체에서 난민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을 뿐이다. 한, 난민인

정심사에 있어 1차 심사의 경우, 난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한 단이 주

가 되고, 2차 심사에서는 법률  단이 요해진다는 것이 정부의 이해로 보이

나 국제 으로 보아도 난민신청인에 한 연구결과는 1차 심사에서부터 변호인

의 지원을 받는 경우, 난민인정을 받을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난민신청인에 한 법률지원의 경우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법

률구조공단에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단하면, 재 법률구조공단의 

지원 상자에 민사, 가사  형사사건, 행정소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한 법률 사건 제외)에 있어 ‘월수입 200만 원 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을 포함

하고 있어 난민신청불인정에 한 행정소송은 규정상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인정 차 반에 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러나, 법률구조공단의 근거법인 법률구조법의 설립취지나 독립법인으로서 이사

회의 공단 운  결정권, 법무부장 의 공익법무 의 배치에 한 권한(제33조의

2)  공단의 지도․감독(제35조)등의 권한, 행정소송에 한 지원 가능성 등에 

비추어 재의 법률에 의해서도 법무부가 조 만 노력하면 난민신청자에 한 

좀더 폭넓은 법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재 법률구조법상으로는 난민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실

질 으로 난민이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에 근하기 어려우므로 난민에 한 지

원을 법률구조공단구조 상자에 한 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UNHCR과 법률구조공단간의 기  간 의를 통하여 난민법률지원을 실제화 하

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해 법무부가 법률구조법의 권한을 활용하여 지도 감독

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 면 과정에서의 한 통역 등에 한 단

(1) 난민 약 상의 난민정의에 따라, 난민신청인은 주  요소인 ‘박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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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난민은 객 인 자료 등을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신뢰성  일 성이 

난민지  인정에 있어 결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하여는 UNHCR의 

‘난민지  인정  차 편람’에서 특별히 지 하고 있음). 

이런 이유로 난민에 한 조사과정은 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를 이

해하고 성에 한 감수성 등을 갖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통

역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난민인정 차는 난민담당공무원의 수차례에 

걸친 신청인 조사가 있을 뿐 정작 난민인정기 (난민인정 의회)의 직 조사는 

거의 없고 담당공무원의 보고서에 의존하는 인정 차를 운용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담당공무원마  국제난민법 등의 문  소양을 습득한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이다. 

(3) 한편 통역에 있어서, 법무부의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은 난민신청인이 자

기비용으로 신청인과 이해 계가 없는 사람 가운데 통역인을 선임할 수 있고 필

요하면 사무소장이 통역인을 지명할 수 있다고 되다. 민변 등의 실태조사 보고

서에 따르면, 의사소통을 해 58.6%의 난민신청인이 친구나 지인을 직  데려

와 통역을 하 고, 법무부에서 통역을 한 경우에는 통역에 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민여성은 거소국(출신국) 내에서 탈출하여 비호국(난민신청국)까지 오

는 과정에서 성폭력 등에 노출될 험이 많고, 이로 인한 심리 , 육체  피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더더욱 신뢰 계의 형성  배려가 요한데도 불구하

고, 산부족으로 문  훈련을 받지 못한 통역인이 통역을 하는 실은 난민

신청인의 인권 보호에 큰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

(4)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난민면 은 난민면 에 한 문

인 훈련을 받은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여성난민신청자에게는 여성이 면 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한 통역이 보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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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를 해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한 훈련이 필수 이다. 

바. 난민인정신청기각사유의 통보  정보열람에 한 단

(1) 난민인정 차에서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한 이의신청과 사법  구

제 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권규약 일반논평 15는 외국인의 추방에 한 결

정에 있어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이의 심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이

러한 권리는 자유권규약 제14조의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지 하고 있다. 난민인정거부는 강제퇴거로 이어지는 결정이므로 난민인정

거부라는 행정처분의 실질 인 효과는 신청인에 있어 각종 기본권의 침해가능

성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에게 이의할 수 있는 권리를 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출입국 리법 제76조의2 제3항은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

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7항은 “법 제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의 

통지는 그 사유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불허통지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난민결정에 한 이유고지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인 난민신청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하고 입증함에 있어 필수 임에도 불구하고, 재 난민인정을 거부하는 통지에

는 구체  이유를 설명함이 없이 ‘난민 약 제1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형식 인 내용만 기재되고 있다. 이것은 난민 약에 따른 ‘난민

으로서 국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난민신청인이 거부사유를 잘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제퇴거의 결과를 수반하는 거부결정에 하여 신청인이 이

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후속 권리구제 차를 진행하는 데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 난민인정여부 심사의 근거가 되는 면담자료, 정황자료, 출입국 리국 공

무원의 의견이 담긴 보고서 등의 서면자료에 한 열람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아 

한 권리구제가 실질 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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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난민인정을 거부할 경우 그 근거와 이유에 하여, 특히 사실 단

에 있어서 이유를 통지서에 구체 으로 명시해야 하며, 나아가 난민신청자에게 

심사자료열람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난민인정자 등에 한 사회  처우에 한 단

가. 노동권에 한 단

(1) 난민 약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는 노동을 할 권리와 노동권의 

보장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의 국내이행을 보건 , 노동자의 기

본  노동조건보장을 목 으로 한 근로기 법은 특히 제5조에 균등처우 규정을 

두고 노동조건에 한 차별  우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난민의 경우 근로기 법에 따른 보호를 국민과 동일하게 받는다고 볼 

수 있다. 

(2) 한편 노동에 종사할 권리의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고 출입국 리법시행령

상의 F-2(거주)자격을 받으면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의 제한

을 받지는 않는다. 난민의 경우는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용 상이 아니며, 「노

동조합  노동 계 조정법」제9조 차별 지 조항에 따라 노동조합원은 인종, 

종교, 성별, 정당 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 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어도 제도 으로는 노동조합가입권은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교육권에 한 단

(1) 난민 약 제22조는 등교육을 받을 권리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 약 제2조제1항도 각 국은 그 

할 내에서 아동의 권리증진을 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어떠한 사유에 의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2) 재, 교육기본법  등교육법은 ‘국민’을 교육 상자로 하고 있으나, 

2001년 3월 개정된 등교육법 시행령은 제19조제1항  제75조는 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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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자녀의 취학 는 학에 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인 아동에게는 교육기본법  등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의 기회는 보장되

며, 미등록외국인에 해서도 등학교의 장이 인권 인 배려차원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미등록외국인아동도 제도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고등교육에 련해서는 난민 약 제22조 제2항에 수학기회, 각종 증명서, 

수업료 면제  장학  수여 등에 있어 가능한 유리한 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 하에서 일반 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의 고등교

육에 한 권리에 해서는 일반 인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수 에 비추

어 단할 필요성이 있다. 

재, 고등학교 교육을 정하는 등교육법은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하

여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외국인에게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육을 정하는 고등교육법은 외국인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별도정원으로 취 하여 별도의 시험 차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한 

학력인정에 있어서 고등교육법 제70조 제2항은 외국수학교육의 학력인정에 

하여 규정하고 있어 난민 약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와 같이 난민아동의 등교육에 해서 난민인정자는 물론, 난민신청

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학교 취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난민아동의 

권리로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난민아동의 등교육에 하여 

법률상 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다. 사회보장권에 한 단

 <기 생활보장>

(1) 난민 약의 제4장 복지에 한 부분 , 특히 제23조  제24조는 공공부

조  사회보장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 생활보장의 권리와 같은 사회권은 

국내법 인 시각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여 상호주의를 요구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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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난민 약은 난민에 한 사회권 보장에 있어 기본 으로 내외국인 동일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2) 우리나라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정신

에 따라 사회보장에 한 법률을 두고 있는 바, 국민의 기 생활을 보장하기 

한 국민기 생활보장법의 경우 수 권자로 인정되면 생계 여, 의료 여, 주거

여, 교육 여, 해산 여, 장제 여  재활 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민기 생활보장법의 경우 수 권자 인정에 한 국 조항은 없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여의 부 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

부장 이 정하는 자”로 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의지에 따라 난민인정자와 신

청인에 해서 행법 하에서도 법 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3) 이러한 사회보장에 한 법령은 기본법인 사회보장법을 제외하고 실제 최

생계를 유지하기 한 수 권에 하여 구체 으로 규정한 국민기 생활보장

법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호에 한 사회복지사업법 모두 수 주체에 해 국

민에게만 해당된다는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난민

에 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난민지원에 한 체계 인 

로그램이 없어 련 법령을 최 한 용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련기 (법

무부  보건복지부)이 의하여 난민의 사회보장에 한 로그램을 만들 필요

가 있다고 본다. 

<사회보험>

(1) 난민 약 제24조는 노동법과 사회보장에 있어서 난민에게 자국민과 동일

한 우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에서는 의료보호 등의 공  구호에 

있어서 내국인과 동일한 우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재, 우리나라에는 사

회보험으로서 국민연 ,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의 사회

보험을 두고 있으며 보건권에 하여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의료 여법에 

따른 의료 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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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 의 경우 국민연 법 제102조의 국내거주 외국인 당연 용제외 

상자에 한 규정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연 에 하여 상호주의를 용하

고 있어, 난민은 국 에 따라 국민연  용 상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같은 이

유로, 한민국정부가 난민의 국 국과 별도의 사회보장 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국민연  당연 용 상에서 배제되거나 반환일시  지 상에서 제외되

는 결과를 가져온다. 

(3)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7조와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

4호에 따라 단하면, 난민인정자에게 부여되는 거주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고용

보험의 당연 용 상이 되고 있어 난민인정자에게는 고용보험에 한 법률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산재보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의 합법

성 여부에 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용하도록 되어있고,  동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르면 외국인수 권자가 국내를 떠나는 경우 장애

여를 일시  형태로 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경우는 난민

인정자이든 신청자이든 내국인과 비교하여 법률상 차별은 없다고 생각된다. 

(5) 국민건강의료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은 그 용 상을 국내에 거주하

는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

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난민인정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내국인과 동

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재 생활이 곤란한 난민인정자의 경우 의료

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상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근거법인 의

료 여법을 살펴보면, 문언상 특별히 내외국민을 구별하지 않고 있고 의료 여

법 제3조제9호는 의료 여의 상자를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는 ‘ 통령이 정하는 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있

어 부처간 의에 따라 행법 하에서 난민에게 의료 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

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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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와 같이 볼 때 사회보험과 련된 난민의 보호는 후술하는 난민 약 제7

조의 상호주의 용면제조항에 한 유보를 철회하고 난민을 내국민과 동일한 

처우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이 이라도 국민연 에 있어서 상호주의

를 용하지 않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며, 나아가 의료 여에 있어서는 행법 하

에서도 난민에 해 그 용이 가능하므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라고 단된다. 

<공공구제>

(1) 난민 약 제23조는 공공구제에 있어서 할 역 내에 합법 으로 거주하

고 있는 난민에게 국민과 같은 처우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재 우리나라의 공공구제에 한 법률인 긴 복지지원법은 갑자기 생계

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생계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기 생활보장법과는 별개로 긴 하고 신속한 생

계지원을 목 으로 하는 공공구제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법률의 제정 취

지와 목 에 비추어 어도 난민에 해서 배제하는 것이 하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재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난민에게까지 용할 수 있는지에 하여 모

호한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긴 복지지원법 제1조(목 ), 제2조(정의), 제3조

(기본원칙) 등에 따라 긴 지원이 필요한 사유를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도록 하

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의지만 있다면 난민인정자  인도  처우가 필요한 난민

신청자등에게 용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단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라. 난민정착 로그램에 한 단

(1) 국제  난민보호체제에 있어 구 인 해결책은 자발  귀환, 비호국에서

의 정착  제3국에 재정착 등의 방법이 있는 바, 이 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난

민의 량유입이 거의 없고 개별신청에 하여 난민인정을 하는 선진산업국가

의 경우는 비호국에 정착하는 사례가 많다. 난민 약도 난민신청인  난민인정

자에게 실질 으로 체약국에 정착하고 진 으로 자립 인 생활을 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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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제로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UNHCR 집행이사회 결정 104는 자국에

서의 경험 때문에 자발  귀환이 어려운 난민이나 비호국에 오랜 기간 동안 체

류하여 가정이나 사회 , 문화 , 경제  유 를 형성하는 난민에 해서는 교

육과 직업훈련 등을 통한 고용확   정착을 한 비호국의 법률과 문화에 

한 기본교육 등의 한 정착 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그런데 재 우리나라에서는 난민으로 인정된 자에게는 거주자격을 부여

하고, 난민여행증명서를 발 하며 국민건강보험가입이 되는 것 외에는 사회 응

을 한 지원책이 무한 실정이며, 장기간 심사 기 상태인 난민신청자에게는 

 지원책이 없는 것이 실이다. 특히 한국의 언어  문화  특수성은 난민

인정자가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3) 따라서, 난민인정자 등이 한국어에 한 교육  직업교육, 한국정착에 기

본 인 법률제도  문화에 해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수립 

 집행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4. 난민 약에 한 유보철회의 문제

(1) 난민 약은 제7조에서 난민이 합법 으로 3년 이상 체약국에 거주한 경우, 

상호주의의 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조항에 하여 유보

를 하 다. 이런 이유로 재 난민의 국 국과 한민국 정부가 정을 맺지 않

은 경우 난민인정자는 국민연  가입이 불가능하다( 작권보호 등에 있어서도 

상호주의의 용을 받고 있음).  

(2) 그러나 난민에 한 국제  책임의 본질은 의무의 분담(burden sharing)이라

는 , 우리나라는 량난민 유입이 없고 소수의 개별난민만이 존재한다는 , 

사회보장과 련된 법령을 난민에게 용한다고 해도 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을 고려하면 난민 약 제7조에 하여 유보를 철회하고 난민에게 상호주의의 

용을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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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난민인정  처우에 한 법률(가칭)」의 제정의 필요성에 한 단

(1) 와 같은 검토결과에 따를 때 출입국 리법 개정을 통하여 난민인정 차

의 개선이 가능하고, 난민인정자 등에 한 사회  처우는 련 부처의 법개정

이나 지침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궁극 으로는 출입국 리법으로부터 독립

된 난민인정 차  사회  처우에 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독립법의 제정이 바

람직하다고 단된다. 

(2) 난민에 하여 출입국 리법과 별도의 법률을 갖는 다는 것은 난민을 단순

히 출입국 리의 차원이 아닌 인권보호라는 에서 난민문제에 근할 수 있

다는 , 법률 체계상 출입국 리법에서 다룰 수 없는 난민의 기본  지   난

민에 한 사회  처우에 한 한 규정을 둘 수 있다는 , 난민인정 차와 

난민에 한 사회  처우 문제가 분리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등의 이 이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유럽연합에서는 가입국이 반드시 출입국 리에 한 

법과 별도로 규정된 난민법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3) 한 재 국내 난민정책의 경우 난민인정 차는 법무부 소 의 출입국

리법에 따르고, 각종 사회  처우에 한 문제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소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어 일 이고 통합 인 난민에 한 정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 으로는 가칭 ‘난민인정 처우에 한법률’과 같은 법

률을 제정하여 난민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VI. 결론

한국은 난민 약  그 의정서의 체약국으로서, 특히 2000년부터는 유엔난민

고등 무 실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으므로 난민에 한 

국제  보호의무는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 국내의 난민에 한 법

령  정책 그리고 실은 국제  기 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난민

정책 반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단하여, 국가인권 원회는 국가인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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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법 제19조 제1호  제7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

정한다. 

2006.   6.  12.

 원 장    조  황

    원    최  애 

    원    김 호  

  

    원    정 강 자 

    원    김 만 흠 

    원    나 천 수 

    원    이 해 학 

    원    정 인 섭 

    원    최  숙 

    원    신 혜 수 

    원    원 형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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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원 회

차 별 시 정  원 회

결          정

제   목   인도주의  사유에 따른 체류허가자의 인권보호를 한 권고

주      문

  국가인권 원회는 인도주의  사유에 따른 체류허가자의 인권보호에 하여,

1. 법무부장 에게 련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별도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며 

취업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안정  체류기간을 부여할 것과 

2. 보건복지부장 에게 이들이 긴  혹은 일상  의료보호와 기본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3. 제도가 정비되는 기간까지 상호 의하여 임시 지원 책을 수립할 것을 권

고한다.  

이      유

I. 개요

 1. 권고배경

  국가인권 원회는 2007. 6. 13. 내 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콩고인이 인도주의

 지 를 인정받아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해당 체류자격으

로는 취업이 불가하고 사회복지, 의료를 포함한 어떠한 지원이 없어 생존권의 

침해를 받고 있으며, 체류자격의 연장 기간이 짧아 출국여부를 측할 수 없으

므로 안정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진정을 수하고 기존 국가인권

원회의 결정  국제기 에 비추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하여 

「국가인권 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검토에 착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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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논의과정

  우리 원회는 2006. 6. 12. ‘난민의 인권보호를 한 정책개선에 한 권고’를 

통하여 인도주의  사유에 따른 체류자에 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 등에 

권고한 바 있다. 

  이후 2007. 6. 13. 인도주의  지 를 인정받아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받

았으나 취업이 불가한 등 생존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는 진정을 수하고 이를 

검토한 바,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제도의 개선에 한 사항으로 단하고 정책 

검토를 함과 동시에 진정은 2008. 1. 28. 차별시정 원회에서 심의하여 각하하

다. 

 3. 권고 상 

  가.「출입국 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의2. “난민”이라 함은 난민의지 에 한 약 제1조 는 난민의지 에 한의

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 약의 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10조(체류자격) ①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①외국인이 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③ 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나. 「출입국 리법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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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련)

29. 기    타

     (G - 1)

외교(A-1) 내지 주(F-5)  취업(H-1)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무부장 이 인정하는 자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19. 교수(E-1) 내

지 25. 특정활동(E-7), 25의2, 연수취업(E-8), 25의3. 비 문취업(E-9), 25의4. 내항

선원(E-10)  3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말한다. 

II. 단기   참고기

 1. 단기

  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한 국제 약」

   제2조 2. 체약국은 상황이 한 경우 사회 , 경제 , 문화  그리고 기타 

분야에 있어서 특정 인종집단 는 개인의 한 발 과 보호를 보증하는 특수

하고 구체 인 조치를 취하여 이들에게 완 하고 평등한 인권과 기본  자유의 

향유를 보장토록 한다. 

   제5조 제2조에 규정된 기본  의무에 따라 체약국은 특히 아래의 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지하고 폐지할 의

무를 진다. 

   (e) 경제 , 사회   문화  권리 특히 

    (i) 근로, 직업 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알맞은 근로조건, 실업에 한 보호, 

동일노동, 동일임 , 정당하고 알맞은 보수 등에 한 권리

  나. 「난민의 지 에 한 약」

   제1조(“난민”이라는 용어의 정의)   



- 246 -

   A. 이 약의 용상, “난민”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용된다.

   (2) 1951년 1월 1일 이 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한 인종, 종교, 국  

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는 정치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

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 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

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 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

국 자로서 종 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

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둘 이상의 국 을 가진 자

의 경우에, “국 국”이라 함은 그가 국 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각각을 말하며, 충

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에 기 한 정당한 이유 없이 어느 하나의 국 국의 보호

를 받지 않았다면 당해자에게 국 국의 보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참고기  

  국가인권 원회는 2006. 6. 12. ‘난민의 인권보호를 한 정책개선에 한 

권고’를 통하여 인도  사유에 따른 체류허가를 법률로 규정할 것과, 이들에게 

취업을 허용하고 기본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체류자격을 신설, 

부여할 것을 권고하 다. 

  유엔 인종차별철폐 원회는 2007. 8. 17.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한 

국제 약」에 의거 한국의 정부보고서를 심의한 후 최종의견서를 통하여 

‘난민지 인정 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할 것과, 난민신청자들과 인도주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  것, 난민이 한국사회에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포  조치를 채택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III. 단

 1. 계기  의견 

  가. 법무부  

   법무부는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자 혹은 인도주의  고려가 필요한 자에 

해서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국내 체류를 허가하고 있으며, 기타(G-1)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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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재 기타 체류자격으로는 취업활동은 할 수 없다. 다

만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한 자들에 하여 생계유지를 하여 일정한 기  하

에 선별 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등의 지원정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출입국

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 

   기타 체류자격 소지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 가입 상, 「국민기

생활 보장법」상 기 생활수 자, 「의료 여법」상 수 권자, 「긴 복지지원

법」상 지원 상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기타 체류자격의 경우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진, 우수한 외국인력 유치  

재외동포의 법 지 보장 이라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한 건강보험 용목 에 

부합하지 않는 체류자격이다. 기타 체류자격은 취업이 가능한 자격이 아니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될 수 없고, 지역가입자로 가입될 수 있는 체류자격

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 상으로 리될 수 없다. 다만 본 

체류자격 소지자에게 취업자격이 부여되면 건강보험 용 여부를 검토할 정

이다. 

   「국민기 생활보장법」상 기 생활수 자의 외국인 용범 는 외국인등

록을 한 자로서 한민국 국민과 혼인 인 자  한민국 국 의 미성년 자녀

를 양육하고 있는 자, 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

한 자로서 한민국 국 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이다. 의료 여제도

는 「국민기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 자를 의료 여의 수 권자로 하고 있

다. 긴 복지지원제도에서 외국인은 그 용 상이 아니나,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 으로 지원 상자 범 에 포함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인도주의 사유로 체류허가를 득한 경우 부여하는 별도의 체류자격은 없으

며 기타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기타 체류자격 소지자들은 「출입국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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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007. 3. 2006 2005 2004 2003 2002 1994-2001

44 - 16 14 1 5 8 -

법」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 기타 체류자격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에서 할하는 「국민기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 상, 「의료 여법」에 따른 수 상, 「긴 복지지원

법」에 따른 복지지원 상,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상에서 모두 

제외되어 있다. 

  나. 「난민의 지 에 한 약」에서 규정하는 난민인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자국의 상황 등을 고려, 인도  견지에서 상황이 호 될 때까지 법무부

가 체류를 허가한 인도  사유에 의한 체류자는 2007. 3. 21. 재 총 44명이다. 

 

 3. 단 

  인도주의  사유에 의한 체류허가자는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국내 체류를 정

식으로 허가받은 경우로, 국내 체류기간 동안 「헌법」  세계인권선언 등 국

제인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 마

땅하며, 국가는 이를 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 유엔 인종차별철폐 원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한 국제

약」에 의거 한국정부에 인도주의  보호를 받고있는 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

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 원회도 인도  사유에 따른 체류허가

에 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난민에 하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게 취업을 허용하며 기본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체류자격을 신설, 

부여하도록 법무부장 에게 권고한 바 있다. (2006. 6. 12.)

  그러나, 인도주의  지 로 국내에 체류하는 자들은 재까지 임시  성격의 

‘기타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왔으며 따라서 취업이 제한되어 왔을 뿐 아니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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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건강보험, 긴 복지지원 등 어떠한 의료, 복지 제도의 상도 되지 못해왔다. 

  정부가 인도주의  지 로 국내에 체류하는 자들에 하여 국내 체류를 정식

으로 허가 하 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의료, 사회 복지 등 기본  생활을 한 

지원 상에서 모두 제외한 것은 엄연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

엄성, 생존권과 기본 인 건강을 유지할 권리 보장에 어 나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인도주의  사유로 체류하는 자들의 인권을 제도 으로 보

장하기 하여 인도  사유에 따른 체류허가를 법률로 규정하고 별도의 체류자

격을 부여하며 취업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내  등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로 황 히 출국하여 자국의 상황이 변화할 때까지 기약 없이 타국에 체류하

여야 하는 이들의 상황을 인도 으로 고려하여, 이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여

야 할 것이다. 한, 이러한 인도  사유로 인한 체류자격 신설 시 안정  생활

을 유지하기 한 최소한의 체류기간을 보장하여 설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인도주의  체류허가자들이 행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등 어떠한 의료 , 사회복지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

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긴  혹은 일상  의료보호  기본  사회보장을 한 

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한, 재 인도주의  사유를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이들의 국가  보호가 실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정비되는 기간까지 임시 지원 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

이다. 

IV. 결론

  따라서, 인도주의  사유에 따른 체류허가자를  취업, 의료, 사회복지제도의 

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권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되므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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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가인권 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과 행의 개선을 권고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원 장    최 경 숙

    원    황 덕 남  

    원    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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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51. 7. 28 / 발효일 1954. 4. 22 / 당사국 수 136 / 한민국 용일 1993. 3. 31)

체약국은, 국제연합 헌장과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세계인권

선언이, 인간은 차별 없이 기본 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는 원칙을 확인하 음을 고려

하고, 

국제연합이 수차에 걸쳐 난민에 한 깊은 심을 표명하 고, 한 난민에게 이러한 기

본 인 권리와 자유의 가능한 한 범 한 행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 음을 고려하며, 

난민의 지 에 한 종 의 국제 정들을 개정하고 통합하고, 한 그러한 문서의 용 

범 와 그러한 문서에서 정하여진 보호를 새로운 정에서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

하며, 

난민에 한 비호의 부여가 특정 국가에 부당하게 과 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한 

국제  범 와 성격을 가진다고 국제연합이 인정하는 문제에 한 만족할 만한 해결은 국

제 력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며, 

모든 국가가 난민문제의 사회 , 인도  성격을 인식하고, 이 문제가 국가간의 긴장의 원

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하며, 

국제연합 난민고등 무 이 난민의 보호에 하여 정하는 국제 약의 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고, 한 각국과 국제연합 난민고등 무 과의 력에 

의하여 난민문제를 다루기 하여 취하여진 조치의 효과 인 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임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 다.

1) 유보 : 한민국은 체약국의 역에서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난민에 입법상의 상호주의를 면

제한다고 규정한 제7조에 기속되지 아니함을 이 약 제42조에 따라 선언한다. 

선언 : 한민국은 제1조 A에 규정된 “1951년 1월 1일 이 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용어가 

“1951년 1월 1일 이 에 유럽 는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이 약 제1조 B에 따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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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반 규정

 제1조(“난민”이라는 용어의 정의)   

A. 이 약의 용상, “난민”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용된다.

  (1) 1926년 5월 12일  1928년 6월 30일의 약정 는 1933년 10월 28일  2월 10일의 약, 

1939년 9월 14일의 의정서 는 국제난민기구 헌장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 

국제난민기구가 그 활동기간 에 행한 부 격 결정은 당해 자가 (2)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당해자가 난민의 지 를 부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1951년 1월 1일 이 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한 인종, 종교, 국  는 특정 사회 집

단의 구성원 신분 는 정치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 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 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는 그

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 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이들 사건의 결

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 자로서 종 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는 그러

한 공포로 인하여 종 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둘 이상의 국

을 가진 자의 경우에, “국 국”이라 함은 그가 국 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각각을 말하며, 충

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에 기 한 정당한 이유 없이 어느 하나의 국 국의 보호를 받지 않

았다면 당해자에게 국 국의 보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B. (1) 이 약의 용상 제1조 A의 “1951년 1월 1일 이 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용어는 다음  

어느 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a) "1951년 1월 1일 이 에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 는 

    (b) "1951년 1월 1일 이 에 유럽 는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각 체약국은 서명, 비  는 가입시에 이 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기  어느 

규정을 용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언을 행한다.

  (2) (a)규정을 용할 것을 선택한 체약국은 언제든지 (b)규정을 용할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그 의무를 확 할 수 있다.

C. 이 약은 A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 용이 종지된다.

  (1) 임의로 국 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는 

  (2) 국 을 상실한 후 임의로 국 을 회복한 경우, 는 

  (3) 새로운 국 을 취득하고, 한 새로운 국 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는 

  (4)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는 공포 때문에 정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는 그 국

가 밖에 체류하고 있었으나 그 국가에서 임의로 다시 정주하게 된 경우, 는 

  (5) 난민으로 인정되어 온 근거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국 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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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이 조항은 이 조 A(1)에 해당하는 난민으로서 국 국의 보호를 받

는 것을 거부한 이유로서 과거의 박해에 기인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원용할 수 있는 자

에게는 용하지 아니한다.

  (6) 국 이 없는 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어 온 근거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종 의 상주국

가에 되돌아올 수 있을 경우. 다만 이 조항은 이 조 A(1)에 해당하는 난민으로서 종 의 상

주국가에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유로서 과거의 박해에 기인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원용

할 수 있는 자에게는 용하지 아니한다.

D. 이 약은 국제연합 난민고등 무  외에 국제연합의 기 이나 는 기구로부터 보호 는 

원조를 재 받고 있는 자에게는 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보호 는 원조를 재 받고 있

는 자의 지 에 한 문제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련 결의에 따라 최종 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는 원조의 부여가 종지되는 경우 그 자는 그 사실에 의하여 이 

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이익을 받을 자격이 있다.

E. 이 약은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 에 의하여 그 국가의 국 을 보유하는 데에 따른 권리  

의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용하지 아니한다.

F. 이 약의 규정은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간주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는 용하

지 아니한다.

  (a) 평화에 한 범죄, 쟁범죄 는 인도에 한 범죄에 하여 규정하는 국제문서에 정하여

진 그러한 범죄를 범한 자.

  (b)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에 그 국가 밖에서 한 비정치  범죄

를 범한 자.

  (c) 국제연합의 목 과 원칙에 반하는 행 를 행한 자.

 제2조(일반  의무)   모든 난민은 자신이 체재하는 국가에 하여 특히 그 국가의 법령을 수할 의무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한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진다.

 제3조(무차별)   체약국은 난민에게 인종, 종교 는 출신국에 의한 차별 없이 이 약의 규정을 용한다.

 제4조(종교)   체약국은 그 역내의 난민에게 종교를 실천하는 자유  자녀의 종교  교육에 한 자

유에 하여 어도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우와 동등한 호의  우를 부여한다.

 제5조(이 약과는 계없이 부여되는 권리)   이 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이 약과는 계없이 

난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조(“동일한 사정하에서”라는 용어)   이 약의 용상, “동일한 사정하에서”라는 용어는, 그 성격상 

난민이 충족시킬 수 없는 요건을 제외하고, 특정 개인이 그가 난민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 특정 권

리를 향유하기 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체재 는 거주의 기간과 조건에 한 요건을 포함한

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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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이 약이 더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으로 외국

인에게 부여하는 우와 동등한 우를 부여한다.

2. 모든 난민은 어떠한 체약국의 역 내에서 3년 간 거주한 후 그 체약국의 역 내에서 입법상

의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를 받는다.

3. 각 체약국은 자국에 하여 이 약이 발효하는 날에 상호주의의 용 없이 난민에게 이미 인

정되고 있는 권리와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그 권리와 이익을 계속 부여한다.

4. 체약국은 제2항  제3항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권리와 이익 이외의 권리와 이익을 상호주의

의 용 없이 난민에게 부여할 가능성과 제2항에 규정하는 거주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난민과 제3항에 규정하는 권리와 이익이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 난민에게도 상호주의로

부터의 면제를 용할 가능성을 호의 으로 고려한다.

5.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이 약의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에 규정하는 권

리와 이익  이 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권리와 이익에 하여서도 용한다.

 제8조( 외  조치의 면제)   체약국은 특정한 외국 국민의 신체, 재산 는 이익에 하여 취하여지는 

외  조치에 하여, 형식상 당해 외국의 국민인 난민에 하여 단순히 그의 국 만을 이유로 그 

조치를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상 이 조에 명시된 일반원칙을 용할 수 없는 체약국은 당

한 경우 그러한 난민을 하여 그 외  조치를 한다.

 제9조(잠정조치)   이 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시 는 기타 하고 외 인 상황에 처하여, 

특정 개인에 하여 국가안보를 하여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잠정 으로 취하는 것을 방

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조치는 특정 개인이 사실상 난민인가의 여부, 한 그 특정 개인에 

하여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계속 용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하여 필요한 것인가의 여

부를 체약국이 결정할 때까지에 한한다.

제10조(거주의 계속)

1. 제2차 세계  에 강제로 퇴거되어 어느 체약국의 역으로 이동되어서 그 역 내에 거

주하고 있는 난민은 그러한 강제체류기간은 합법 으로 그 역 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2. 난민이 제2차 세계  에 어느 체약국의 역으로부터 강제로 퇴거되었다가 이 약의 발

효일 이 에 거주를 하여 그 역 내로 귀환한 경우 그러한 강제퇴거 후의 거주기간은 

계속 인 거주가 요건이 되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계속된 하나의 기간으로 본다.

제11조(난민선원)   체약국은 자국을 기국으로 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으로서 정규 으로 근무 

인 난민에 하여서는 자국의 역에서 정주하는 것에 하여 호의 으로 고려하고, 특히 타국

에서의 정주를 용이하게 하기 한 여행증명서를 발 하거나 는 자국의 역에 일시 으로 입국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에 하여 호의 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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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법  지

제12조(개인  지 )

1. 난민의 개인  지 는 주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거나 는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국

가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2. 난민이 이미 취득한 권리로서 개인  지 에 따르는 것, 특히 혼인에 따르는 권리는 난민이 

체약국의 법률에 정하여진 차에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경우 이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체약국에 의하여 존 된다. 다만, 문제의 권리는 난민이 난민이 되지 않았을 경우일지라도 

그 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제13조(동산  부동산)   체약국은 난민에게 동산  부동산의 소유권과 이에 한 기타 권리의 취득  

동산과 부동산에 한 임 차  기타의 계약에 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 으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를 부여한다.

제14조( 작권  공업소유권)   난민은 발명, 의장, 상표, 상호 등의 공업소유권의 보호  문학  술  

 학술  작물에 한 권리의 보호에 하여,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에게 부

여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기타 체약국의 역에 있어서도 그 난민이 상거소를 가

지는 국가의 국민에게 그 체약국의 역에서 부여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제15조(결사의 권리)   체약국은 합법 으로 그 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비정치 이고 비 리 인 

단체와 노동조합에 한 사항에 하여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우  가장 

유리한 우를 부여한다.

제16조(재 을 받을 권리)

1. 난민은 모든 체약국의 역에서 자유로이 재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난민은 상거소를 가지는 체약국에서 법률구조와 소송비용의 담보 면제를 포함하여 재 을 받

을 권리에 한 사항에 있어서 그 체약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우와 동일한 우를 부여받

는다.

3. 난민은 상거소를 가지는 체약국 이외의 체약국에서 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하여 그 상거

소를 가지는 체약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우와 동일한 우를 부여받는다.

제 3 장  유 직업

제17조(임 이 지 되는 직업)

1. 체약국은 합법 으로 그 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임 이 지 되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

에 하여,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우  가장 유리한 우를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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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체약국이 국내 노동시장의 보호를 하여 외국인 는 외국인의 고

용에 하여 취하는 제한  조치는 그 체약국에 하여 이 약이 발효하는 날에 이미 그 조

치로부터 면제된 난민이나, 는 다음의 조건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난민에게는 용되

지 아니한다.

  (a) 그 체약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b)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 을 가진 배우자가 있는 자. 난민이 그 배우자를 유

기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의한 이익을 원용하지 못한다.

  (c)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 을 가진 1명 는 그 이상의 자녀를 가진 자.

3. 체약국은 임 이 지 되는 직업에 하여 모든 난민, 특히 노동자 모집계획 는 이주민계획

에 따라 그 역 내에 입국한 난민의 권리를 자국민의 권리와 동일하게 할 것을 호의 으로 

고려한다.

제18조(자 업)   체약국은 합법 으로 그 역 내에 있는 난민에게 독립하여 농업, 공업, 수공업  상업

에 종사하는 권리  상업상, 산업상 회사를 설립할 권리에 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우를 부여

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 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우보다 불리

하지 아니한 우를 부여한다.

제19조(자유업)

1. 각 체약국은 합법 으로 그 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으로서 그 체약국의 권한 있는 기 이 승

인한 자격증서를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할 것을 희망하는 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한 우를 부

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 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우보

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를 부여한다.

2. 체약국은 본토 지역이외에 자국이 국제 계에서 책임을 가지는 역 내에서 상기한 난민이 

정주하는 것을 확보하기 하여 자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 4 장  복지

제20조(배 )   공 이 부족한 물자의 분배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주민 체에 용되는 배 제도가 존재

하는 경우, 난민은 그 배 제도의 용에 있어서 내국민에게 부여되는 우와 동일한 우를 부여

받는다.

제21조(주거)   체약국은 주거에 한 사항이 법령의 규제를 받거나 는 공공기 의 리하에 있는 경우 

합법 으로 그 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주거에 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우를 부여하고, 어

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 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우보다 불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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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우를 부여한다.

제22조(공공교육)

1. 체약국은 난민에게 등교육에 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우와 동일한 우를 부여한다.

2. 체약국은 난민에게 등교육 이외의 교육, 특히 수학의 기회, 학업에 한 증명서, 자격증서 

 학 로서 외국에서 수여된 것의 승인, 수업료 기타 납부 의 감면  장학 의 여에 

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

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를 부여한다.

제23조(공공구제)   체약국은 합법 으로 그 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공공구제와 공  원조에 하

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우와 동일한 우를 부여한다.

제24조(노동법제와 사회보장)

1. 체약국은 합법 으로 그 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다음 사항에 하여 자국민에게 부여

하는 우와 동일한 우를 부여한다.

  (a) 보수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족수당을 포함한 보수, 노동시간, 시간외 노동, 유 휴가, 가내노

동에 한 제한, 최 고용연령, 견습과 훈련, 여성과 연소자의 노동  단체교섭의 이익향

유에 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규율을 받거나 는 행정기 의 리하에 있는 것.

  (b) 사회보장(산업재해, 직업병, 출산, 질병, 폐질, 노령, 사망, 실업, 가족부양 기타 국내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상이 되는 부사유에 한 법규). 다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

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ⅰ) 취득한 권리와 취득과정 에 있는 권리의 유지를 하여 한 조치를 취하는 것.

   (ⅱ)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내법령이 공공자 에서 액 지 되는 부의 부 는 일부

에 하여, 한 통상의 연 의 수 을 하여 필요한 기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

에게 지 되는 수당에 하여 특별한 조치를 정하는 것.

2. 산업재해 는 직업병에서 기인하는 난민의 사망에 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의 권리를 취

득하는 자가 체약국의 역 밖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체약국은 취득되거나 는 취득의 과정 에 있는 사회보장에 한 권리의 유지에 하여 다

른 체약국간에 이미 체결한 정 는 장차 체결할 문제의 정의 서명국의 국민에게 용될 

조건을 난민이 충족시키고 있는 한 그 정에 의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그 난민에게 부여

한다.

4. 체약국은 상기한 체약국과 비체약국간에 재 유효하거나 장래 유효하게 될 유사한 정에 

의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가능한 한 난민에게 부여하는 것을 호의 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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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행정  조치

제25조(행정  원조)

1. 난민이 그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통상 으로 외국기 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기

의 원조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은 자국의 기  는 국제

기 에 의하여 그러한 원조가 난민에게 부여되도록 조치한다.

2. 제1항에서 말하는 자국의 기  는 국제기 은 난민에게 외국인이 통상 으로 본국의 기

으로부터 는 이를 통하여 발 받은 문서 는 증명서를 발 하거나 는 그 감독하에 이들 

문서 는 증명서를 발 받도록 한다.

3. 상기와 같이 발 된 문서 는 증명서는 외국인이 본국의 기 으로부터 는 이를 통하여 발

받은 공문서에 신하는 것으로 하고, 반증이 없는 한 신빙성을 가진다.

4. 궁핍한 자에 한 외 인 우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조에 규정하

는 사무에 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수료는 타당하고 한 동종의 

사무에 하여 자국민에게 징수하는 수수료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27조  제28조의 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동의 자유)   각 체약국은 합법 으로 그 역 내에 있는 난민에게 그 난민이 동일한 사정하에

서 일반 으로 외국인에게 용되는 규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그 

체약국의 역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27조(신분증명서)   체약국은 그 역 내에 있는 난민으로서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

한 자에게 신분증명서를 발 한다.

제28조(여행증명서)

1. 체약국은 합법 으로 그 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국가안보 는 공공질서를 하여 어

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역 외로의 여행을 한 여행증명서를 발

하고, 이 여행증명서에 하여서는 이 정 부속서의 규정을 용한다. 체약국은 그 역 내

에 있는 다른 난민에게도 이러한 여행증명서를 발 할 수 있으며, 한 체약국은 특히 그 

역 내에 있는 난민으로서 합법 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이러한 여행증명서의 발 에 하여 호의 으로 고려한다.

2. 종 의 국제 정의 체약국이 국제 정이 정한 바에 따라 난민에게 발 한 여행증명서는 이 

약의 체약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한 이 조에 따라 발 된 것으로 취 된다.

제29조(재정상의 부과 )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유사한 상태에 있는 자국민에게 과하고 있거나 는 과해질 조세 기타 공

과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이외의 공과 을 과하지 아니한다. 한 조세 기타 공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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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유사한 상태에 있는 자국민에게 과하는 액보다도 고액의 것을 과하지 아니한다.

2. 항의 규정은 행정기 이 외국인에게 발 하는 신분증명서를 포함한 문서의 발 에 한 수

수료에 한 법령을 난민에게 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0조(자산의 이 )

1. 체약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난민이 그 역 내로 반입한 자산을 정주하기 하여 입국허가

를 받은 다른 국가로 이 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체약국은 난민이 입국 허가된 타국에서 정주하기 하여 필요한 자산에 하여 그 소재지를 

불문하고 그 난민으로부터 그 자산의 이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호의 으로 고려

한다.

제31조(피난국에 불법으로 있는 난민)

1. 체약국은 그 생명 는 자유가 제1조의 의미에 있어서 되고 있는 역으로부터 직  온 

난민으로서 허가없이 그 역에 입국하거나 는 그 역 내에 있는 자에 하여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는 불법으로 있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난민이 

지체없이 당국에 출두하고 한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는 불법으로 있는 것에 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체약국은 상기한 난민의 이동에 하여 필요한 제한 이외의 제한을 과하지 아니하며 한 

그러한 제한은 그 난민의 체약국에 있어서의 체재가 합법 인 것이 될 때까지 는 그 난민

이 타국에의 입국허가를 획득할 때까지만 용된다. 체약국은 그러한 난민에게 타국에의 입

국허가를 획득하기 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이를 하여 필요한 모든 편의를 부

여한다.

제32조(추방)

1. 체약국은 국가안보 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 으로 그 역에 있

는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러한 난민의 추방은 법률에 정하여진 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행하여진다. 

국가안보를 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난민은 추방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증거를 제출하고, 한 권한 있는 기  는 그 기 이 특별히 지명하는 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 목 을 한 리인을 세우는 것이 인정된다.

3. 체약국은 상기 난민에게 타국가에의 합법 인 입국허가를 구하기 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

는 기간을 부여한다. 체약국은 그 기간 동안 동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33조(추방 는 송환의 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는 정



- 260 -

치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받을 우려가 있는 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체약국에 있는 난민으로서 그 국가의 안보에 험하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는 특히 한 범죄에 하여 유죄의 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하여 

험한 존재가 된 자는 이 규정의 이익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34조(귀화)   체약국은 난민의 동화  귀화를 가능한 한 장려한다. 체약국은 특히 귀화 차를 신속히 

행하기 하여 한 이러한 차에 따른 수수료  비용을 가능한 한 경감시키기 하여 모든 노

력을 다한다.

제 6 장  실시  경과 규정

제35조(국내 당국과 국제연합과의 력)

1. 체약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 무  사무국 는 그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 의 임무

의 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 과 력할 것을 약속하고, 특히 이들 기 이 이 약의 규정을 

용하는 것을 감독하는 책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 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2. 체약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 무  사무국 는 그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 이 국제

연합의 할기 에 보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에 한 정보

와 통계를 당한 양식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a) 난민의 상태

  (b) 이 약의 실시상황

  (c) 난민에 한 행법령  장차 시행될 법령

제36조(국내법령에 한 정보)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약의 용을 확보하기 하여 제

정하는 법령을 송부한다.

제37조(종 의 약과의 계)   이 약의 제28조 제2항을 침해함이 없이, 이 약은 체약국 사이에서 

1922년 7월 5일, 1924년 5월 31일, 1926년 5월 12일, 1928년 6월 30일  1935년 7월 30일의 약, 

1933년 10월 28일  1938년 2월 10일의 약, 1939년 9월 14일의 의정서  1946년 10월 15일의 

약을 신한다.

제 7 장  최종 조항

제38조(분쟁의 해결)   이 약의 해석 는 용에 한 약 당사국간의 분쟁으로서 다른 방법에 의

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분쟁당사국  어느 일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 소에 부

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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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서명, 비   가입)

1. 이 약은 1951년 7월 28일에 제네바에서 서명을 하여 개방되고, 그 후 국제연합 사무총장

에게 기탁된다. 이 약은 1951년 7월 28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 국제연합 구주사무국에서, 

동년 9월 17일부터 1952년 12월 31일까지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을 하여 다시 개방된다.

2. 이 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난민  무국 자의 지 에 한 권회의에 참석하도

록 청된 국가 는 총회에 의하여 서명하도록 청받은 국가의 서명을 하여 개방된다. 이 

약은 비 되어야 하고, 비 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약은 본조 제2항에 언 된 국가들의 가입을 해 1951년 7월 28일부터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40조( 용지역 조항)

1. 어떠한 국가도 서명, 비  는 가입시에 자국이 국제 계에 책임을 지는 역의 부 는 

일부에 하여 이 약을 용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이 약이 그 국가

에 하여 발효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2. 그 후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언제든지 통고함으로써 그러한 용을 행하고 한 그 용

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후 는 그 국가에 하여 이 약이 발

효하는 날의 양자  늦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계국가는 서명, 비  는 가입시에 이 약이 용되지 아니하는 역에 하여 이 약을 

용시키기 하여 헌법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그러한 역의 정부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41조(연방 조항)   체약국이 연방제 는 비단일제 국가인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용한다.

  (a) 이 약의 규정으로서 그 실시가 연방의 입법기 의 입법권의 범  내에 속하는 것에 하

여서는, 연방정부의 의무는 연방제 국가가 아닌 체약국의 의무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b) 이 약의 규정으로서 그 실시가 연방구성국, 주 는 의 입법권의 범  내에 속하고 

한 연방의 헌법제도상 구성국, 주 는 이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것에 하여서

는 연방정부는 구성국, 주 는 의 당한 기 에 하여 가능한 한 빨리 호의 인 권고

와 함께 그 규정을 통보한다.

  (c) 이 약의 체약국인 연방제 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약의 다른 체약국으

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약의 규정의 실시에 한 연방과 그 구성단 의 법령  

행에 한 설명을 제시하고, 한 입법 기타의 조치에 의하여 이 약의 규정이 실시되고 

있는 정도를 보여 다.

제42조(유보)

1. 어떠한 국가도 서명, 비  는 가입시에 이 약의 제1조, 제3조, 제16조(1), 제33조,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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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제46조 규정 외에는 약규정의 용에 하여 유보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한 통고로써 당해 유보를 언

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43조(발효)

1. 이 약은 여섯 번째의 비 서 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약은 여섯 번째의 비 서 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비  는 가입하는 국가에 하여는 

그 비 서 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제44조(폐기)

1. 어떠한 체약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한 통고로써 이 약을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당해 체약국에 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3. 제40조에 따라 선언 는 통고를 행한 국가는 그 후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한 통고

로써 상기한 역에 이 약의 용을 종지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그 선언은 국제연합 사

무총장이 통고를 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5조(개정)

1. 어떠한 체약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이 약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총회는 상기 요청에 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권고한다.

제46조(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제39조에 규정한 비회원국에 하여 다음 사항

을 통보한다.

  (a) 제1조 B에 의한 선언  통고

  (b) 제39조에 의한 서명, 비   가입

  (c) 제40조에 의한 선언  통고

  (d) 제42조에 의한 유보  철회

  (e) 제43조에 의한 이 약의 발효일

  (f) 제44조에 의한 폐기  통고

  (g) 제45조에 의한 개정의 요청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임을 받아 이 약에 서명

하 다.



- 263 -

1951년 7월 28일 제네바에서 모두 정본인 어, 불란서어로 본서 1통을 작성하 다. 본서는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되고, 그 인증등본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제39조에 규정

된 비회원국에 송부된다.

부 속 서

 제1항 1. 이 약 제28조에 규정하는 여행증명서의 양식은 부록에 첨부된 견본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2. 증명서는 어도 2개 언어로 작성되고, 그  하나의 언어는 어 는 불어로 한다.

 제2항 여행증명서를 발 하는 국가의 규칙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는 양친의 어느 일방 

는 외 인 경우 다른 성인 난민의 여행증명서를 병기할 수 있다.

 제3항 증명서의 발 에 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자국민의 여권에 한 수수료의 최 액을 과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4항 특별한 경우 는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명서는 가능한 한 다수의 국가에 하여 유효한 

것으로 발 한다.

 제5항 증명서는 발 기 의 재량에 따라 1년 는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제6항 1. 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갱신 는 연장은 그 증명서의 명의인이 합법 으로 타국의 역 내에 

거주를 정하지 아니하고, 한 증명서의 발 기 이 있는 국가의 역 내에 합법 으로 거주

하고 있는 한 그 발  기 의 권한에 속한다.

2. 외교기  는 사기 으로서 특히 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기 은 자국 정부가 발 한 여

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을 과하지 아니하는 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진다.

3. 체약국은 이미 그 역 내에 합법 으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난민으로서 합법 으로 거

주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하여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갱신, 연장 는 새로운 증명서의 발 에 하여 호의 으로 고려한다.

 제7항 체약국은 이 약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발 된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제8항 난민이 가려고 희망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 은 그의 입국을 인정할 용의가 있고 한 사증이 

필요한 경우에 그 난민이 소지한 증명서에 사증을 부여한다.

 제9항 1. 체약국은 최종 목 지 역의 사증을 취득한 난민에게 통과사증을 발 할 것을 약속한다.

2. 상기한 사증의 발 은 외국인에 한 사증의 발 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거

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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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출국사증, 입국사증 는 통과사증에 한 수수료는 외국의 여권에 사증을 부여하는 경우의 수

수료의 최 액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항 난민이 다른 체약국의 역 내에 합법 으로 거주를 정한 경우에 새로운 증명서를 발 하는 책

임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역의 권한 있는 기 에 있고, 그 난민은 그 기 에 발 을 신청

할 수 있다.

제12항 새로운 증명서를 발 하는 기 은 종 의 증명서를 회수하고, 그 증명서를 발 국에 반송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 국에 이를 반송한다.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경우 그 발 기

은 회수한 증명서를 무효로 한다.

제13항 1. 각 체약국은 이 약 제28조에 따라 발 한 여행증명서의 명의인에 하여 그 증명서의 유효

기간 동안 언제라도 그 역에 돌아오는 것을 허가할 것을 약속한다.

2. 체약국은 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명서의 명의인에게 출입국에 하여 정

하여진 차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체약국은 외 인 경우 는 난민의 체재가 일정기간에 한하여 허가된 경우 그 난민이 체약

국의 역에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증명서를 발 할 때에 3개월을 미달하지 아니하는 기간

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제14항 제13항의 규정만을 외로 하고, 이 부속서의 규정은 체약국의 역에의 입국, 통과, 체재, 정주 

 출국에 한 조건을 규율하는 법령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항 증명서의 발  는 이의 기재사항은 그 명의인의 자유 특히 국 을 결정하거나 이에 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제16항 증명서의 발 은 그 명의인에게 발 국의 외교기  는 사기 에 의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결코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한 이들 기 에 하여 보호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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