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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기 기독교인을 위한 목회상담과 현실치료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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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년기는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삶을 돌아보고 평가를 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중년기는 성취에 대한 만족

감과, 현실과 기대에 대한 위기감이 공존하는 양면성이 있다. 위기냐 기회냐의 전환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

등의 최소화를 위한 중년기 목회상담 연구는 의의 있는 일이다. 목회상담은 성경적 원리에 입각하여 지금-여기 현존

하시는 하나님과의 사실적 만남을 기본 전제로 내담자의 요구와 발달과제를 의미 있는 삶으로 재생산이 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문헌 고찰을 통하여 중년기 연구의 선구자인 융, 에릭슨, 레빈슨의 중년기 발달적 견해를 살펴

보았다. 중년기 내담자들의 욕구와 위기감을 무조건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헤쳐나가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목회상담과 현실치료의 통합은 자신이 선택한 실현 가능한 현실적 행동과 책임을 통해 내적 대화와 행

동의 어우러짐이 함께 출발하도록 할 때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본다. 현실치료의 자신에 대한 통찰과 구체적 상담 방

법은 목회상담과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상담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실치료의 이론적 배경과 특

징을 살펴본 후 목회상담과 현실치료의 만남을 통해 중년기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하는 의미가 있다.

주요어 : 중년기 기독교인, 목회상담, 현실치료, 통합

Abstract Midlife is a critical time when people look back on their life and evaluate it from current state. In 
middle age, there is a satisfaction with achievement and a sense of crisis between reality and expectation. 
Research on pastoral counseling in the middle age to minimize problems and conflicts that occur in the 
transition period of crisis or opportunity is meaningful. Based on biblical principles, pastoral counseling should 
be able to help the client's needs and development tasks to be reproduced into a meaningful life on the basic 
premise of a realistic meeting with God. Therefore,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he developmental views of 
Jung, Ericsson, Levinson, and the pioneers of middle-aged research, were examined. From this realistic point of 
view, the integration of pastoral counseling and reality therapy is considered to be very useful by allowing the 
harmony of internal dialogue and behavior to start together through the feasible realistic behavior and 
responsibility of one's choice. Insights on oneself and specific counseling methods of realistic therapy will 
present a new type of counseling through integration with pastoral counseling. Therefore after examin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reality therapy, we intend to help overcome the middle-aged crisis 
through the meeting pastoral counseling and reality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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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얼마 전 “늙어서 캥거루족 된 자식... 나도 육아 퇴근

좀 하자”라는 인터넷 뉴스가 떴다[1]. “엄마 찬스”를 포

기할 수 없는 자녀들이 ‘자발적 캥거루족’이 되어 부모

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자녀 양육

과 가정에 충실하며 숨가쁘게 살아온 중년기의 삶이다.

자녀들의 독립으로 빈둥지 시기를 겪기도 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서 나이든 자녀가 ‘자발적

캥거루족’이 되어 중년기 삶 속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남은 삶에 대한 과제와 직면하며 절망감마저 들게 된

다.

성공과 행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숨가

쁘게 달려온 인생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허무함을 느끼는 중년기 특유의 심리, 사회적 불안을

캐나다 정신분석가 엘리엇 쟈퀘스는 ‘중년의 위기’[2]라

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3]. 문제는 심리학적으

로 중년기 위기를 연구한 레빈슨은 대부분의 정상적인

중년 80%가 위기를 체험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중년기

의 위기가 사회 부적응적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4]. 청소년기에 정체감의 위기를 겪듯

이 중년기 시기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의미 상실 등의

위기를 겪는 것이다. 중년기는 결과가 아니다. 계속 발

달해 가는 과정이다.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

야의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의 중년기 학술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2010년대까지는 청소년(20.3%) 대학생(37.1%)을 대상으

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성인 대상 연구는 6.0%에

그쳤고 6.0% 중에서도 중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편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5]. 특히 1986년-2022년까

지 중년기 대상 학위논문 중 목회상담 학위논문을 살펴

보면 석사100편, 박사48편(해외박사1편 포함) 총 148편

으로 목회 상담 분야에서는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중년

기 연구 대부분이 일반 분야의 연구임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인 절반 이상이 중년기임을 감안할 때 중년기 성

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중년기를 위

기가 아닌 황금기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중년들이 사회적으로 핵심적 역할을 감당하듯 교회

안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신앙의 전수자

로서 신앙의 모델링 역할까지 해야 하는 부담은 중년기

요구와 발달과제에 대한 목회적 돌봄의 부재 상태에서

또 다른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중년기 성도

들의 현실을 보며 최재락[6]은 목회 현장 속에서 중년

기 성도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성도

들의 삶이 풍성한 영성과 감사로 의미를 느낄 수 있도

록 실제적인 과제들을 모색하여 삶의 전체적인 측면에

서 이해하려는 목회적 노력과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6]. 이러한 중년기 성도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

의 부재는 중년기 성도들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복잡

미묘하고 다양한 심리사회적 환경속 요구분석의 미흡

함에서 초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 성도

들의 복잡 미묘하고 다양한 발달과제를 다룰 수 있는

미래적 목회(기독)상담의 방안으로 목회상담과 현실치

료의 통합가능성 모색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상담과 심리치료의 통합은 2000년대 이후 심리치료

와 동양의 명상요법을 접목한 통합적 접근이 연구되었

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통합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Corey)는 하나의 이론이 아닌 다양한 치료적 접근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원리와 방법의 통합이 융통성있

고 포괄적이며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라

말하고 있다[7].

기도와 신앙적 자원을 활용하는 강점이 있는 목회

(기독)상담은 기독교인의 상담 요청에 대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응대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이런 갈급한

영혼의 요청에 대해 현실적인 응대를 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러한 요건을 갖춰진 것이 현실치료이다. 현실치료

(Reality Therapy)는 인간의 잠재가능성과 현실을 중요

시 하여 선택과 행동 그리고 책임감을 통하여 변화 된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 상담기법이다[8]. 목회(기독)상

담이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함으로 영적성장을 돕는 상담기법이라면 현

실치료는 인간을 외부통제가 아닌 내적 통제에 의한 자

기결정적 존재로 가정하고 자신의 욕구성취를 위한 행

동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므로서 내적 성장과 변화,

그리고 관계 성장간의 균형을 강조한다. 때문에 목회상

담과 현실치료의 통합은 영적, 육적으로 각 개인의 드

러내지 못한 근본적인 부분까지 다룸으로 의식변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영성

적 성장을 돕는 목회상담과 현실치료의 통합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고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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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하

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의 발달적 이해를

통해 중년기가 처해있는 현주소를 이해하고 목회상담

과 현실치료의 통합을 통하여 중년기 위기를 어떻게 조

력할 것인가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중년기의 이해

1. 중년기의 발달적 이해

중년기는 학자들마다 각자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

다. 듀발(Evelyn Duvall)은 35-49세(젊은 중년기)와 50-

60세(나이든 중년기)로 구분[3]하고, 에릭슨(Erikson)은

40-65세, 레빈슨(Daniel Levinson)은 ①40-45세 중년기

전환, ②45-50세 중년기 진입, ③50세 과도기 ④60세 절

정기 등 4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국내의 경

우 김애순, 윤진은 35-60세, 김명자[9]는 45-59세, 정성

훈, 심운경, 천성문 등은 40-60세로 구분하고 있다. 한

가지 특이점은 Sader는 40세에서 70세 중후반의 시기

를 제 3연령기(Third age)로 명명하여 제 2차 성장을

통한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시기로 보았다[10].

인간발달에 대한 이론연구를 살펴보면 20세기 중엽

이전까지는 아동중심적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20세기

중엽 이후 인간의 발달이 전생애에 걸쳐 발달한다는 전

생애 발달 이론이 나오고, 쟈퀘스(Jocques)와 융(Jung)

에 의해 “중년기 위기”가 알려지면서 서구의 중년기 연

구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중반에 김

명자[9], 조옥순 등이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고, 1990년대에는 김애순 외, 박미석, 송정아 등의

위기를 강조한 이론이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중년기에

대한 연구는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년기

위기 연구[11]와 발달단계에 따른 중년기 전환연구의

두 가지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인간 발

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년기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통하여 중년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정신분석학자 융(Jung)은 “자기실현”을 발달의 궁극

적 목적으로 보았고 중년기를 35세에서 40세 사이로 보

았다. 또한 중년기를 발달의 관점에서 인생의 전반부에

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전환점의 개념으로 보았고 전반

부를 자기확산기, 후반부를 자기수렴기로 구분하였다. 자

기확산기에는 모든 에너지가 외부와 물질에 몰두하는

반면 자기수렴기에는 종교와 정신적 철학세계에 몰두

함으로 전체인생이 균형을 이루고 통합함으로 자기실

현이라는 목표점에 이른다고 보았다. 이처럼 외부적인

가치에 몰두하던 자아가 정신적이고 내적인 가치로 초

점이 전환되는 것을 융은 “개별화(individuation)”라고

하였다[12].

에릭슨(Erikson)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입장에

서 대인관계와 사회적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 사회

적 인간 발달 8단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인생주기(Life

-Cycle)’라 명명하고 단계마다 발달과제를 제시하였다

[13]. 이 시기의 주 관심사는 부모됨과 생산성으로 자신

과 후손 및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시기로 개인에 있어

서 인격형성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중년기에

성숙하지 못하면 자신의 이익만을 탐닉하는 침체기에

빠지게 되고 자녀양육이나 타인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시카고 대학교 목회신학자 브라우닝

은 에릭슨의 이러한 돌봄을 심리학의 핵심으로 이해하

였다.

레빈슨은 융의 이론을 토대로 사회심리발달 과정을

인생계절론으로 설명하고 생애구조(life structure)의 개

념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기와 성인초기, 그리고 성인

중기와 성인후기라는 4개의 세대(ear)로 구분하고 시기

사이 마다 세 번의 전환기를 설정하였다[3]. 레빈슨은

중년기를 자기 자신에 대한 재평가와 비난의 시기로써

초기 성인기를 종결하고 중년기를 시작하는 교량단계

로 보았고[13] 개별화 과제를 통해 생애 구조 형성을

위한 양극적 경향성의 통합을 제안하였다. 이 시기는

존재에 대한 실존적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며 절대적

신적 존재를 찾고 의지하게 되면서 가장 많은 회심이

일게 된다. 이러한 중년기의 전환은 다음 단계를 보다

창의적인 가능성으로 맞이하느냐, 아니면 심리적인 위

축과 절망으로 맞이하느냐를 선택하는 결정적 시기라

할 수 있다[9]. 따라서 중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위기의 시기일 수도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시기

이다[13].

2. 중년기의 위기

현대의학의 발달과 경제성장은 성인들로 하여금 중

년기 이후의 삶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기

대수명의 연장은 신체적으로 점차 쇠퇴 현상이 나타남

에도 불구하고 주요 생산계층으로서 다양한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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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의 부담과 함께 생애 중반의 다양한 정서적 변화와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위기를 초래했다. 이러한 중년

기의 위기 문제를 중년기 정체성과 자기이해로 살펴보

고자 한다.

1) 중년기의 정체성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이며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자기 탐색적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자신의 능력, 위치, 역할 등에 대한 지각과 개념을 포함

한 자기상을 의미한다”[5]. 자기상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지금까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에 대한 회의와

상실이 위기로 나타나는 것이 중년기 위기이다. 융은

이러한 중년기에 대해 “제2의 사춘기와 같으며 폭풍과

스트레스의 기간으로 정열과 연관된 위험한 시기”라고

표현했다[12]. 이러한 중년기 경험에 대한 반응은 한마

디로 인생의 후반에 대한 자신만의 존재론적 정체성을

확립하는가 아닌가이다[14]. 결국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

되지 않으면 후반부 인생의 삶은 좌표 없이 방황을 하

게 된다. 융은 이러한 인생의 무목적과 무의미를 질병

과 같으며 의미의 부재는 신경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다고 판단하였다[12]. 삶의 무목적이나 무의미는 책임감

있는 중년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러한 무책임은 가정불

화와도 연결되며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자기 이해는 자기를 인식(self-recognition)하는 것에

서부터 출발한다. 자기의 인식은 ‘나’라는 자신을 인식

하는 것부터 시작되어 자아개념 뿐아니라 자아존중감

의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16]. 자기 이해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나’라는 자신을 온전히

보려는 과정을 겪으며 추구해가는 과정을 지날 때 비로

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

라 한다. 또한 융은 자기 확산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종교와 정신적 철학 세계에 몰두하여 균형과 통합을 이

루며 자기 실현을 이룬다고 하였다[12].

자기실현이나 성화의 과정 같은 “영성생활은 ‘남과

같은 나(하나님 형상)’와 ‘남과 다른 나(개성)’를 추구하

는 삶이며,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과

정으로 묘사될 수 있기에 ‘나를 알고 나다워지는’ 영적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16]. 영성생활이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인 것은 “하나님이 자기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창1:27)”하셨기에 영성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나를 비춰가며 ‘나’라는 자신을 찾아가고 이해할 수 있

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창조물로서 ‘나’라는 자신

에 대해 내 자신의 성격이나 인격, 습관 등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보며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게

된다. 내 자신에 대한 주변 사람들이나 내가 속해있는

단체와 사회속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하나님의 모

습과 견주어 보며 ‘나’라는 자신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상실과 회의는

중년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기에 처하게 하고, 사회 속

에서 또한 기독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에

대한 자기상을 정립하지 못하게 될 때 중년은 영성적

존재론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

Ⅲ. 중년기 목회상담과 현실치료

1. 중년기 목회상담

현재 한국교회 안에는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사회

문화와 우상 숭배적 기복신앙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교

회는 이러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중년들이 절반 이상

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교회 안의 중

년기 문제를 목회상담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철

저히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신학적 배경위에 중년기 삶

과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인생의 황금기, 절정기, 샌드위치 세대, 중년기 위기

등 많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중요하고 변화무쌍한 중

년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중년기 특성

에 맞는 주제를 고려하여 그 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중년기 목회 상담을 할 것인가 살펴야 한다.

중년기 목회 상담은 ① 개인적 상황적 특성을 고려

하며 역동이 더디게 나타날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

려 주어야 한다. ②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고 심리적 갈등이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책임감을 완

화 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③ 마지막으로 문제의 정의

와 목표설정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도와야 한다[18]. 그

리고 목회상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신학적 배경이 요구

된다. 이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역

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인간의 고통이나 죽음

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수용적 태도를 갖게 하므로 건강

하고여유있는중년을보낼수있게하는힘의원동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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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이다[19].

어떠한 문제나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성

도들 누구나 다 아는 답이다. 수직적 관계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기도로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러나 사람

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먼저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고 공

감해주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때

문에 중년기를 위한 목회 상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문제를 극복하며 계속적으로 성장하

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2. 중년기 목회상담과 현실치료의 적용과 통합

1) 선택이론(choice theory)

현실치료는 Glasser가 개발한 상담이론으로 선택이

론(choice theory)에 근거하여[20] 인간이 외적 자극에

E라 행동하는 자극-반응이론과는 반대로 개인의 동기

에 의해 선택하고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욕구에 의해 행동함은 인간모

두의 기본욕구이다. 욕구 충족의 방법으로 바람(want)

은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이나 가치관 등에 따라 다르

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바꿀 수는 없으나 욕구를 채

우는 방법은 바꿀 수 있다고 Glasser는 주장한다[21].

이에 따른 주요 이론을 살펴보면 ‘사랑과 소속의 욕구

(love and belonging need)’, ‘힘과 성취의 욕구(power

need)’, ‘자유의 욕구(freedom need)’, ‘즐거움의 욕구

(fun need)’, ‘생존의 욕구(survival need)’ 등이다. 이러

한 선택이론의 욕구체계는 다리가 다섯 개인 의자와 비

슷하며 5개의 다리 중에서 하나가 굵을 수도 있고 그중

한 두 개의 욕구가 더 두드러질 수도 있다[21]. 그러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대부분의 사람은 욕구들 사이에 균

형을 잘 유지하기 때문에 Glasser는 신체적인 원인이나

의료적 치료법이 없는 만성질환은 우리 몸이 욕구충족

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신질환을 용납

하지 않는다[8].

2) 현실치료의 특징

현실치료는 Glaser에 의해 1958년 전통적 정신분석

적 치료방법에 회의를 느끼고 창시된 상담기법으로, 과

거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상담이론과 달리 인간의 행

동과 책임을 중시하며 “지금-여기”와 자신의 삶에 대

해 책임을 지고 효과적으로 통제 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20]. 때문에 원인에 대한 통찰력이나 갈등의

해결보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

고 실용적인 이론 및 방법을 습득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처럼 전통적 치료

방법과 차이점을 가진 현실치료의 정체성은 ① 인간의

욕구와 목표지향적 행동 ② 전체 행동(total behavior)

③ 성공적인 정체성(success identity) ④ 통제이론 등

을 손꼽는다[22].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현실치료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램과 욕구를 확인한 후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검토하고, 확실하

고 분명한 기준을 설계한 후 실천 가능한 긍정적 계획

을 수립한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 자신을 통제하게 한

다. 그 결과 강한 통제력, 보다 선명한 자기 확신과 인

간관계,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러므로 현실치료는 역경에 대한 대처 능력과 개인적

성장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정체

성을 갖는다[22].

현실치료는 상담환경 가꾸기와 행동변화를 위한 과

정의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변화의 단계는 바람

(want), 행동탐색(doing), 자기평가(evalnation), 계획하

기(planning)등의 W.D.E.P 4개 과정으로 자신의 바람과

욕구, 그리고 지각을 탐색하는 1단계와 전 행동 탐색의

2단계, 그리고 자기평가의 3단계, 계획과 실행의 4단계

로 되어있다.[23] 이러한 현실치료의 단계를 목회상담에

적용하면 ① 바람과 욕구(want) 단계는 내담자 자신의

내적 외적세계를 탐색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

실히 알게 하고 내담자 인식구조의 탐색으로 내담자 자

신이 원하는 것과 주변의 일치성 여부를 알아보는 단계

이다[24]. 목회상담에서는 자아를 찾아가기 위해 어린

시절의 바람과 욕구를 되돌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형상회복을 위한 거룩한 욕구와 바람이 무엇인

지 찾아서 중년기의 희미해진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적

용할 수 있다. ② 행동단계(doing)는 내담자가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생각, 행동, 느끼기, 신체 반응의 전 행

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미리 토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5].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 앞에 하나의 거

울을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지금 자신에 대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26]. 이를 목회상담에

적용하면 자신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나 바램을 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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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온 삶을 되돌아 보며 실망이나 낙담하기보다 그리

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미 있는 중년기 삶으

로 재도전해 볼 수 있는 희망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③ 자기평가(self-evalution) 단계는 내담자 스스로가

가치 판단을 하는 과정으로서 원하는 것과 행동과의 차

이를 스스로 돌아보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23]. 이

단계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가? 규범과는 어긋나지 않는가? 등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현재 자신의행동에 대해 묻는 평가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를 목회상담에 적용하면 자신은 하나님이 만드

신 최고의 걸작품인 동시에 ‘오직 하나뿐인 나’라는 스

스로의 가치에 대해 평가한다. 자신이 원하는 바람과

욕구대로 행동하고 살아왔는지 평가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 용서, 긍정, 인정 등을 통찰하므로써 남은

삶과 통합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④ 계획과 실행단계

(plan)는 마지막 단계로서 긍정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

으로 세워진 계획의 실천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자신의 바람에 대한 실패 경험으

로 새로운 계획과 실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27]. 목회상담에서는 지금까

지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실천 가능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희망적인 삶과 연

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부정적 정체성을 다

시 한번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체성 확립으로 변화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현실치료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은 초등부

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내적통제성, 불안,

우울, 대인관계, 자아 존중감, 부모역할 효능감 등의 효

과가 폭넓게 보고되고 있다. 현실치료를 학교 부적응

초등생대상 적용 연구에서 우울감소, 자존감증가를 보

였고, 강둘순과 김원중의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는 우울

과 자살충동감소, 자아 존중감 증가, 문제해결능력 증가

를 보고하였다. 조현병 환자 대상, 시설입소 비행 청소

년 대상 등은 내적 통제성의 유의미한 효과를 보고하였

다. 다문화가정 아동연구에서도 의사소통 증진을 보고

하였다. 교사들의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목적 현실치

료 적용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 및 분노감소, 그리고

내적통제성과 심리적 안녕감등의 증가를 보여 정신건

강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50대 주부대상

여가 프로그램 적용을 연구한 강미연은 프로그램을 통

해 중년기 위기감 감소, 자아 통합성, 자기 효능감 증가

를 보고하였다. 양지순[21]은 영상관법과의 통합프로그

램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DTSD) 영향력에서 자신

감 향상, 대인관계, 자기 통제력 개선에 유의미한 변화

를 보고하였다. 오유주, 홍연근 등은 청소년기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의사소통능력과 정

서조절능력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부모교육 프로그

램에서는 부모-자녀관계 개선과 부모의 자아존중감향

상을,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사라형성은 우울과 생

활만족도,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의 효과를, 부부관계 향

상프로그램을 연구한 원복연 등[28]은 부부 친밀감, 결

혼만족도, 그리고 내부 통제성, 자기존중감등이 향상되

었다가 유지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보아 현실치료는 긍정적이고 효

과적으로 사고하며 행동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목회현장의 우울, 불안, 의사소통, 자아

존중감, 부부행복감, 내외통제감, 생활만족도, 부모-자

녀관계 등 여러 중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

수준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목회상담과 현실치료의 융합적 적용은 하나님 형상

대로 지어진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

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 행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나온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고 통찰 수용하므로

서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한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과 타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깨

닫게 되며 자존감을 상승시킬 수 있다. 자신의 욕구충

족을 위해 “지금 나의 행동이 규범에 어긋나지는 않는

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타인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타정신은 충분히 목회상담에 활용이 가능하

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는 중년기 스스로 자아 통합을

이루고 삶의 주인으로서 책임감 있고 의미 있는 성숙한

삶을 영위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현실치료 기법은

목회상담학적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Ⅳ. 결 론

나이 드신 부모에 대한 봉양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

임감으로 이중적 부양 부담을 갖고 있는 세대를 샌드위

치 세대라 한다. 이러한 샌드위치 세대, 현재의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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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 세대, 끼인 세대는 중년의 세대가 되었다. 이들은 부

양의 의무와 자녀 양육의 의무 사이에서 자신의 노후

준비를 못하고 다가오는 노년기를 걱정하며 불안해한

다. 이러한 책임감과 불안이 고조되는 심리적 조건은

중년을 위기 속으로 이끌고 있다.

그러므로 목회현장에서는 중년기 성도들의 발달적

과제에 따른 위기와 고통속 신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

는 귀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

다. 중년기 성도들에게는 신앙인으로서 사회적, 종교적

부담감의 내적 위기 문제가 있다. 세상과 구별 되어져

야 한다는 차별성에 대해 목회상담자는 중년기가 지니

고 있는 사회적, 종교적 의무감의 측면을 직시하고 중

년기의 역할과 맞물려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거룩한 부

담을 분별하여 극복하도록 조력할 수 있어야 한다. 따

라서 목회상담은 현재 드러나는 위기에서 출발한다 하

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명백하게 지금-여기 현존하시는

초월적 하나님의 실재에 대한 믿음과 만남을 통해 위기

를 점핑(Jumping)하여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회(기독)상담과 현실치료의 통합적

접근은 심리 내적 치료뿐 아니라 초월적 하나님의 실재

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년기 연구는 위기라는 부정적 차원뿐 아니

라 전환기, 황금기로서 긍정적 차원의 연구와 함께 중

년기를 위한 목회상담 프로그램개발 및 실용적 보급 방

안을 위한 교회와 상담현장 간의 연구 및 학제 간

(interdisciplinary) 공동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회상

담과 현실치료의 통합은 중년기가 갖고 있는 내, 외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중년기의 상실과 위기 대처를 효과

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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