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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에서집단역동의이해와활용

권경인*

광운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상담에서 집단역동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탐색이다.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집단역동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첫째, 상담 및 심리치료 집단에서

집단역동의 주요개념의 이론적 발달, 둘째, 집단상담에서 집단역동, 셋째, 집단상담에서 어

려운역동, 넷째, 상호작용중심의집단역동활용등이다. 각영역별로구체적인탐색내용을

제시하면다음과같다. 먼저상담및심리치료집단에서집단역동과관련된주요개념들을발

전시켜온대표적학자들을통해이영역에대한이론적발달을검토하였다. 집단상담에서집

단역동에서는집단역동의수준과주요유형, 집단역동에영향을주는것들로사전계획, 집단

구조, 사전훈련과활동, 치료적 요인의영향등을살펴보았다. 집단상담에서어려운역동은

개인차원에서 반-집단적 역할, 대인간 차원에서 비난순환과 방어순환, 집단전체 차원에서

충돌피하기, 자기애적으로되기집단내모순에마비되기등을나누어살펴보았다. 마지막으

로집단상담에서상호작용중심의집단역동을활용하기위해구체적전략을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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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 관련 최근 연구들은 집단역동

(group dynamics)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

조하고 있다(권경인, 2010a, 권경인, 김창대,

2007; 이미선, 권경인, 2009). 한국 집단상담 대

가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집단상담 대가들

의 전문적 특성 중에 집단역동에 대한 깊은 이

해와 활용을 언급하고 있다. 대가들은 집단상

담에서 역동을 보는 눈이 세 해지며, 중요하

게 다루는 역동이 달라지며, 어려운 역동을 잘

다루게 된다고 보고하였다(권경인, 김창대,

2007). 또한 집단상담 수퍼비전 요구분석에서

도 초심, 중간, 숙련 집단상담자 모두에게 집단

역동 영역에 대한 수퍼비전 요구가 많은 것으

로확인되었다(이미선, 권경인, 2009).

최근에 이루어진 집단상담 수퍼비전 사례보

고서 모형개발 연구(권경인, 2010a)에서는 집

단상담 수퍼비전 사례보고서에 포함될 중요요

소를 전문가 탐색을 통해 확인하였다. 집단상

담 전문가 33인의 델파이 결과 집단상담 수퍼

비전 사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요소로 전문가

들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 것은 집단역동과

관련된것이었다.

이처럼 집단상담 전문가 교육 및 수퍼비전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평가되는 집단역

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 탐색과

실제적 이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집단역동

의 사전적 의미는“집단의 동태적(動態的) 측

면에 관한 일반적인 법칙을 설명하는 심리학

용어”이며 기본적으로는 ① 집단생활의 장(場)

에는 어떤‘힘’이 작용하고 있는가?② 어떤 힘

이 집단생활의‘변화’를 만들어내는가? ③ 어

떤 힘이 변화에 대한‘저항’을 만들어내는가

등의 3가지가 주된 질문으로 출발되는 것이다

(네이버백과사전, 2010).

사전적으로 이러한 의미를 가진 집단역동은

심리학, 사회학, 상담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에

서 발달되었으므로 집단역동에 대한 개념도 다

양한측면으로이해되고설명되어져왔다.실제

집단역동, 집단역학, 집단과정, 상호작용의 개

념들이 상담 및 치료집단 관련 문헌에 다양한

방식으로혼합되어사용되는것을발견할수있

다. 집단역동에 대한 탐색을 시작하기 전에 먼

저 이처럼 역동적인 방식으로 묘사되고 정의되

어진집단역동에대한개념적정리를해둘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학자들의 집단역

동에대한정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최초로 집단역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학자

로Lewin(1948)은‘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집단

과 개인이 행동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집단역동

이며, 소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의미

한다.’라고 했다.이형득(2002)은‘집단의 성격

과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힘’이라고

정의하였다. Munich(1993)은 집단역동이란

‘집단을 움직이는 힘이다.다시 말해 집단리더,

구성원의 상호작용 방식이고, 이러한 방식이

집단과업, 집단발달, 집단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집단역동을 연구하

는 학문이 집단역학이라고 한다. Jacobs, Havill

& Masson(1994)은 집단역동은‘집단원들과 집

단상담자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에너지

교환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즉 집단 역동은 집

단에 작용하는 힘들을 말한다.’고 했다.

Gladding(2008)은 집단역동이란 집단 내에서

힘을 의미하며 집단의 발달 및 생산성과 중요

한 연관을 가진 집단내용과 집단과정이라는 중

요한두가지요소를포함한다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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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학자들의 개념을 통해 살펴보면 집단역

동은 집단에 작용하는 힘으로, 집단전체, 집단

상담자, 집단원, 집단과업, 집단발달, 집단구

조, 집단과정, 집단내용 등 집단의 성격과 방향

에미치는영향을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역동에 대해 이해와 활용

을 위해, 먼저 상담 및 치료집단에서 집단역동

에 대한 이론적 개념들의 발전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집단상담의 맥락에서 집단역동을 이

해하기 위해 집단역동의 주요 유형 및 수준, 집

단역동에 영향을 주는 것들, 집단역동에 대한

치료적 요인의 영향, 어려운 집단역동들을 탐

색하였다. 또한 실제 집단상담 장면에서 집단

역동의 구체적 활용의 방식으로 상호작용의 이

해및전략을제시하였다.

상담및치료집단에서집단역동주요
개념의이론적발달

집단역동에 대해 연구는 세 가지 분리된 학

문, 즉 개인심리학, 사회심리학, 사회학으로부

터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Gladding, 2008).

구성원들에게 집단이 미치는 영향력인 집단역

동은 노동 환경에서의 하나의 현상으로 처음

연구되었다 실제로 집단역동의 기원은 크게 사

회심리학과 산업심리학에 있고,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터나 다른 집단에서 집단역동이

개인의 행동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

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Friedman,

1989). Mayo와 그의 동료들은 Hawthorne

Plant of the Western Electic Company에서 집

단의 영향력에 대한 최초의 기념비적 연구를

수행했다(Mayo, 1945). 이 연구 집단은 노동환

경의 물리적인 측면들을 조작함에 따른 효과를

연구했다. 노동 환경의 물리적 측면은 노동 집

단 자체 내의 사회적 요인들보다 덜 중요하다

는 것이 밝혀졌다. 환경적 조건들의 조작과 관

찰의 결과로서 나타는 행동변화는 호손효과

(Hawthorne effect : 노동·교육에서 단지 주목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대상자에게서 나

타나는업적의향상)라고알려지기시작했다.

Mayo의 연구가 집단역동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는 집단역동이라고 묘사하지는 않았다.오히

려집단역동이라는용어는 Lewin(1948)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Lewin에게 집단역동은 소집

단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의미했다. 그는

특히 집단의 분위기와 집단의 과정들이 집단구

성원의 상호작용과 긍극적으로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집단의 목표, 의사소통유형, 힘과 통제 이슈,

구성원이 역할을 포함한 집단 역동의 전반적인

개념에기여를하는많은요인들을생각했다.

Lewin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집단역동과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보려면 심리학, 사회심리

학, 사회학 전반에 걸친 검토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담 및 치료 집단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적용되는 집단역동과 관련된 주요개념

들의 이론적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간략히 기

술하였다.

상담 및 치료집단에 집단역동 및 집단역학의

개념을 정착시키는데 대표적인 역할을 한 사람

은 Freud, Bion, Ezriel, Foulkes, Whitaker,

Lieberman, Horwitz 등이있다(이후경, 2003).

정신분석을 창시한 Freud(1921)는 최초로 집

단역동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하지만 그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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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실제 내담자 치료에 적용하지는 않았고

수많은 집단현상을 설명하는데 개인심리학적

이론을 기술하는데 적용하였다. 피암시성, 상

호동일시, 억압된 공격성, 희생양 등의 개념은

집단역동의 원형적 틀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Bion(1968)은 집단역동의 심리학적, 사회학

적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다. 그의 주된 관심사

는 상담결과보다는 집단현상을 이론적으로 기

술하는데 있었다. Bion은 집단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Klein의 대상관계이론을 적용하여, 집

단작업, 집단저항, 집단과정, 기본가정집단 등

의 주제에 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기본가정집

단 이론은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 집단전체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비구

조적인 소집단에서 의존, 투쟁-도피, 짝짓기의

세 가지 과정을 거쳐 공유된 기본가정을 동반

하는단일기능이있음을설명한것이다.

Ezriel(1973)은 집단상담 및 치료에서 집단원

들이 서로 투사하는 무의식적 환상의 상호작용

에서 유래하는 공통집단긴장과 공통집단주제

의 존재를 가정하였다. Foulkes(1983)은 집단

분석을 창시하였다.집단분석을 정신분석과 대

등하게 취급하였고, 소집단, 대집단, 조직의 치

료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는 집단을 치료하라.

그러면 개인은 스스로 치료될 것이라고 주장했

다. Bion과 Foulkes는 둘 다‘전체로서의 집단’

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이 접근은 미국에서 쉽

게 수용되지 못했다. Whitaker, Lieberman

(1964)는 집단중심 집단상담을 최초로 미국에

도입한 사람들이다.이들은 Bion, Ezriel의 집단

력, 집단긴장, 집단갈등이 집단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골자로 하여 상담과정에서 집단역학에

관한이론적틀을제시하였다.

Horwitz(1977)은 동료관계의 중요성을 부각

시켰고, 투사적 동일시를 중심으로 설명한 집

단역동이론은 매우 중요하다. 그는 투사적 동

일시가 역할담당, 대변인, 속죄양 등과 같은 집

단현상을 동반하는 집단역동을 이해하는데 주

요한개념임을주장했다.

대인관계에 초점을 둔 집단상담자들도 집단

역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는데 이들은‘집단과

정’이라는 용어로 대치해서 사용했다. Yalom

(1985)은 상담 및 치료집단에서 집단과정을 중

시하여 과정언급과 과정조명을 강조했다.또한

집단역동의 핵심내용으로 집단응집력을 강조

했다.

일반체계이론은 집단역동을 이해하는데 가

장 중요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일반체계이

론은 메타이론의 성격을 띠는데 상담 및 치료

집단에서 정신내적, 대인관계적, 전체로서의

집단, 사회적 측면 모두를 통합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Munich, 1993). 일반체계이론은

Bertalanffy(1968)에 의해 주창되었는데 그는

생물 체계(living system)에서 작동하는 역동적

상호작용을 발견하여 이를 사회체계에까지 확

대시켰다. 체제에 기본 구조는 여러 요소들이

상호 연결된 일정한 배열로 구성된다. 체계는

상위체계와 하위체계를 포함하는 여러 분류체

계로 되어 있고, 한 분류체계에서 내에서 여러

발달을 거친다. 모든 생물체계는 열린 체계로

서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를 상호교환하면서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

로 발달하는데 이것이 생명의 본질이다. 일반

체계이론을 상담 및 치료집단에 도입하는데 선

구자적 역할을 한 사람은 Durkin(1972)으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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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이론과 정신분석이론을 연결시키는데 공헌

을 하였다. Agazarian (1989)은 일반체계이론으

로부터 체계중심이론을 도입하여 하위집단을

기본단위로 하는 체계이론중심 집단치료를 주

창하였다. 집단원 중심과 리더중심 집단의 기

본단위는 개인이고, 집단 중심의 기본단위는

사회적 역할(집단역동)이며, 체계중심 집단의

기본단위는 하위집단이다.그녀는 집단을 전체

로서의 집단, 하위집단, 집단원의 세 체계로 나

누고 문제를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갈등의 차원

에서다루었다.

체계로서 집단을 보는 관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어 왔고(Aganzarian, 1997; Connor

& Caple, 2005) 체계이론은 집단이 어떻게 작

용하며, 집단 역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오랫동안 사용되어왔다.체계적 관점에서 집단

상담자는 집단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필요와 집단적인 필요를 균형 있게 성취하기

위해서 구성원들과 전체로서의 집단을 돕는 기

술을 잘 조직해야만 한다. 개인상호적 관계와

개인의정신건강, 집단상담자의기술과같은다

양한요인들은집단에영향을미친다.집단내의

역동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Donggian,

Malnati, 1997; Matthews, 1992).

집단상담에서집단역동

집단상담 영역에서 집단역동에 대한 이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집단역동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즉 집단역동의 수준 및 주요 유형, 집단역

동에 영향을 주는 것들, 집단역동에 대한 치료

적요인의영향등에대해진술하였다.

집단역동의 수준 및 주요 유형

개인상담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개인의 심리

내적 역동과 함께 집단상담은 집단원간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역동과 집단전체로서

의 역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이에 대해 집단

상담의 역동을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이해

하고활용할필요가있다(Earley, 2000).

세 가지 유형의 집단 역동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첫째, 심리내적인 역동으로 개인상담에

서 상담자들이 보통 탐색하게 되는 심리적 역

동으로 동기, 감정, 방어, 어린 시절의 기원 등

이 포함된다.둘째, 대인간 역동으로 집단 안의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서 일어나는 역동으로 정서적 반응, 친 감, 주

장, 경계 등이 포함된다. 셋째, 전체로서의 집

단역동으로 하나의 단위로서 집단의 역동을 말

하며, 발달단계, 집단규범, 집단역할, 대표적

리더십 유형, 희생양 만들기, 집단 수준의 저항

등이 포함된다. 집단상담자는 이러한 역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집단과정에서 어떤 수준을

어떻게다룰것인지를선택할수있다.

각각의 수준은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집단원 사이의 대인간 상호작용은 집단상황에

서 가장 치유적인 지렛대를 제공한다고 믿어진

다. 대인간 수준은 상담의 활력이 되는 반응과

전이를 자극하고 또한 실험과 치유반응이 나올

수있도록해준다.

전체로서의 집단역동은 다른 수준의 역동이

일어나도록 맥락을 제공한다.집단상담자는 집

단의 전반적인 운영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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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로서의 집단수준

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Gladding, 2008). 집단

역동이 부드럽게 이어지면 집단상담자는 다른

두 수준에 초점두기가 자유로워지며, 치유적인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것이필요하다.

대표적인 집단역동으로 각 수준이 가지는 의

미와 집단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

타나는 대인간 역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집단 내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7가지 상

호작용을 중심으로는 하는 집단 과정의 유형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Donigian & Malnati,

1997).

첫째, 전염(Contagion)으로 이는 집단과정에

서 집단원의 행동이 다른 집단원들의 상호작용

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집

단원이 자신의 공허감과 외로움에 대해서 집단

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집단원이 울거나

더 집중하여 들으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과 같은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것이이에포함된다.

둘째, 갈등(Conflict)으로 갈등과 관련된 문제

들은 권위, 친 감, 성장, 변화, 자율, 힘, 그리

고 상실과 같은 인간 삶에서의 의미 있는 주제

들 주변에 떠돌고 있다. 모든 집단원들과 집단

상담자는 집단 동안 갈등을 경험한다. 집단상

담자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분명한 차이

를만든다.

셋째, 불안(Anxiety)으로 집단에서 불안 그리

고 이에 함께 수반되는 불편한 감정을 포함하

는 긴장은 보편적이다. 집단에서의 몇 몇 불편

한 감정에 대처하기 위해, 집단원들은 전형적

으로 두 가지 전략 중 한 가지를 채택한다. 첫

번째는 주제 바꾸기, 집단 구성원을 공격하기,

주지화하기, 집단에서 분리하기, 집단원 무시

하기와 같은 제한적인 해결방법이다. 두 번째,

불안을 다루는 데에 더 건강한 전략은 해결 가

능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해결책은 집단원이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존재

하는 불안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다. 불안

은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직면된다면 불안은 집

단과정의동인이될수있다.

넷째, 합의적 타당화(Consensual validation)

로 이 과정은 한 사람의 행동을 집단의 다른 사

람들과 함께 체크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작용에서, 사람들은 질문을 받고, 직면되거나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 내에서 확언을 주고 받

는 일을 하며, 자신의 경험이 비정상적이거나

또는정상적인지를알게된다.

다섯째, 보편성(Universality)은 집단 내에서

타인이 유사한 경험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한 통찰은 사람들이 다

른 나머지 집단원들과 함께 같은 곳에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을 돕는다. 보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발견은 집단원이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통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보편성을 통해

집단원들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집단

이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집단의 발달 초기에

보편성이발생하는것이필수적이다.

여섯째, 가족의 재현(Family reenactment)으

로 가족의 기원은 사람들의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Kerr & Bowen,

1988). 집단이 가족과 여러 가지로 닮아 있기

때문에, 집단원이 하는 여러 행동들이 어린 시

절 해결하지 못했던 쟁점과 연결되는 것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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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다. 집단은 집단 구성원이 현재에 초점을

맞추도록 돕거나 과거를 재현하도록 허락해주

면서, 그러한행동을돕거나방해할수있다.

일곱째, 희망의 주입(Instillation of hope)은

몇몇 집단에서, 특히 상담과 치료를 위한 집단

에서, 많은 집단원들은 무기력함을 경험한다.

그들은 환경이 자신을 통제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 달라지거나 바뀔 수 있다는 의욕

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원들이

자신의 쟁점을 변화의 의욕을 가지고 다루도록

돕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목격하

거나 경험함으로써 이들은 자신의 어려움도 해

결가능하다는것을깨달을수있다.

집단상담자들은 집단역동의 수준에 따라 또

한 가장 보편적인 집단과정의 주요 유형에 대

한 이해를 하고 이를 대처하고 또한 다룰 수 있

는지식과경험적역량을갖추어야한다.

집단역동에 영향을 주는 것들

집단상담의 성과를 높이고 집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집단상담자는 집단역동을 잘 이해

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이는 집단이 장,단

기적으로더욱부드럽게잘돌아가도록도울수

있는 조건들과 구조들을 수립함으로써 가능하

다.숙련집단상담자들은집단원들의역동을평

가하는기술을발전시키고, 집단의변화를예상

하고 반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고

한다(Gerrity, 1998). 이는숙련된집단상담자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집단상담자들이 획득하고

개발해야 하는 과제이다. 집단역동의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집단역동이라는 개념이 집단에

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의미할 정도도 다양한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집단

역동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사전계획, 집단구

조, 집단활동등에대해살펴보았다.

사전 계획

집단의 역동은 집단이 함께 모이기 이전부터

시작된다. 집단사전단계에서 집단상담자들은

어떤 형태의 집단으로 이끌지,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질지, 얼마나 오래 갈지, 어떤 사람들이

포함해야 하는지, 집단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하여 계획한다. 이러한 모든 고려 점들은 성

공적인 집단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Glaser, Webster, & Horne, 1992). 집단상담자

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경험의 종류나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면, 집단은

대체로실패할것이다.

사전에 계획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첫

번째 요인은 집단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명료성이다.집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모든 집단원들과 관련 있고 의미 있는 것이어

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철수하거나

참여하지않을것이다.

목적의 명료성 뿐만 아니라, 집단조건(group

setting) 다시 말해서, 집단의 환경은 집단운영

에 영향을 미친다. 집단환경은 조용하고, 편안

하며, 외부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곳이어야 한

다. 긍정적인 집단역동을 촉진하는 환경은 그

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집단의 기능은 궁

극적으로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경은 신중

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환경에 안전하게 느끼

는 집단원은 위험을 무릅쓰고 스스로와 집단원

을 최대한 활용하기 쉽다. 집단을 사전계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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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에 세 번째로 고려하여야 할 요인은 시간

이다. 집단회기는 너무 길거나 너무 짧지 않아

야 한다. 2시간 이상의 회기는 집단원들이 피곤

하거나 흥미를 잃어버리도록 만들 수 있다. 대

부분 집단에서 이상적인 시간은 1시간에서 1시

간 30분이다.마라톤 집단과 같은 몇 몇 집단은

피로효과를 통해 방어를 덜 하도록 하기 위한

연장된 시간을 활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

단은 제한된 기간 내에 매주 한 번씩 만난다.

이런 시간의 구조는 집단원들과 전체로서의 집

단이편안한속도와리듬을갖도록해준다.

작은 집단이라 할지라도, 집단의 규모는 집

단 역동에 영향을 미친다. 집단규모의 증가가

집단의 응집성과 구성원들의 만족감을 저하시

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Munich & Astrachan,

1983). 집단의 크기가 17명이나 그 이상에 달했

을 때 상호작용에 있어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

났으며, 하위집단화 경향이 일어날 수 있다.하

위집단화의 결과로 어떤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

원들이 지배적인 시간 동안 침묵하게 된다. 목

표 시간, 초점, 그리고 포함을 위한 경쟁은 점

점 강렬해진다.초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제외하고 5명 이하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

단은 잘 기능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집단들에서, 각 구성원들에게 수행하거나 기여

하라는 압력이 너무 많이 가해지게 된다

(Galdding, 2008).

집단역동에영향을미치는다른요인은집단의

이질성과 동질성이다. 이질집단(Heterogeneous

group)은 유사하지 않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집단원들의 지평을 넓히고 개

인 상호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는데 도움

이 된다. 반면에, 동질집단(Homogeneous

group)은 유사한 문제 또는 성, 인종, 성적 취

향, 사회문화적 배경의 유사성을 가진 사람들

의 집단으로 특정 쟁점을 통해 작용할 때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동질집단은 개인의 경험과

공통된 영역에 대한 공유된 투쟁의 감정을 정

상적인 것으로 만든다(Perrone & Sedlacek,

2000). 몇 몇 상담이나 치료집단 또 과제/작업

집단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동질적이다. 그러

나, 동질적인 집단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점은

집단원들이 오직 유사한 타인만이 그들을 완전

하게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MacNair-Semands,

1998). 따라서 집단의 효과적인 진행과 성과를

위해서는 집단원들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를신중하게선택해야한다.

집단사전에미리계획되어야만하는, 집단역

동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에는 집단원 개

인의 목표와 집단 목표 사이의 조화, 집단원의

전념수준(집단원들이 집단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가 외적인 압력에 의해 참여하는가), 집단

원의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개방성, 위험을 감수

하거나 지지할 책임, 집단원의 특성 및 특성에

대한 집단상담자의 태도 등이 있다(Gladding,

2008).

집단역동은 사려 깊은 또는 사려 깊지 못한

사전 계획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호작용 패턴의

결과라는 점을 기억하고 이런 사전 준비에 대

한 이해를 가지고 집단상담자는 집단을 준비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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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집단사전계획에포함되는요인들

집단 구조

집단 구조는 집단의 물리적 환경과 전체로서

의 집단과 연관된 집단원간의 상호작용 모두를

의미한다. 양쪽 유형의 구조 모드 얼마나 집단

이 성공적이거나 조화로울지 그리고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가 충족될지 아닐지에 영향을 미친

다. 집단상담자와 집단원들은 집단을 더 낫게

또는나쁘게구조화할수있다.

물리적 구조(예를 들어 집단 구성원의 배치)

는 집단을 구성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물리적 구조는 집단이 어떻

게 작동하는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만약 구성원들이 집단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멀

어졌다고 느끼거나 집단의 중심에 있다고 느낀

다면, 그들은그에따라행동하게될것이다.

그러므로 집단에서 자리 배치가 매우 중요하

다. 목적과는 관계없이, 많은 집단들은 원형구

조를 사용한다.이러한 형태 속에서, 모든 구성

원들은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Yalom,

2005). 이러한 배열의 단점은 확인된 지도자가

활동적이고 직접적이지 않는 한, 구조 속에서

지각된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결국, 원

형은 집단 작업을 수행하는데 민주적인 구조를

제공해주며, 모든 집단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발언 시간을 보장해주는 최적의 구조이다(그림

1참조).

<그림1>최적의집단구조/상호작용

그러나, 원형이 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유일

한 방법인 것은 아니다.서로 다른 형태들은 서

로 다른 유형의 상호작용을 가져온다. 집단 수

행에 있어서 다양한 구조들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Leavitt(1951)은 원형에 더하여

세 가지 의사소통 네트워크(사슬형, Y형, 바퀴

형)를고안하였다(그림 2참조):

<그림2>집단수행에있어서집단구조의예

목적의 명료성 집단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환경 주변 환경

시간 집단 모임의 길이

규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인가

구성원 이질적, 동질적 집단원 구성

목표 기대되거나 계획된 결과들

참여 자발적이거나 강제적 참여

개방성 참신한 생각과 행동에 대한 고려

위험감수 새로운 생각과 행동에 참여하기

태도
집단원들과 집단상담자들이 과제와 타인들
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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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형에서 사람들은 종종 집단에서의 순위

에 따라서 선을 따라 배치된다. 의사소통은 배

치의 끝에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끝 쪽에

있는 사람까지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된다. 사

슬은 몇몇 집단 조직을 운영하는 인기 있는 방

식이다.예를 들어, 군대는 명령구조를“명령의

사슬”로서 개념화한다. 그러나 사슬은 의사소

통의 간접성, 타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의 부족,

다른 사람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실패 때문에

위계적조직밖에서는거의사용되지않는다.

대조적으로 바퀴형은 모든 메시지가 통과하

는 리더라는‘중심 바퀴축’을 가진다.이 구조

는 구성원들이 리더와 면대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구성원들은

다른 집단 구성원들과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함에 좌절하게 될 것이다. 바퀴형 배치

에서 몇몇 구성원들은 동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바퀴형의 중

심축이 되어 개인 마다 다른 보고를 하도록 하

는 공장의 감독관들이 있다. 만약 감독관들이

정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줄 수도 없다면,

직원들은 공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는 어떤

쟁점이다루어져야하는지를모를수있다.

집단 구조의 마지막 유형은 바퀴형과 사슬형

의 구조적 요소를 조합한 Y형이다. 이러한 배

치에서는 인식된 리더가 있다. 그러나 Y형은

사슬형처럼 직접적인 접촉과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희망하는 집단 구성원을 좌절시킬

수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구조의 중요성은 집단이

이끌어지는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심리교육 집단에서는 구성원들은 또 다른 구

조-극장 형식, 줄과 열로 앉을 수 있다-로 배치

될 수 있다. 심리교육 집단에서는 인지적 정보

를 얻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배열이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차단되는데 왜냐

하면 그들은 모든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

문이다. 대조적으로 심리치료 집단이 잘 작용

하려면, 그들은 원형처럼, 구성원들이 다른 사

람들과 언어적으로 물리적으로 쉽게 상호작용

하기 위해서 구조화되어야만 한다(Gladding,

2008). 유사하게, 긍정적인 역동은 대부분의 과

제/작업 집단의 성공에 핵심적이다. 이러한 집

단들 몇몇은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위해 명령의

사슬과 같은 보다 위계적인 구조를 채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많은 조직들은 원형집단을 사

용함으로써 위계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즈니스와 조직에서 자주 보여

지는현상이다(Walton, 1991).

집단 훈련(Group Exercises)과 활동

(Activities)

집단의 성과는 집단의 초기에 존재하는 변수

들 뿐만 아니라, 집단 진행에 사용되는 구조화

된 훈련들과 활동들의 수와 종류에 의해 좌우

된다(Carroll, Bates, & Johnson, 2004). 집단 상

황에서 훈련들이나 구조화 활동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다(Carroll et al., 2004;

Jacobs, 1992). 집단상담자가 특정 게임을 알고

있고 훈련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면, 그

것은 특히 집단 초기에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촉매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다양한 활동 및 훈련들은 집단역동을 촉진하는

데핵심적인역할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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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훈련이나 활동이 집단 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촉진시킨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

Jacobs, Masson, Harvill(2006)은 훈련 및 활동

들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고기술하였다.

첫째, 그것들은 토론과 참여를 만들어내어

구성원들의 활동 수준과 상호작용을 자극할 수

있다. 둘째, 활동 및 훈련들은 그 집단이 특정

한 화제나 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다. 특히, 과제집단에서 그러하다. 셋째, 집단

게임들은 초점을 하나에서 그 다음으로 이동하

도록 돕는다. 비록 효과적인 집단상담자들이

게임들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초점을 바꾸도록

할 수 있어야만 하나, 어떤 훈련들은 중요한 집

단 주제들로 가는 자연스러운 다리를 제공해준

다. 넷째, 게임들과 훈련들은 자기탐색에서 얻

어지는 생각들 이상의 경험적 학습을 촉진한

다. 다섯째, 집단원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

를 증가시키며 그들이 긴장을 늦추고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여섯째, 집단 훈련들과 활동들

은 집단을 활성화시키고, 구성원들이 위험을

무릅쓰도록 격려하고, 집단원들이 움직이도록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집단에서 공통적

으로 사용된다(Riva, 2004). 기본적으로, 집단

과 함께 작업하는 이러한 방식들은 개인내적이

거나 대인관계적이며, 의사소통 유형은 언어적

이거나 비언어적이다(Trotzer, 2004). 네 가지

가능한 유형들을 종합하였을 때, 아래의 네 가

지 유형에서 낮은, 중간의, 높은 강도가 나타난

다(Carroll, Bates, & Johnson, 2004). 구체적 예

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언어적 개인내적- 자

신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는지를 그리고 집단

에서 언어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림을 활

용하기 ② 언어적 개인상호적- 집단 구성원이

작은 집단으로 나뉘어서 자신의 형제자매 위치

에 대해 토의하기 ③ 비언어적 개인내적- 신체

이완하기 ④ 비언어적 개인상호적- 불안과 같

은 집단과 관련 있는 주제에 대해 가장 많은 사

람부터 가장 적은 사람까지 순서대로 줄서기

등이다.

전반적으로, 훈련들과 활동들은 속임수가 되

지 않는 한 집단 과정에서 거의 언제든지 사용

될 수 있으며, 집단원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개

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활동들에는 예를 들어 글, 언어,

예술, 행동, 그리고 이들의 조합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포함될 수 있다(Dossick & Shea, 1988,

1990). 집단에서 훈련들과 기법들을 사용하는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핵심은 시점과 사용법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서

불명확하게 사용된 활동은 응집력, 통찰, 활동

을 촉진시키는 대신에 집단을 저해할지도 모른

다.만약 너무 자주 사용된다면, 집단 활동들은

그 목적에서 멀어짐에 따라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안을 증가시키고 해를

끼침으로써 윤리적으로 문제시될 수 있는 훈련

들 또한 존재 한다; 그러므로 Gazda (1989)는

집단상담자들이 활동 및 훈련을 주의 깊게 사

용하라고충고한다.

집단역동에 대한 치료적 요인의 영향

집단상담에서 상담목표가 집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든 특정한 행동의 변화나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든 간에 집단원에게 긍정

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존재한다.집단상담의



- 100 -

가족과 상담 제1권 1호

역동적 과정 속에서 집단지도자와 집단원, 집

단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집단원들은 인지

적, 정서적, 행동적 변화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

한다. 이러한 집단원의 변화와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집단상담자나 연구자에게 지속적

인관심을받아왔다.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일대일의 관계가 중심

이 된 개인상담과는 달리, 집단상담에서는 집

단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원들의 상호작용이 주

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즉 집단연구자들

과 상담자들의 관심은 집단활동 동안 일어나는

집단원-지도자, 집단원-집단원, 집단원-집단 간

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집단참여자가 어떤

도움을 받느냐 하는 것이다. 집단에서 내담자

의 치료적 변화경험은 다양하고 복잡한 상호작

용적 특징에 의해 일어나며 이러한 특징을 치

료적 요인(therapeutic factor)으로 정의하고 있

다(Yalom, 2005).

치료적 요인이란 내담자의 성장과 변화의 조

건에 관계되는 제요인 중의 하나이다. 즉 치료

적요인은집단원의조건의개선에기여하는요

소로서 집단지도자, 집단원, 다른 집단성원, 집

단활동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집단원의 개선과

변화및성장을촉진하는기제라고할수있다.

집단상담 및 치료분야에서 치료요인을 밝히

고자 하는 관심이 증대되면서 연구자들은 치료

요인의 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시도하였다

(Corsini & Rosenberg, 1955; Berzon et al.,

1963; Bloch & Crouch, 1985; Yalom, 1975,

1985). 대표적인 학자들이 제시한 치료적 요인

을 유사한 개념끼리 묶어서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2>와같다.

집단의 치료적 요인을 제시한 학자 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자이자 실행가인 Yalom(2005)은

심리치료 집단에서 수행한 연구에 기초하여,

일차적인 긍정적 집단 변인들을 묘사하였다.

그는 이러한 긍정적인 힘들을 집단내 치료적

요인들(curative or therapeutic factors within

groups)이라고 불러왔다. 이러한 변인들은 성

공적인 집단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진다. 그들은 종종 복잡한 방식으로 구성원들

과 전체 집단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상

담과 심리치료 집단에서, 이러한 치료적 요인

들은다음과같다.

① 이타주의 :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명백히

스스로의 자존심을 높여주며, 어려운 난관에서

스스로극복할수있는힘을길러준다.

② 집단응집력 : 응집력이란 함께 있다는 느

낌에 대한 적절한 수준으로서 여러 다른 치료

적 요인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받아들여진다는느낌이다.

③ 보편성 : 다른 사람과 비슷한 환경이나 문

제를가지고있다는것을깨닫는것은수치심이

나무가치한느낌을줄여주고, 자존심을증가시

켜주며, 스스로를받아들이도록도와준다.

④ 대인관계 학습 : 다른 집단원들로부터 피

드백을 받는 대인관계-투입과 다른 사람과 관

계하는데 좀 더 적절한 방법을 시도하는 대인

관계-산출 요인을 합쳐서 대인관계 학습요인이

라고 명명하였다. 방어 없이 집단원들이 행동

할 수 있도록 집단이 운영된다면 그들은 가장

생생하게 자신의 문제를 집단에 내보이게 되

고, 집단상담자는 이 미시사회에서 보여지는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행동을 알아내어 치료적

으로활용할수있다.

⑤ 모방행동 : 집단상담에서 집단원들은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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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집단상담자 또는 자신과 유사한 문제를 가

진 다른 내담자에 대한 작업을 관찰함으로써

도움을 얻는다. 설사 모방행동이 지속되지 않

는다 해도, 새로운 행동을 실험함으로써 현재

의 자기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자기발견을 향해 나가는 과정

이다.

⑥ 정보교환 : 집단상담자나 다른 집단원들

이 제공하는 충고, 제안, 직접적인 지도 등이

포함되며 집단상담자가 제시하는 정신건강에

관한교수적강의도이에속한다.

⑦ 정화(catharsis) : 정화는 집단과정에서 중

<표 2> 대표학자들의치료적요인(권경인, 2001)

연
구
자

Corsini
& Rosenberg

(1955)

Berzon
(1963)

Yalom
(1975)

Yalom
(1985)

Bloch
(1979)

Corey
(2000)

Kivlighan
(1997)

갯수 9개 12개 11개 10개 11개 4개

치
료
적
요
인

상호작용
(interaction)

다른 사람에 의해 표현
된 감정에 대한 반응

대인관계학습-투입
(interpersonal

input)
대인관계 학습 대인관계를 통한 학습 피드백

타인-자기집중
(Others versus Self)

다른 사람의 피드백에
의해 자기를 아는 것

자기를 명료하고 주장
적으로 표현하는 것

관찰자치료
(spectator therapy)

다른 사람에게서 정직,
용기, 개방, 정서의 표
현을 목격하는 것

대인관계학습-산출
(interpersonal out-

put)

감정과 사고의 표출
(ventilation)

정서의 표출
카타르시스
(catharsis)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감정정화
감정적 자각 -통찰

(Emotional awareness-
Insight)

수용
(acceptance)

집단에서 친 감과 온
화함을 느끼는 것

수용 관심과 이해
관계-분위기

(Relationship-Climate)

응집력
(cohensiveness)

집단의 응집력 응집력

이타주의(altruism)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긍정적 관심, 수용, 공감

이타주의(altruism) 이타주의 이타주의

보편성(universaliza-
tion)

다른 사람과의 유사성
인식

보편성(universality) 보편성 보편성 보편성

주지화(intellectual-
ization)

자신의 정서적 역동에
대한 자각이 증대됨

자기이해
(self-understand)

자기이해 인지적 재구조화

희망의 고취
(instillation)

희망의 주입 희망의 고취 희망

지도(guidence) 정보교환 지도

동일시
(identification)

모방행동 대리학습

가족 재구조화(fami-
ly reenactment)

일차적 가족관계
의 재현

실존요인
(existential factors)

실존적 요인들

전이
(transference)

실험을 해 보는
자유

현실검증
(reality testing)

변화하겠다는
결단

문제 정의 및 변화
(Problem definition-

Change)

기타요인 : 승화, 자
발성, 지도자 권위,
이완, 경쟁, 강화 등

사회화기법의
발달

자기노출 자기개방

직면, 유머,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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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필수적 요소이다. 정서의 개방적 표현은

집단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정서표현이

없다면 집단은 메마른 학술적 연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그러나 정화는 집단의 한 부분일 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인지적 학습과

같은다른요인에의해보완이되어야한다.

⑧일차가족집단의교정적발달반복

내담자들은 가족 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경

험을 한 이력을 가지고 집단치료를 받으러 온

다. 이들은 집단 내에서 초년기 가족경험에 따

라 집단원과 상담자에게 예전에 부모형제와 상

호작용했던 것처럼 행동을 한다. 중요한 점은

집단에서는 초년기 가족갈등이 다시 살아나지

만교정적으로살아난다는점이다.집단에서자

신의 경직되고 완고한 역할을 끊임없이 도전함

으로써새로운행동을시험해보고먼과거이후

풀리지않았던문제를해결해가는것이다.

⑨사회화기술발달

내담자들은 자신의 부적응적 사회행동에 관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 관계에 손상을 주었던 여러 가지 사회

적 습성들에 대해 알게 될 수 있다. 특히 친

한 인간관계가 부족한 집단원들에게 인간관계

에 대한 구체적 기술을 연습하고 실험할 수 있

는좋은기회가될수있다.

⑩희망의주입

희망을 심어주고 그것을 유지하는 일은 모든

정신치료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내담자가

계속해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다른 치료적 요인

들이효과를낼수있게한다.또한치료방법에

신뢰를 갖는 일 그자체가 치료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집단상담자들은 집단의 효요성에 대

한 내담자의 믿음과 확신을 증가시킴으로써 희

망을심어주기라는이요인을부각시킨다.

⑪실존적요인들

집단상담을 통해 집단원들은 자신들이 타인

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도와 도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데 대한

궁극적인 책임들은 자신들만의 것이라는 점을,

그리고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타인과

는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점을

깨닫게된다.

Yalom(2005)은 이러한 변인들이“실제적 변

화 메커니즘”과“변화의 조건들”모두를 구성

한다고 주장하였다.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집단마다매우다르다.

Yalom(1985)의 목록에 Bemak과 Epps(1996)

은 그들이 12번째 요인으로 사랑을 첨가하였

다. 그들은 사랑이 Yalom의 다른 요인들 중 일

부 측면들을 포함할지라도, 그것 혼자서도 집

단 심리치료에서 치료적 과정에 기여한다고 믿

었다.집단 역동에 대한 Yalom(2005)의 개념화

는 Bemak과 Epps(1996)의 기여와 함께, 집단

상담과 심리치료 회기에 매우 유용하다. 이는

집단상담자들과 집단원들에게 그들이 초점을

두는 아이디어와 경험에 기초한 사실들을 제공

해 준다. 이러한 변인들은 지도와 같아서 집단

과정을안내할수있다.

집단상담에서어려운역동

집단상담자 교육이나 수퍼비전에서 가장 많

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집단역동이

고 그 중에서도 어려운 집단역동에 대한 이해

와 대처는 절실한 극복 과제일 것이다.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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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역동에 대한 고찰은 집단의 이론적 배경,

집단상담자의 숙련과 개인적 이슈, 집단원의

특성 및 상호작용의 특성 등 다양한 것을 함께

고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영역에 대

한 많은 집단상담자의 관심은 커져가지만 경험

적 연구를 통한 구체적 탐색은 아직 제한되어

있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과

제이기도하다.

어려운 집단역동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포괄

적으로 다룰 수 없지만 개인차원과 대인간차

원, 집단 전체차원에서 상담현장에서 자주 보

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역동에 대해 제시하고

살펴보았다.

개인차원 : 반-집단적 역할

역할은 개인내의 (욕구, 인지, 가치에 기반

한) 역동적 구조이다(Munich & Astrachan,

1983). 역할의 표현은 자기, 타인, 그리고 특정

집단들과 상황들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대

한 개인의 기대에 기초한다. 모든 사람들은 그

(녀)가 성취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을 갖는

다. 집단이 변화하거나 사람들이 집단을 변화

시킬때, 종종역할이달라진다.

역할은 대개 전반적인 개인의 정체성과는 다

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은 개인이 집단

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다. 때때로 역할은 너무 강력해져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를 그들이 연기하는 역할로부터 분

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한 상황은 개

인이 주로 어린 시절 수행했던 역할에 의해서

자신을 규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

어, 알콜중독자 성인자녀(Adult children of

alcoholics:ACoAs)는 종종 그들의 환경에 적응

하기 위해 네 가지 역할들 중 하나를 수행 한

다: 영웅, 희생양, 미아, 또는 마스코트(Harris

& MacQuiddy, 1991; Wegscheider, 1981). 불

행하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심리

치료적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단들에서 해

로운 영향을 주는 역기능적인 관계 방식의 함

정에빠지게될수있다.

집단 안에서의 대부분의 역할들을 개념화하

는 한 가지 방법은 일차적으로 세 가지 방식(촉

진적 /형성, 유지, 방해) 중 하나로 기능하는 것

으로간주하는것이다(Capuzzi & Gross, 2006).

촉진적/형성적 역할은 집단을 긍정적이고 건

설적인 방향으로 기능하게 하는 역할이다. 이

러한 역할은 맡은 집단원은 행동과 생각의 선

도자, 정보 추구자, 의견 추구자, 조정자, 방향

설정자, 가치평가자, 기록자로서행동한다.

유지 역할은 구성원들의 사회-감정적 유대와

집단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기여하는 역

할이다. 그들은 격려자, 조화자, 타협자, 해설

자, 추종자로서 존재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한다

(Shaffer & Galinsky, 1989).

어려운 집단역동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주된

역할인 방해 역할은 반-집단 역할이다. 이러한

역할을 맡은 개인은 공격자, 방해자, 지배자,

인정 추구자, 독선적인 도덕주의자로서 행동한

다. 이러한 구성원들은 또한 부정적이고 집단

이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집단의

목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Hansen et al., 1980)

집단원의 역할에 대해 기술하면서 부정적인

사회적-정서적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

류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역할들을 맡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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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집단 중심적이기 보다는 독선적이다.

그들은 세련된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며, 집

단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이 작업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집

단역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Vander와

Kolk(1985)에 의해 기술된 반집단적 역할들 중

대표적몇가지는다음과같다.

첫째, 공격자로 이런 사람은 대부분의 집단

구성원들의 아이디어와 행동에 반대한다. 그

(녀)는 자신의 방식을 타인들에게 강요하려고

한다. 둘째, 방해자로 이러한 개인들은 무엇이

논의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고, 종

종 전체 집단의 소망에 저항하며 그 과정을 방

해한다. 셋째, 인정추구자로 이 역할은 자랑하

는 것에 에너지를 쓰며, 타인들과 집단 전체에

게 손해를 끼치며 끊임없이 자신에게로 주의를

향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넷째, 플레이보이/플

레이걸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의 행동은

예를 들어,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이며, 수용적

인 집단분위기 형성을 방해한다. 다섯째, 도움

추구자-구원자 역할을 맡는 사람들은 집단으로

부터 동정을 이끌어내며, 의존적이다. 구원자

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나 정말로 구성원들

이 더 잘 기능하도록 돕는 것은 아니다. 여섯

째, 독점자로 이러한 개인들은 자신의 불안 때

문에 집단과 거의 관계가 없는 주제들에 대해

서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그들은 다른 집단원

들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집단을 통제하려고

한다.일곱째, 좋은 사람 되기-정보제공자로 좋

은 사람 되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

려고 한다.반면에, 정보제공자는 집단 회기 밖

에서 집단 내의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

고자 한다.둘 모두 주요 목적은 자신의 이미지

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여덟째, 철회/적

대적 집단원으로 이러한 개인들은 침묵을 지키

거나 위협함으로써 집단의 상호작용과 참여를

피하고자 한다.두 행동 모두 증가된 자기-방어

의결과를가져온다.

이러한역할을주된개인내적역동의구조로

가진 집단원은 초심집단상담자 뿐만 아니라 숙

련집단상담자에게도 집단진행에 어려움을 겪

게 만든다. 집단상담자들은 집단원들의 개인내

적 역동에 기초하는 이러한 역할에 대한 이해

와대처전략을개발하고습득할필요가있다.

대인간 차원 : 비난순환, 방어순환

대인간 차원에서 어려운 역동은 크게 두 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비난의 순환이고

다른 하나는 방어의 순환이다.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대인간 역동에 대한 대처를

살펴보면다음과같다(Earley. 2000).

비난의 순환은 집단원이 문제소유에 대해 자

신을 방어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로 자

기가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다. 둘 간의 상호작용에서 잘못되어가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믿고

비난하는 것이다. 집단 안에서 두 사람이 그들

의 문제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해 논쟁하며

주고받는 비난의 순환으로 나타나기 쉽다. 일

단 집단이나 대인간에 이러한 순환이 만들어지

면 멈추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다루기 위

한 첫 번째 단계는 이 순환에 관련된 사람들에

게 그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때때로는 상호작용에서

각자의 편에서 각 사람을 분리하여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상담자는 그들이 서로 비

난하거나 논쟁을 계속하려는 것을 막는데 초점

을 두어야 할 때도 있다. 다른 사람에 의해 그

의 내면에 촉발되는 각 집단원의 감정을 탐색

한다. 또한 상처나 두려움 또는 공격적인 느낌

뒤에 숨어 있는 수치심과 같은 취약한 감정에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가능하다면 집단원

반응뒤에전이를이해하도록도와야한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는 나머지 집단원들이

편을 들면서 그들에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도

움이 된다. 일단 한 쪽 집단원 혹은 양자가 성

공적으로 자신들을 탐색할 수 있게 되면 그들

은 자신들의 어려움에 대해 훨씬 쉽게 작업할

수 있게 된다.만약 둘 사이의 지속적인 긴장이

문제가 된다면 그 회기 내에 더 이상의 대화를

진전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도

있다. 가능하면 두 사람 모두가 탐색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 후 집단으로부터 지지적인 피

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극단적인 경우에

는 개인 자문시간에 이를 다루는 것이 효과적

일수도있다.

방어의 순환은 비난의 순환보다 더 깊이 자

기를 지키려는 상호작용이다. 이것은 두 사람

이 서로의 방어적인 반응으로부터 악순환 속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난다.첫 번째 사람은 활성화

된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성격적 방어로 반

응한다. 이런 방어는 성격적인 방어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사람의 문제를 촉발시킨다. 이것

은 그 다음 첫 번째 사람에게 있어 똑같은 방어

를 촉발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방어적인 순

환을 만들어 낸다. 이는 집단상담과 부부상담

에서흔하게발견된다(Earley, 2000).

방어의 순환이 일어날 때 먼저 두 집단원에

게 순환의 전체 역동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

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상대방을 자극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자

기를 지키려는 대화의 특성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된다. 두 사람의 갈등에서 어떤 공통점

을 찾아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두 사람 모두 무시되거나 둘 다 사람에게 의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갈등이 있다는 것

이다. 보통은 비난의 순환처럼 방어 뒤에 있는

고통과 전이에 접근하기 위해서 각 사람을 분

리해서 작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상담자는

또한 각 사람에게 방어의 순환을 깨기 위해 무

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필요하다면

집단원들에게 제안을 제공을 하도록 할 수 있

다. 방어의 순환은 어렵고 좌절스러운 작업이

다. 그러나 그것은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엄청

난 내적 치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방어의 순환

은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강한 전이를 가질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이는 방어 뒤에 있는 고

통에 접근해야 하고 접근의 깊이는 매우 깊어

야 한다.그리하여 방어의 순환에 있는 두 사람

은 갈등을 완화하고 결국 친 감과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큰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집단전체 차원: 충돌피하기, 자기애적으로

되기, 집단내 모순에 마비되기

전체로서 집단차원에서 집단역동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치는 변인으로는 부정적 집단변인

들(negative group variables)이 작동된다

(Gladding, 2008). 부정적 집단변인은 크게 3가

지로 나누어진다.즉, 갈등을 피하기(Avo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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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 즉 집단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기(abdi-

cating group responsibilities), 그리고, 자아도

취적으로 되기(becoming narcissistic) 집단 내

의 모순에 마비되기(anesthetizing to contradic-

tions within the group) 등으로제시할수있다.

이런 변인들이 집단에 존재한다면, 집단은 후

퇴하고 아마도 파괴적으로 변할 것이다

(McClure, 1990, 1994). 그러한 경우, 집단 전체

와그안의개인들은실패할것이다.

갈등을 피하는 것은 집단의 약점이나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구성원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침묵하게 하

는 것은 종종 강요와 지배적 행동을 통해 이루

어진다. 파괴적인 역동은 충돌을 피하고 다른

의견을 침묵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만약

도전되거나 변화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면,

집단은건강하지않게될것이다.

집단이 보이는 가장 파괴적인 행동들 중 하

나는 자아도취적이 되는 것이다. 자아도취적

집단은 바깥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고 적

을 만듦으로써 응집력을 발달시킨다. 결과, 후

퇴적인 집단 원들은 바깥 집단의 결함에 주의

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의 결점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McClure, 1994).

갈등의 회피와 집단 자아도취성의 발달과 함

께, 퇴보하는 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은 집단원

들이 집단 내의 모순에 대해 마비되는 심리적

마비(Psychic numbing)이다. 결과적으로, 퇴보

하는 집단은 집단에 대한 책임의 회피와 집단

상담자에 대한 의존을 나타낸다. 집단원들은

집단상담자나 집단의 촉진자 역할을 맡지 않

고, 그 대신에 순종적인 추종자가 된다.그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며, 사실상 집단에 영향

을 미치는 그들의 힘을 버린다. 그러한 경우,

집단은 스스로를 수정할 방법을 잃게 되고, 구

성원들이 다르게 행동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사

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파괴적으로

행동하게된다(Peck, 1983).

초심 집단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운 집단역

동을 선정하고 그 역동에 대한 대처를 전문집

단상담자에게 자문을 제공받는 형태로 정리한

Motherwell과 Shay(2005)의 자료에 나타난 어

려운 집단역동의 예는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

인몇가지예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극적 상실 경험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후 여

러 집단원이 집단을 갑작스럽게 떠나야 하는

상황들에서 남아있는 집단원들 사이의 불만족

과 집단원 보충의 문제, 상담료를 지불하는 방

식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집단원으로 인해 흔들

리는 집단원과 이에 영향을 받는 집단원들이

나타날 때, 집단상담자가 자신의 개인내담자를

집단원으로 포함시켰을 때 나타나는 그렇지 않

은 집단원들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어려움,

경계선 장애를 가진 집단원과의 작업에서 나타

나는 어려움, 자기애적 집단원과의 작업에서

난점, 집단에서 두 사람의 집단원이 집단 바깥

관계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될 때, 복잡한 방어의 형태로 집단원이

매회기 공격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담자의 해석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집단이

점점 수동적으로 되어갈 때, 출산 휴가 중인 집

단상담자로부터 만성우울증내담자 집단을 이

어받게 되면서 새로운 내담자가 집단에 참여하

면 희생양을 만들어 버리는 상황, 반-집단적 상

황으로 파괴적 경쟁과 시기가 집단에서 나타날

때, 의사소통이 지속적으로 실패될 때,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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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적, 힘의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날 때, 집단

에서성욕에대해서표현할때등이다.

상호작용 중심의집단역동의활용

상호작용 중심의 집단에서 집단역동을 최대

한 활용하는 방법은 집단과정에 집중하면서 집

단에서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상

호작용 작업에 대한 개념 및 상호작용 작업을

시작하고강화하는방법에대해살펴보았다.

상호작용 작업의 정의

집단상호작용은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이라고설명될수있다(Gladding, 2008) 상

호작용적 집단을 위해서는 집단원들에게 상호

작용적 작업과 집단 밖 이슈를 분명히 구분하

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작용적 작업은‘집단에

있는 누군가에게 서로를 향한 당신의 감정에

대해 혹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집단에

서 느끼는 것이나 그 순간에 느끼는 것, 생각하

는것을내놓는것’이다.

집단 밖 이슈는‘집단 밖에서 있었던 최근의

일이나 당신의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내 놓거

나 당신의 심리적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토

론하거나 다른 주제를 토론하는 것’을 의미한

다. 가능하다면 이를 사전면담에서 설명하고

집단에 참석하기 전에 문서로 된 자료로도 주

는 것이 효과적이다. 새로운 집단이 형성되는

단계에서 필요한 때문 언제든 이러한 구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상호작용이 무엇인지 미

리 아무리 많이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

람들은 그들이 상호작용을 생생하게 여러 차례

관찰하고 스스로 상호작용 작업을 시작하기 전

까지는정말로이해하지못할수도있다.

대인간 수준의 잠재력 때문에 집단상담자는

집단의 초기에 다음과 같은 점을 확고히 해둘

필요가 있다. 작업은 집단원들 간의 관계와 대

인간 상호작용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임을 확실

히 하는 것이다. 집단상담자는 상호작용 작업

이 집단의 주된 초점이라는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노력해야 한다

(Earley. 2000).

상호작용 작업을 시작하기

책임감을 강조함과 동시에 집단원들이 상호

작용적 작업을 자발적으로 시작하도록 격려하

라. 내담자가 상호작용적 작업을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데는 두 가지 일반적인 방법이 있다

(Earley. 2000).

첫째, 집단 안에서 발생한 일이나 다른 집단

원이 말하거나 행동한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을 표현하라. 둘째, 이전회기나 더 오래된

문제들과 관련된 작업, 특히 다른 집단원에 대

한 감정이나 그들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과 같

은 것을 꺼내라. 집단을 하는 날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 미리 생각해 보도록

격려하고, 집단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할 것을

생각해오도록하라등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호작용 작업을 시작하는

5가지 방법이 있다.집단원들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첫째, 그 순간에 경험하고 있는 것을

말하라. 이는 자각을 연습하도록 해 주고 아래

소개할 것들이 가능하도록 이끈다. 둘째,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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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누군가에 대한 혹은 집단상담자에 대한 문

제-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반응-를 꺼내도록

하라.이는 보통 두 사람 간의 대화로 이어지게

된다.셋째,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되고 좀 더 가

깝게 느낄 수 있도록 집단원 중 누군가에게 또

는 집단상담자에게 다가가라.상호작용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누군가와 반드시 어떤“문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라.넷째, 전

체로서의 집단과 관련된 주제를 꺼내도록 하

라. 집단이 친 하게 느껴진다거나 집단에 화

가 나는 것과 어떤 순간에 일어나는 일일 수 있

다.또한 집단에서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나 집

단 안에 분파가 있는 것으로 지각되는 것과 같

은 좀 더 오래 지속되어 온 문제일 수도 있다.

다섯째, 다른 집단원이나 집단 전체에게 피드

백을 요청하라. 이러한 피드백은 집단원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구체적

인 주제일 수도 있으며, 다른 집단원들이 자신

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같은 일반적인 것일

수도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집단원들에게 하나하나 분

명하게 말해줌으로써 집단원들이 상호작용적

작업을주도적으로시작할수있도록하라.

상호작용 작업의 구체적 전략

상호작용 규범을 보다 명료하게 하고 지속적

으로 강화하기 위해 집단원들이 다른 집단원들

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Earley. 2000).

첫째, 촉진적 방법으로 내담자는 질문을 하

고 해석하고, 조언을 주고 제안을 함으로써 집

단상담자가 하듯이 개인적인 연루 없이 다른

집단원을 도우려고 한다. 촉진적 반응은 집단

에서 그 대상이 되는 집단원이 그 순간 실제로

그것을원할때유용할수있다.

둘째, 공감과 동일시로 다른 사람과 공명

(resonating)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공감과 동일시, 보살

피기, 연약함 드러내기, 그리고 집단의 응집력

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감과 동

일시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집단에서 안

전감을 증진시킨다. 사람들은 또한 동일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문제로부터 배우기도 한

다. 누군가 어떤 문제로 작업을 할 때, 다른 사

람들은 어떻게 그 작업이 자신들과 관련되는지

를 주목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반응

에 주목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가치 있는 통찰

을얻을수있다.

셋째, 지각의 전달로 다른 사람에 대한 견해

나 자신의 이해를 말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

다. 지각의 전달은 촉진적 반응과 감정반응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담고 있다.지각의 전달은 피

드백으로 유용할 수 있으나 지각을 전하는 사

람이 그것을 감정을 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해야한다.

넷째, 감정 반응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정서

적 반응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반응

은 보살피기, 인정 또는 지지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일수있다.

상호작용적 작업의 강화

집단발달 단계에서 상호작용적 작업은 암묵

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집단

원들이 집단 밖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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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거나 다른 집단원에 대한 감정을 무시하

게 되면 집단의 초점이 집단 밖으로 옮겨져서

시간이 갈수록 함께 작업할 정서적인 반응이

적어진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집단원들에게

서로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돌아가도록 격려해

야 한다. 다음은 집단원들에게 상호작용적 작

업을 하도록 격려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제안들이다(Earley, 2000).

첫째, 상호작용을 분명히 요청하기로 집단이

잠시 집단 밖 주제에 초점을 둘 때 이점을 지적

하고 다음은 상호작용적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집단의 초기에 집

단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연습을 통해

상호작용 작업을 자발적으로 시작하도록 교육

할 수 있다.즉 집단원들에게 아직 표현해 보지

않았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단 안에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제안한다. 그런 다음 자

기가 느낀 이러한 감정을 그 사람에게 표현해

보도록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시작하게끔 요청

할 수 있다. 적절하다면 이는 두 사람 간의 상

호작용으로 확장될 수 있다.그런 뒤에 또 다른

자원자에게요청하는식으로진행된다.

둘째, 개인적 자문시간에 상호작용을 준비시

키기로 이 방법은 집단을 시작한 초기 몇 달 이

내에 특히 유용하다. 개인면담이나 자문과 같

은 안전한 장면에서 종종 내담자는 좀 더 위협

적인 집단상황에서 나오지 않았던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내놓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서든

내담자가 이러한 작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스스로선택할수있도록허용되어야한다.

셋째, 마음속 장애물을 탐색하도록 격려하기

로 집단원들이 상호작용 작업을 피하는 것 같

으면 당신은 그에게 그러한 망설임 뒤에 무엇

이 있는지를 탐색해 보도록 할 수 있다.집단원

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두렵거나, 판단되

는 것이 싫거나, 친 감의 이슈를 다루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이 두려워

하고 있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구속 없

이 이러한 탐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야 한다. 심지어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힐 필요는 없다. 만일 집단원들이 자신을 가

로 막고 있는 것에 대해 탐색할 충분한 자유를

주게 되면 그들은 대개 기꺼이 작업을 시작하

고자할것이다.

넷째, 정서적 반응에 집중하는 것으로 집단

원들이 다른 집단원에게 보이는 미묘한 정서적

반응의 징후를 주목하라.만일 바로 그 순간 정

서적 반응의 징후를 발견하고 느낀 점을 묻는

다면 대부분의 경우 부드럽게 진행되어 갈 것

이다.

결론

집단상담 영역에서 집단역동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하지만 여러 개념과 혼

재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집단상담 영역에서 집

단역동에 대한 관심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경험적 연구를 통해 집단상담 안에서 집단역동

을 촉진하는 요인과 방해하는 요인 또 상담장

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역동이나 어려

운 역동에 대한 정리나 대처에 대해서는 아직

도 체계적 정보로 정리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

고있다.

집단역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과정

적 변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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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을 살펴볼 때 집단 성과연구에 비해 과정

연구는 빈약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 최근 10년

간의 국내 집단상담 연구들 중 성과연구는 전

체의 95.1%였고 과정연구는 5.7%에 그쳤다(권

경인, 2010b). 과정적 변인에 대한 과학적 탐색

과 이들이 집단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

한 연구가 축적될 때 집단역동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Burlingame, Mackenzie & Strauss, 2004).

집단역동은 단일한 축에서 설명되어지기 보

다는 다양한 축으로 설명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미선, 권경인(2009)의 연구에서 초심, 중간,

숙련 집단상담자들이 모두 수퍼비전에서 집단

역동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은 확인되었다.

하지만 각 발달단계 별로 집단역동의 대해 궁

금해 하거나 어려워하는 역동의 종류 및 특성

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집단상

담자 발달 수준에 따라 어려운 집단역동의 탐

색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구체적 대처전략들

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상담자 발달 수준뿐만 아니라 대상별로, 집

단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도, 구조화 정도의

따라서도 중요 집단역동은 달라질 수 있다. 집

단역동에 대한 지식은 다양한 축으로 축적될

필요가있다.

사회학이나 사회심리학에서 주로 이루어진

집단역동의 중요 주제들은 집단의 발달, 응집

력, 집단구조, 상호작용, 권력, 의사결정, 리더

십, 갈등 등 여러 가지이다(Forsyth, 2006). 분

명한 초점으로 주제를 제한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집단역동과 관련

이 있다. 상담이나 치료집단의 맥락이 아닌 다

양한 맥락의 집단에서 집단역동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왔다. 이제 상

담 및 치료 맥락에서 집단역동과 관련된 다양

한 주제들에 대한 구체적 탐색이 보다 적극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미 탐색된 지

식들은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는 집단상담 영역의 발전을 위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중요한과제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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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Group Dynamics in Group Counseling.

Kyung In Kwon  

Kwangwoon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group dynamics in group counseling by dividing into four broad

areas. First, the theoretical development in this field is examined based on contributions made by

major scholars. Regarding group dynamics in group counseling, levels and principal types of group

dynamics, and influential factors in group dynamics such as group preplanning, group structure,

group activities, therapeutic factors are discussed. In the section on difficult dynamics in group

counseling, categories such as the role of anti-group on an individual level, the blame circle and

defense circle on an interpersonal level, the avoidance of conflict on the level of the entire group, the

state of becoming narcissistic, the state of anesthetizing to contradictions within the group are

addressed. Finally, in order to apply interactive group dynamics to group counseling, this study

specifically probes into areas including the definition of interactive process, and its specific strate-

gies, and its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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