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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행정안전부(2024)에 따르면, 2024년 12월 24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약 1,02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에 진입하였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2025년보다 앞

당겨진 것으로(통계청, 2023.09.26.), 독일(40년), 미

국(73년), 프랑스(115년) 등 서구 선진국의 초고

령사회 진입 속도에 비해 현저히 빠른 수준이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가족 구조와 노동시

장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종

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용 외, 2021; 이해영, 2006).

노인 인구의 증가는 평균 수명 연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더욱 길어진 노년기 삶의 질

을 개선하는 문제와 노년기에 특징적으로 직면하

게 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개입 필요성이 증가

함을 의미한다. 노년기는 신체적 노화로 인해 스

트레스 취약성이 증가하며, 면역력 저하 및 질병 

발생 가능성 증대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취약

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서경현, 2007). 기억력, 문

제해결력 및 인지기능의 감퇴는 노년기의 특징으

로서, 이러한 노년기의 신체적 변화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명아, 김현수, 김

은정, 2005). 또한, 실직 및 은퇴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확률이 크고(신복기, 이성진, 2016), 사회적․

심리적 고립감 역시 노년기의 대표적인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노년기에는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됨에 따라 다수의 노인들은 우울과 같은 정

신건강 문제를 겪는다. 노인 우울증의 특징은 만성

적 경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재발률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Mitchell & Subramaniam, 2005), 

자살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김현순, 

김병석, 2007; 양승경, 이수정, 이은주, 2022; 황

혜남, 변혜선, 2021). 특히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46.6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7.2명(인구 10만 명당)에 비해 2.7

배 높아 노년기 우울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

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21.12.24.). 또한, 우

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 증상은 노년기 삶의 만

족도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므로(오정아, 유

재언, 김상연, 신정민, 김시경, 2024)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리․정서적 문제 예방 및 개선

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심리상담(counseling)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적 개입 방법으로서 노인의 적응력 향상을 위

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심리상담 개

입 방법 중 하나인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은 노인의 심리적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접근 방

식으로 입증되었으며(Krishna et al., 2011), 집

단 내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통해 노년기

의 보편적 경험인 외로움과 고독감을 다루는 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Kampfe, 2015). 또한, 

집단상담은 노년기에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변화된 사회 환경에 

대한 적응력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뿐

만 아니라, 노인 우울증 치료에 있어 약물치료의 

경우 느린 반응성, 약물 의존성, 내성 등 일반적 

문제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의 경우 약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심리치료가 더 선호되는 경

향이 있다(National Collaborating Centre for 

Mental Health(UK), 2010; Apóstolo et al.(2016)

에서 재인용). 실제로, 노인 우울증 환자 대상 심

리치료는 증상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입증된다(Apóstolo et al., 2016; Chen, Li, Pan, 

Wang, Jing, Liu, ... & G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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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 집단상담의 유용성은 집단상담의 치료

적 요인(therapeutic factors)을 통하여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다. Yalom과 Lescez(2005)는 

희망고취, 보편성, 대인관계 학습, 정보전달, 이타

심, 초기 가족의 교정적 재현, 사회화 기술의 발

달, 모방행동, 집단 응집력, 정화, 실존적 요인을 

집단상담의 치료적 요인으로 제시한다. Corey 외

(2019)는 자기개방, 보편성, 피드백 응집력, 희망, 

실험을 해보는 자유, 관심과 이해, 변화하려는 결

단, 감정 정화, 인지적 재구조화, 직면 등을 제시

하였다. 즉, 학자들마다 제안한 집단상담의 치료

적 요인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소속감, 통찰과 

해소, 의사소통 학습, 수용과 변화로 요약할 수 있

다(천성문, 함경애, 박명숙, 김동원, 2022). 소속감

은 집단에 속해있다고 느끼며 집단 및 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집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통찰과 해소는 자신의 문

제, 고통과 관련된 원인에 대해 깨닫고 편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며, 의사소통 학습은 상담자 및 집

단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 형성 능력의 증

진을 가져오고, 수용과 변화는 자신의 삶의 의미

와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다(천성문 외, 2022). 이처럼 집단상담은 노화

를 둘러싼 문제를 극복하는데 유용하며 노화의 

긍정적 측면을 촉진 하는데 접근한다는 점에서 

노년기의 심리적 적응력 향상에 있어 유용한 접

근이 될 수 있다(Corey et al., 2019).

에릭슨(Erikson, 1963)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자아통합을 이루는 시기로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통합감 증진을 

도모하여 성공적 노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하였

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가까운 가족 및 친구의 

상실, 역할 상실 등으로 인한 소외 등 대인관계의 

위축이 되기 쉬우며 노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경우 좌절과 실망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

다. 이에 노인 집단상담은 노인의 자아통합을 증

진하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

요한 개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박윤희, 박금주, 

박정환, 2024). 

국내외 연구를 통하여 노인 대상 집단상담의 효

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인지-행

동적 집단상담이 노인의 우울, 고독감 및 역기능

적 태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김문영, 정현희, 2003), 집단 의미치료 프

로그램이 우울 증상을 가진 노인의 삶의 의미를 

향상시켜 우울 증상이 감소되고 자아존중감 및 삶

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찬희, 2018). 윤서연 외(2021)의 연구에서는 메

타분석을 통해 국내 노인대상의 집단상담 프로그

램이 노인의 우울 및 자아통합감에 효과크기가 크

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최근 박윤희 외(2024)의 연

구에서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지역 노

인들의 자아통합감이 상승했음을 밝혔다.

국외 연구에서도 노인 대상 집단상담의 유효한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 Payne와 Marcus(2008)

는 메타분석을 통하여 노인이 젊은 층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낮은 효과크기를 보였지만, 여전히 집단

상담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하였으며, 

Huntey와 Araya, Salisbury(2012)는 체계적 문

헌고찰 연구를 통하여 노인 우울에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개인치료와 집단치료가 효과적인 개입임

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우울증이 있는 노인에

게 인지행동치료(Krishna et al., 2011; Tavares 

& Barbosa, 2018), 회상 치료(Chueh & Chang, 

2014; Tavares & Barbosa, 2018) 기반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이 확인된다. 이처럼 국

내외 연구를 통해 노인대상의 집단상담은 사회적 

고립이 되기 쉬운 노년기에 보편성과 소속감 체

험 등을 통해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유용한 도

구로서 사용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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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인 대상 상담의 실정을 살펴보면, 개인

상담은 1994년 ‘한국 노인의 전화’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나 이는 다른 연령대 대상의 상담보다 늦

은 시작이었으며, 노인복지법(2015)에서도 각 시

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었고, 노인 대상 상담

이 다양한 상담센터 및 복지기관에서 제공이 되고

는 있지만 노인의 참여는 높지 않으며 집단상담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김단비, 주은선, 2020; 정

윤희, 김희정, 2020). 이와 관련해 김단비와 주은

선(2020)은 상담에 대한 동기 및 상담을 꺼리는 

이유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상담에 대한 동기

에서 정서상의 어려움 중 외로움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털어놓고 싶음,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느낌 등이 언급되었고 반대로 상담을 꺼려하는 

이유에는 상담에 대한 불신 중 비밀보장에 대한 

염려, 치부 및 자기 노출에 대한 거부감 등이 언

급되어 이를 바탕으로 집단상담에 대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및 거부감 까지도 예상할 수 

있었다. 이처럼 노인 대상의 집단상담에 대한 필

요성은 있으나 이에 대한 동기와 거부감이 혼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대상의 집단상담에 대

한 욕구 및 특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그동안 소수의 연구에서 노인상담의 연구동향

에 대해 분석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노인상담 관련

한 논문 수가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지만, 초고령

화 사회로 진입을 앞둔 현재 아동, 청소년 등의 

상담 분야 연구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

며 노인상담의 필요성 및 요구에 비해 연구가 부

진한 상태로 확인되었다(박명주, 박은경, 2023; 조

수연, 이민혜, 2018). 노인 집단상담과 관련하여 

김현미(2016)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노인 집

단상담 프로그램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고, 집단

상담의 이론적 토대, 주제, 연구대상, 측정 도구, 

운영적 측면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고 세분화된 집

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및 추후 연구 방

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노인집단상

담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고, 윤

서연, 백유진, 권소연, 김혜미, 이영순(2021)의 연

구에서 2001년부터 2020년 사이의 노인 집단상

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한 정도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연구자들이 고안

한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검증된 방

법론을 활용하지 않은 점은 제한적이다.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 ScR)은 

문헌연구 방법 중 하나로서 새로운 분야나 그 동

안 주목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연구가 탐색적 

단계에서 수행될 때, 해당 연구의 영역과 범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

(Arksey & O’Malley, 2005). Munn과 동료들

(2018)은 주제범위 문헌고찰과 유사한 방법론 간

의 차이점을 정리하여 제시하여 주제범위 문헌고

찰의 특징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구

체적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된 문헌고찰 방식은 문

헌고찰을 위한 프로토콜을 제시하거나 표준화된 

데이터 추출 방식을 갖고 있지 않는 등 하나의 방

법론으로 보기에 제한점이 있고, 체계적 문헌고찰

(systematic review, SR)은 사전 검토 프로토

콜부터 문헌 수집 절차, 데이터 추출 방식, 문헌의 

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각 개별 연구 결과 종

합 및 요약된 결과 제시 등 보다 엄격한 절차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반면 주제범위 문헌고찰은 

전통적 문헌고찰 방법보다는 체계적으로 수행되

지만 체계적 문헌고찰에 비해서는 자유도가 높다

는 특징이 있다. 즉, 사전 준비 및 문헌탐색 전략

과 데이터 추출 방식에 대한 구조화된 방식을 요

구하고 있지만 자료의 종류나 수집된 문헌의 질

을 엄격하게 다루지는 않는데, 이는 아직 파악하

고자 하는 연구 대상의 성격이 명료하지 않고, 탐

색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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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제한할 경우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가

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제범위 문헌고찰은 의

학, 보건학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최

근 국내에서도 점차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예: 고광숙, 김성길, 2023; 이지아, 

송해란, 조광래, 2024; 장미수, 2023).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주제범위 문헌고찰 방법을 적용하여 국

내의 노인 대상 집단상담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자 하며, 이를 통하여 향후 노인 대상 집단상담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실행 방향성을 제안하고

자 한다. 

2. 방 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노인 대상 집단상담 연구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절차로 주제범위 문헌고

찰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Arksey와 O’Malley 

(2005), Levac 외(2010), Peters 외(2015)가 제

안한 절차에 총 다섯 단계의 연구 절차를 따라서 

수행하였다. 방법 부분에서는 연구 절차 중 네 단

계를 절차대로 기술하였으며, 다섯 번째 단계인 

‘결과 분석 및 제시’는 결과 부분에 제시하였다.

1) 1단계: 연구 질문 설정

연구 질문 도출을 위하여 Peters 등(2015)의 

제안에 따라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연령이나 자

격 기준 등을 의미하는 대상(population), 구체적

인 관심 영역 즉, 개입방법이나 현상, 연구설계, 틀, 

이론, 분류를 의미하는 개념(concept), 연구 목적

과 관련된 지리적(위치적) 요인, 문화적 요인, 인

종, 성별 혹은 특정 개입 맥락 등을 다루는 맥락

(context)의 3요소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PCC 요소는 노인(P), 집단상담 및 집단심리치료

(C), 국내 정신건강 분야(C)로 보았다. 이를 바탕

으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내 정신건강 분야’에서 노인 대상 집단상담 

연구는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

2) 2단계: 연구 검색

(1) 데이터베이스 선정

자료 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선정을 위하여 

국내 문헌 사이트 중 가장 규모가 큰 학술연구정보

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 IS S )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 orea C itation 

Index, KCI)를 선정하였다. 이들 데이터베이스는 

고급 검색 기능을 통하여 보다 많은 문헌을 수집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RISS는 국내 

5개의 데이터베이스(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

술정보(KISS), 교보문고(KYOBO), 학술연구원

(e-Article), 코리아스칼라(KOREASCHOLAR))

를 통합하여 검색 결과를 제공하며, KCI는 Web 

of Science를 통하여 보다 정교한 검색식을 활용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 연구 검색 키워드 선정 및 완성

연구 문제에 해당하는 문헌을 검색하기 위해 최

근 발표된 몇 개의 문헌을 참고하여 관심 주제를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를 확인하였다. 관심 대상

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문헌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인 외 고령, 신중년, 베이비부머 등을 키워드로 

선택하였으며, 집단상담 외에도 집단프로그램, 집

단교육프로그램 등을 수집하고, 검색 및 문헌 검

토 과정에서 관련 키워드는 지속적으로 수정해가

며 보다 많은 문헌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검색어 완성

앞선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용된 연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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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검색 키워드 편수

RISS

초록: 노인|고령|어르신|베이비부머|초기

노인|초기노년기|중기노인|중기노년기|

후기노인|후기노년기|노년기|신노년 

<AND> 초록: 집단상담|그룹|집단심리

교육|집단치료

221

KCI

(TS=(노인 OR 고령 OR 노년기 OR 

초기노인 OR 초기노년기 OR 중기노인 

OR 중기노년기 OR 후기노인 OR 후기노

년기 OR 베이비부머 OR 신중년 OR 어

르신)) AND TS=(집단상담 OR 집단

치료)

122

<표 1> 연구 검색 키워드

색 키워드는 <표 1>과 같다. 구체적으로, 검색키워

드는 우선 연구자가 관심 있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출되는 결과에 문헌을 살펴보며 추가적으로 키워

드를 추가하면서 완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키워드 완성된 키워드는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초록(abstract) 혹은 주제어(TS)를 검

색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검색 결과, RISS 221편, 

KCI 122편이 검출되었다.

3) 3단계: 연구 선정

연구 선정 단계에서는 검출된 문헌 중 연구 문

제에 해당 KCI 등재지 이상의 학술논문, 최근 3

년 이내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 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구체적인 연

구 선정 기준은 <표 2>와 같다. 주제범위 문헌고

찰에서는 문헌의 질을 평가하지 않고, 관심 주제

를 다루는 모든 문헌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

으나, 본 연구는 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한 개입을 

다루고 있으며, 치료자 및 연구자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최소한

의 문헌의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

단하였다. 이에 포함기준에서 KCI 등재지 이상의 

포함 기준 제외 기준

KCI 등재지 이상
KCI 등재지 후보, 학위논문, 
회색문헌

2022년 이후 발표된 논문 2022년 이전 발표 논문

노인 대상 프로그램
노인의 보호자, 부양자 등 대
상 프로그램

집단 대상의 상담 및 교육 
형태

개인 대상의 상담 및 심리교육 
형태
집단 프로그램을 직접 연구 대
상으로 삼지 않은 문헌

심리상담, 심리치료, 자
조(self-help), 심리교육

재활(예: 인지재활, 생활능
력향상) 

심리정서적 변인에 대한 
개입

심리정서적 변인 外 개입
(예: 결과변인: 건강증진 등)

<표 2> 포함기준과 제외기준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검색을 실시하였고, 연구 

관심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노인대상 집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서 심리정 서적 변인에 

초점을 둔 개입을 포함하였다. 특히, 주제범위 문

헌고찰 방법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포함기준과 

제외기준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사전에 파악되지 못한 연구들까지 포함

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

로 완성하였다.

먼저, 제목 및 초록을 토대로 포함기준과 제외

기준에 기반하여 연구를 선별하였고, 모호한 문헌

에 대해서는 전체 문헌을 참고하여 적합성 여부

를 확인하였고, 연구자 2인이 상호 검토하는 과정

을 거쳤다. 또한 문헌 검토 과정에서 연구자가 사

전에 파악하지 못한 요소가 발견되면 이를 선별 

기준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그에 따른 문헌 

검색 및 선별 과정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등 반

복적 수행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문헌이 포함될 

수 있게 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8편이 분석 대상

에 포함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문헌 선정 과정은 

Peters 등(2021)의 제안과 같이 PRISMA-ScR에 

따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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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선정

n=333(KCI=221, 

RISS=122)

n=261(중복제외)

제목 검토 

n=62

최종 선정 문헌

n=18

중복문헌

n=82

제외기준에 따른 

문헌 제거 

n=44

문

헌

확

인

스

크

리

닝

포

함

초록 검토 

n=21

본문 검토 

n=18

<그림 1> 문헌 선정 흐름도

4) 4단계: 자료 기입(data charting)

수집된 문헌에서 중요한 정보를 기입하기 위하

여 일차적으로 연구 수행 전 사전에 분석 틀을 구

성한다. 분석틀은 ‘일반적 특성’(기본 정보, 연구 

정보)과 ‘노인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문헌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사전

에 분석틀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유용한 항목

이 발견될 경우 분석틀을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

완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완성된 분석

틀은 <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특성에는 문헌의 기본 정보

(출판연도, 출판영역, 주저자 소속, 주저자 학문배

경)와 연구 정보(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목

적)로 구분하였다. 출판 영역의 경우 해당 저널 

분야를 확인하기 위하여 KCI를 참고하였고, 주저

자 소속은 문헌에 제시된 1저자 정보를 바탕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은 연구에서 진단을 

위한 척도를 사용하거나 진단명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연구를 수행한 경우 ‘임상집단’, 그렇지 

않은 경우(예: 간이 우울척도를 통한 우울 내담자 

선별)는 ‘일반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일반집단 중

에서도 특별히 초점을 둔 집단이 확인된 경우 해

당 정보에 따라 분류하고 ‘특수집단’으로 구분하

였다.

항목 세부항목 코딩 영역

일반적인

특성

기본 정보

출판연도

출판 영역 저널명

주저자 소속 대학, 상담기관, 연구소, 병원 등

주저자 학문배경 인문사회, 공학, 자연과학, 예체능 등

연구 정보

연구대상 일반집단, 임상집단, 특수집단

연구방법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

연구목적 이론 및 문헌연구, 프로그램 개발, 과정연구, 성과연구

노인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특성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심리상담, 예술치료

집단상담 형태 상담집단, 치료집단, 지지집단, 심리교육

이론적 배경
정신역동, 체험적 및 관계지향적, 인지행동적, 포스트모더니즘적, 

통합적, 기타

개입 변인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자아통합감

<표 3> 노인 대상 집단상담 문헌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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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문헌 중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직접 다룬 

문헌은 별도로 ‘노인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특

성’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코딩을 실시하였다. 코

딩 영역은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심리상담, 예술

치료), 집단형태(상담집단, 치료집단, 지지집단, 교

육집단), 이론적 배경(정신역동적 이론, 체험적 및 

관계지향적 이론, 인지행동적 이론, 포스트모더니

즘적 이론, 통합적 이론, 기타), 개입 변인(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자아통합감)이었다. 이 가운데 

개입 영역은 강진령(2019)을 참고하여 비교적 건

강한 개인의 적응과 변화, 심리사회적 성장에 초

점을 둔 ‘상담집단(counseling groups)’, 정신질

환 등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개인에 대한 정신장

애 치료를 목적으로 한 ‘치료집단(psychotherapy 

groups)’, 집단구성원들 간의 자기성장과 지지를 

목적으로 한 ‘지지집단(supporting groups)’, 심

리적 주제나 정신건강적 주제에 대한 정보 제공

을 목적으로 한 ‘심리교육(education goups)’으

로 구분하였다. 이론적 배경은 Corey 외(2019)를 

참고하여 다섯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3. 결 과

연구 절차에 따라 문헌 수집 후 최종 분석에 사

용된 문헌은 <표 4>와 같다. 수집된 문헌에서 추

출한 주요 자료는 주제범위 문헌고찰 연구 결과 

제시 절차에서 안내하는 바와 같이 문헌에 대한 

일반적 정보와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 분석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서현주, 202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역시 문헌의 일반적 특

성과 노인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하여 구분

하여 제시하였다.

no. 저자
출판

연도
학술지

1 박윤희 외 2024 인형치료연구

2 양문생 외 2024 한국산학기술학회

 3* 김남원 2022 한국노년학연구

4 고정은, 박지혜 2022 한국웰니스학회지

5 변혜진 외 2023 한국예술치료학회지

6 이수경 2024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7 강호엽 2024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8 김옥자, 이근매 2024 예술심리치료연구

9 송은영, 전순영 2022 미술치료연구

10 오다영, 이근매 2023 예술심리치료연구

11 홍명진, 김서현 2024 한국노년학연구

12 황다미자, 이민선 2024 디지털융복합연구

 13* 박애실 20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 김정선 외 2024 가족과 가족치료

15 전형준, 장혜경 2024 상담심리교육복지

16 안류연 외 2024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17 이지원 외 2022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8 송재임, 김태은 2022 예술심리치료연구

*해당 논문은 집단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확인되지 않아 집단상담 프로그램 분석에서 제외됨

<표 4> 최종 분석 논문 목록

1) 일반적 특성: 기본 정보

(1) 출판연도 및 출판영역

출판연도 및 출판영역은 <표 5>와 같이 정리

하였다. 지난 3년간 발표된 논문은 2022년 6편, 

2023년 2편, 2024년 10편으로 확인되었다. 학술

지를 출판영역에 따라 분류한 결과, 사회과학 15

편, 복합학 2편, 공학 1편으로 분류되었다. 구체적

으로, 사회과학 영역 중 교육학(5/18)과 심리과학

(5/18)이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학과 사회과학

일반이 각각 2편, 기타 사회과학 분야에서 1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에도 복합학 

2편(학제간연구, 기타과학기술학), 공학 1편(공학

일반)이 발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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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영역 세부영역 학회지명 2022 2023 2024 합계

사회과학(15)

교육학(5)
특수교육 예술심리치료연구 1 1 1 3

교과교육학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 1 2

심리과학(5)

심리과학 미술치료연구 1 1

상담심리/심리치료
상담심리교육복지 1 1

인형치료연구 1 1

임상심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1 1

응용심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 1

사회복지학(2) 사회복지학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 1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 1

사회과학일반(2) 기타사회과학일반 한국노년학연구 1 1 2

기타사회과학(1) 기타사회과학 가족과 가족치료 1 1

복합학(2)
학제간연구(1) 학제간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 1

기타과학기술학(1) 기타과학기술학 디지털융복합연구 1 1

공학(1) 공학일반(1) 공학일반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 1

합계 6 2 10 18

<표 5> 노인 집단상담 연구의 출판연도 및 출판영역별 분류

과를 통하여 지난 3개년 간 노인 대상 집단상담에 

대하여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2) 주저자 소속 및 학문배경

주저자의 소속과 학문 배경을 확인하여 <표 6>

소속 학문배경 편수 총 편수

대학

상담(상담대학원, 상담심리, 

상담코칭)
4

17

예술치료(미술치료) 4

사회복지 2

심리학 1

생명교육 1

확인미상 5

상담

기관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 1

합계 18 18

<표 6> 노인 집단상담 연구의 주저자 소속 및 

학문배경 정보

과 같이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주저자의 소속은 

대학과 상담기관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병

원, 산업체 등의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학 소

속 주저자의 세부 학문배경을 확인한 결과, 언급

되지 않은 연구(5/18)를 제외하고 상담(4/18), 예

술치료(4/18) 전공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사회

복지(2/18), 심리학(1/18), 생명교육(1/18) 순으로 

확인되어 대학의 상담 혹은 예술치료 전공에서 노

인 대상집단상담 연구를 가장 많이 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담기관 소속은 청소년상담복지개발

원(1/18) 으로 확인되었다. 

2) 일반적 특성: 연구 정보

(1) 연구 대상

노인 집단상담 연구의 연구대상은 <표 7>과 

같다. 구체적으로 일반군(8/18), 특수대상(8/18)

이 동일하게 8편으로 확인되었고, 임상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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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세부 대상 구분 편수

일반군 일반(8) 8

특수군

여성(2), 남성(1), 독거노인(1), 무

기력(1), 배우자 사별(1), 요양병원

(1), 폭우피해(1)

8

임상군 우울 및 자살사고(1), 자살고위험(1) 2

합계 18

<표 7> 노인 집단상담 연구의 연구대상

연구는 2편(2/18)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대상 

연구로는 특정한 조건을 언급하지 않은 일반 대

상 연구가 8편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 대상 연구 

2편 외에는 모두 1편씩 발표된 것으로 확인되

었다.

(2) 연구 방법

노인 집단상담 연구 수행 방법에 따라 분류하였

으며 이는 <표 8>과 같다. 구체적으로, 양적연구

(9/18), 질적연구(6/18), 혼합연구(2/18), 문헌연

구(1/18) 순으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확인되었

다. 구체적으로, 양적연구방법은 실험설계의 형식

으로 집단 간 비교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질적연구

방법은 집단상담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 수

행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혼합연구방법은 프로그

램 개발 과정에서 실험연구 형식과 질적분석 방

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효과성 검증과 경험에 대

한 질적 점검을 하는 형태로 실시되었고, 문헌연

구에서는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수행된 연구로 

연구방법 세부 연구방법 편수

양적연구 실험설계 9

질적연구 질적 사례연구, 현상학적 연구 등 6

혼합연구 프로그램 개발 2

문헌연구 연구동향 1

합계 18

<표 8> 노인 집단상담 연구의 연구 방법

연구목적 구분 편수

이론 및 문헌연구 1

프로그램 개발 2

과정연구

치료적 요인, 집단 과정과 성

과 연계, 집단상담자, 과정 질

적분석, 피드백

6

성과연구 메타연구, 효과성연구 9

합계 18

<표 9> 노인 집단상담 연구의 연구목적

확인되었다.

(3) 연구 목적

연구목적 분류는 권경인과 조수연(2020), 이옥

진 외(2023) 그리고 송은숙, 최중진(2023)의 연

구 분류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며 <표 9>와 같

다. 구체적으로, 집단상담 성과연구(10/18), 집단

상담 과정연구(6/18) 순으로 연구가 많이 수행되

었으며, 그 외 집단상담 이론 및 문헌연구(1/18)

와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1/18)는 각각 1

편씩 수행된 것을 볼 수 있다. 주로 최근 3년 간 

수행된 연구에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집단상담에 대한 치료자와 내

담자의 경험을 파악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3) 노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분석

노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루어졌는

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문

헌 중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이 확인되지 않는 연구 2편을 제외(<표 1> 참고)

한 16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 노인 집단상담의 상담 분야 및 이론적 접근

노인 집단상담을 실시한 상담 분야 및 집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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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분야

이론적 접근
언어상담 예술치료 합계

정신분석적 0 0 0

체험적 0 0 0

인지행동적 2 0 2

포스트모더니즘적 2 0 2

통합적 2 1 3

없음 2 7 9

합계 8 8 16

<표 10> 노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상담 분야 및 

이론적 접근

의 이론적 접근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 결과, 언어상담(8/16)과 

예술치료(8/16)가 각각 8편씩 발표된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론적 접근에서는 특별한 이론적 배경

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9/16), 통

합적 접근(3/16), 인지행동적 치료(2/16)와 포스

트모더니즘적 치료(2/16)가 각각 2편씩 확인되었

으며, 정신분적접 접근과 체험적 접근은 0편으로 

나타났다. 상담분야별로 확인하였을 때, 언어상담

은 인지행동적 치료(2/8), 포스트모더니즘적 치료

(2/8), 통합적 치료(2/8), 언급없음(2/8)이 각각 2

편씩 발표되었고, 인지행동적 치료 접근으로는 의

미재구성,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으로는 이야기

치료, 통합적 접근으로는 NLP 통합적 심리학적 

치료, 긍정심리와 동기면담을 통합하여 적용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예술치료는 이론적 배경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문헌(7/8)이 7편으로 대부

분을 차지하였고, 통합적 접근(1/8)으로 실시한 

집단상담은 1편으로 ACT 기반의 명상과 미술치

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집단상담 운영 유형

노인 대상 집단상담의 운영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강진령, 2019)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집단상담 운영 유형 편수

심리상담 15

심리치료 1

지지모임 0

심리교육 0

합계 16

<표 11> 노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유형

<표 11>과 같이 심리상담(15/16) 형식으로 운영

되는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으며, 심리치료(1/16)

는 1편으로 확인되었고, 지지모임이나 심리교육 

형태로 운영되는 집단상담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를 통하여 대부분의 노인 대상 집단상담은 일시

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비교적 건강한 사람

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노인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입 변인

노인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입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변인을 확인하여 분류하였고 그 결과

는 <표 12>와 같다. 구체적으로, 자아통합감 및 

정체성에 대한 개입에 초점을 둔 연구가 6편

(6/16)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 자살사고 등 부정

적 정서 개선에 초점을 둔 연구(5/16), 긍정적 정

서 함양에 초점을 둔 연구(3/16), 집단상담의 목

표를 언급하지 않은 연구(2/1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상담의 초점을 언급하지 않은 연구들의 

개입 변인 세부 개입 변인 편수

긍정적 정서 행복감, 삶의 질, 회복탄력성 3

부정적 정서

노화태도, 우울, 자살사고, 부정

적 인지, PTSD 증상, 학습된 

무기력 등

5

자아통합감 및 

정체성
자아통합감, 정체성 재구성 6

해당없음 2

합계 16

<표 12> 노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입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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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실시한 집단상담에 대한 참가자들의 내적 

경험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된 연구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많은 노인 대상 집단상담 

연구가 자아통합감과 자기정체성을 향상과 부정

적 정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노인 집단상담의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노인 집단상담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고자 수행되었다. 노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노화 

및 사회적 역할의 상실 등으로 인해 우울과 같은 

여러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한 시기로 알려져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

담은 타인과의 긍정적 대인관계 경험 및 소속감, 

보편성, 통찰 및 해소 등치료적 효과를 통해 노년

기의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노인 대상 집단상

담의 실시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관련 연구 또한 

초기 단계로서 아직까지는 많은 것이 알려져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대상

의 집단상담의 흐름을 살피고 연구 결과에 대한 

의미 파악 및 추후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

시하기 위해 최근 3년(2022년-2024년)간 국내에

서 발표된 노인 대상 집단상담을 다룬 등재지 이

상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집된 문헌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지난 3년(2022-2024)간 국내에서 다루어진 노인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총 18편으로 확인되었

으며, 출판 영역은 사회과학분야 중 교육학과와 

심리과학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주저자 소속을 통하여 해당 주제에 관심

을 둔 학문분야를 살펴보면 상담과 예술치료 분

야에서의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으로 연구에 대한 정보에서, 연구 대상은 대부분 

일반군(8/18)과 특수군(8/18)으로 나타났으며, 임

상군(2/18)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

은 수를 차지하였다. 연구방법 분석 결과, 전체 연

구의 절반은 양적연구(9/18)로서 주로 실험설계를 

통한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에 초점을 두었고, 그 

다음으로 질적연구(6/18)를 통한 집단상담 참여 

경험 분석 연구가 수행되었다. 상대적으로 혼합연

구(2/18)나 문헌연구(1/18) 방법은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목적별 분석에서 수집

된 문헌의 대부분은 집단상담 성과연구(9/18)와 

과정연구(6/18)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약 20년간 노인상담 연구를 분석한 기존 

연구(박명주, 박은경, 2023)에서 양적연구가 약 

70%, 일반 대상 연구가 약 54%를 차지했던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국내 집단상담 연구

의 초기단계였던 1990년대에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연구가 주를 이뤘던 것(김계현, 2001; 이옥진, 

이윤희, 김봉환, 2023)과도 일치되는 결과임을 볼 

수 있다.

이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없는 2편을 제

외한 16편을 대상으로 노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언어를 기반으로 한 심리상

담과 예술치료적 접근(푸드치료, 미술치료 등)이 

각각 8편으로 언어상담과 예술치료적 접근이 비

슷한 비율로 확인되었다. 현재 많은 노인 대상의 

개입이 복지관이나 요양원, 병원 등 주로 기관에

서 실시되고 있으며(최선희, 박성혜, 2023), 우울 

노인 대상 미술치료 연구 동향(윤경미, 한경아, 

2024)에서 41편 중 40편이 복지시설(노인주거복

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

가노인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대상 치료적 접근에서 예술치료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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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보다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예술치료는 주로 복지적 차원에서 개입이 

필요한 대상에게 수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술치료는 비언어적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

하고 내면의 갈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따라서, 치매 노인(예: 도지연, 최명선, 2022)이

나 문맹 노인(예: Masika, Yu, & Li, 2021)과 같

이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충분히 표현하

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예술치료적 개입만으로는 모든 노인의 심

리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

을 수 있다. 특히, 삶의 복합적인 문제와 심리적 

도전에 직면한 노인들에게는 보다 직접적이고 상

호작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언어 기반 심리치료

는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언어 기반 심리상담은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과 

정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명료하게 표현

하도록 돕는 동시에, 치료적 관계를 통한 즉각적

인 피드백과 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Scogin et al., 2005). 일반 노인을 대상으

로 상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연구에서 노인들

이 상담을 통하여 도움 받고 싶은 주제는 정서상 

어려움, 생활상 어려움, 가족문제 등 이었다(김단

비, 주은선, 2020). 특히, 털어놓고 싶고, 혼자 감

당할 수 없는 마음과 외로움 등 심리사회적 고립

감을 호소하고 있어 이는 타인과의 소통과 교류

를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상담 경험이 있는 노인들

은 상담자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삶을 재해석하며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윤희, 김희정, 2020). 또한, 노

인 대상의 언어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다양

한 심리적 영역(예: 우울, 불안, 사회적지지, 사별

애도, 자아효능감 등)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

었고(강호엽, 2024; 안류연, 지은혜, 이철희, 조용

래, 2024; 이지원 외, 2022), 노인 대상 개입 상담 

이론 중 CBT, 해결중심치료, 회상치료, 대인관계

치료(IPT) 등(Scoco, De Leo, & Frank, 2002; 

Scogin et al., 2005)이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노인 대상 집단상

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언어상담과 예술상담

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현 시

점에서는 재활 및 복지적 개입을 넘어서는 접근

이 필요하다. 건강한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능동

적으로 다루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효

과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노인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적용

된 이론적 배경 분석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프로

그램에 적용된 이론을 언급하지 않았다. 16편의 

연구 중 9편이 이론적 배경을 언급하지 않았고, 7

편만이 상담 이론을 언급했다(통합적 접근 3편, 

인지행동적 접근 2편,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 2

편). 이는 1999년부터 2019년까지의 노인상담 연

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Fullen et al., 2019)의 약 

70% 이상, 국내에서 발표된 노인상담에 대한 연

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박명주, 박은경, 2023)의 

약 80%가 노인발달이론이나 상담이론을 언급하

지 않은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예술치료적 

접근에서 이론적 배경에 대한 논의가 더욱 부족

했으며(7/9), 이는 기존 국내 노인 미술치료 연구

의 61.5%가 이론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유사하

다(윤경미, 한경아, 2024). 반면, 국내 집단상담 연

구(이옥진 외, 2023)의 약 50%, 대학 집단상담 연

구(정은이, 2024)의 약 67%가 상담이론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집단상담 연구 결과

와 대조적인 결과로, 향후 노인 대상 프로그램 개

발 및 적용 과정에서 이론 기반 개입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론적 배경은 프로그램의 체계

화, 효과성 검증, 상담자의 전문성 강화에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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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Yalom과 Leszcz(2005)는 이론적 토대가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조와 목적을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그룹 경험을 제공하며, 개입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인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에

는 적용하고자 하는 상담 이론을 명확히 제시하

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

입 변인을 분석한 결과, 자아통합감 및 정체성

(6/16), 부정적 정서(5/16), 긍정적 정서(3/16), 언

급없음(2/16) 순으로 개입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많은 연구에서 자아통제감 및 정체성을 

다룬 이유는 노년기의 발달 단계 특성을 반영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rickson의 이론에

서 전 생애 발달 과정 중 노년기에는 자아통합감

을 성취해야 할 발달 과제로서 제시한다. 자아통

합감을 이룬 개인은 인간적 갈등이 조화롭게 통

일되고 성숙한 경지에 이르며,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되며, 만약 성취하지 못할 경우 

절망감에 빠진다(Erickson, 1997). 실제 데이터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가운데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 

등 자기 관련 요인들이 중요한 조절요인으로 작

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이명희, 2019). 이러한 점

에서 노인 대상 집단상담 개입에서 자기(self)를 

중요한 요인으로 초점을 두고 개입하는 것이 유

효함을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적 함의와 실무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적 함의

로는 첫째, 최근 의학 보건학 등에서 많이 활용되

고 있는 방법론인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사회과학 

분야 연구에 적용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방법론을 

토대로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들 

마다 연구 절차가 상이하였다. 체계적인 연구 방

법의 사용은 연구의 반복 재측정 가능성을 높이

기 때문에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속 연구에서 연구동향을 살펴

보고자 할 때, 본 연구에서 적용된 바와 같이 주

제범위 문헌고찰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장기적으로 노인 상담 수요를 고려하여 

노인의 삶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양질의 노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하다. 노인의 삶의 경험을 보다 입체적

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

는 양질의 노인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이

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 다

수의 노인 집단상담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 없이 

프로그램 연구를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담 이론은 내담자의 진단과 치료적 개입의 방

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며, 근

거 기반의 상담 실무(evidence based pratice)

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 연구

에서 메타분석을 통해 노인 대상 집단에서 긍정

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이론들이 확인되었다(예: 

Krishna et al., 2011; Scogin et al., 2005). 예

를 들어, 노인 우울에서 CBT나 회상 치료는 오

랫동안 연구되었으며 효과성 역시 검증이 되었다

(Elias, Neville, & Scott, 2015). 회상치료 집단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 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상승등에도 효과가 있었고(Chao et al., 

2006), 치매 노인에게도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

로 확인된다(Cotelli, Manenti, & Zanetti, 2012).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노인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

램 구성시 효과성이 검증된 이론을 기반으로 한 프

로그램을 구성하여 과학적인 상담 실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함의로는 첫째, 노인 대상 집

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유형 및 개입 변인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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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필요성을 들 수 있다. 현재는 심리상담적 접근

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리치료, 자조집

단, 심리교육 등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여 보다 많

은 노인 내담자가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노인 우울

에서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연구 

결과(예: 한나, 장미수, 2024)를 고려하였을 때, 비

슷한 연령대의 개인들로 집단을 구성하여 정기적

인 만남을 갖는 지지집단의 형태가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노년기의 고독감과 우울감을 

완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심리교육을 통해 노년기에 경험하는 보편적

인 심리정서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삶에 대한 통제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개

입을 통해서도 노년기의 심리적 어려움을 개선하

는데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긍정적 변인에 초점을 둔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현재 

많은 노인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자아통합감

과 함께 부정적 정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

를 들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심

리정서적 변인을 살펴본 메타연구(이명희, 2019)

에서 우울, 고독, 외로움, 불안, 스트레스 등이 위

험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자아통제가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정서의 완화보

다는 노인의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자아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노년기는 노화 관련 쇠퇴(age-related declines)

를 경험하며 삶의 통제감을 상실하는 상황이 빈번

히 발생하므로, 부정적 요인의 완화에만 초점을 

둔 개입은 생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장기

적인 변화를 유도하는데 제한적이다. 따라서, 노년

기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 중심의 개입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 전체를 대상

으로 하여 진행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살펴보았

으나, 노인 집단을 보다 세분화하여 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초고령사회로

의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 현상과 평

균수명의 증가는 노년기를 지금까지와는 달리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이에 노

인연구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서구에서는 75세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 노인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

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다(성혜연, 2021). 

대체로 전기노인은 후기노인에 비해 신체적인 변

화를 덜 경험하고 인지능력의 유지가 가능하여 상

대적으로 타인에게 덜 의존적이나, 후기노인의 경

우에는 급속하게 노화를 경험하여 신체 및 인지 능

력의 감소, 주변인의 사망 경험 등으로 전기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김영범, 2015; 임경춘, 김선호, 

2012).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의 발달 시기

를 전기와 후기로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노년

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치매 등 인지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제외하고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

된 집단상담 프로그램만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치

매는 노년기에 겪는 가장 대표적인 병으로, 2022

년 통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유

병률은 약 10.4%로, 10명 중 1명의 노인이 치매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중앙치

매센터, 2024). 실제 본 연구의 문헌 수집 과정에

서도 치매 노인 대상의 인지자극치료, 회상치료, 

인정치료 등 치매 노인 대상의 집단 프로그램이 

다수 발견되었다(예: 장우심, 제석봉, 2008). 이에 

이후 연구에서는 노년기에 실제로 겪게 되는 치

매와 같은 노년기에 흔한 질환에 따라 구체적으

로 어떤 이론적 배경 및 목표를 가지고 집단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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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구성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주제범위 문헌고찰은 연구 주제에 해당하

는 문헌을 최대한 포함하는 것을 중요시함에 따라 

문헌의 질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수의 노

인 집단 대상 문헌연구에서 수집된 문헌의 질이 

낮음을 언급하고 있다(Jenabi et al., 2023). 이를 

고려하였을 때, 수집된 국내 문헌의 질적인 측면

을 고려하는 분석 방법(예: 체계적 문헌분석)을 적

용함으로써 양질의 문헌을 바탕으로 노인 대상 집

단상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높이고, 임상 현

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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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ounseling for Older Adults in Korea: 
A Scoping Review of Research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Mi-Su Chang, Ji-Won Bang

Yonsei Universit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employed a scoping review framework to investigate trends and challenges in research 

on group counseling for older adults in South Korea. A systematic analysis of 18 peer-reviewed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22 and 2024 in accredited journals was conducted using advanced searches 

in the RISS and KCI databases. Findings revealed a predominance of studies involving general populations 

(n=8), employing quantitative methodologies (n=9), and emphasizing outcome-based research (n=9). 

Among the 16 group counseling programs identified, language counseling and art therapy were equally 

represented (n=8 each). Notably, more than half of the studies (n=9) lacked explicit theoretical frameworks, 

with self-integrity and identity emerging as the most frequently addressed intervention variables (n=6).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for theoretically grounded group counseling programs, greater 

diversity in intervention variables and delivery methods, and increased attention to positive psychological 

constructs. The study concludes by discussing its limitations and proposing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n this field.

Keywords: Group Counseling, Older Adults, Research Trends, Scoping Review,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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