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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목회자 자녀가 경험한 스트레스의 개념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를 위하여 5명의 남자 대학생과 5명의 여자 대학생을 인터뷰 하였다. 총 320개의 진술문이 

수집되었으며 최종적으로 44개 진술문이 생성되었다. 이후 연구 대상자들은 44개의 진술문을 

주제에 따라 분류하고 5점 척도로 중요도를 기입하였다. 분류된 자료와 중요도를 바탕으로 다

차원척도와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하여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의 차원과 군집을 도출하였다. 연
구 결과 ‘목회자 자녀로서 기대-작은 목회자로서의 고충’과 ‘개인과 가족-타인’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졌다. 군집명은 ‘부모님의 목회 갈등’, ‘성도 관련’, ‘또래와 다른 기대’, ‘경건함 기대’, 
‘헌신의 기대’, ‘경제적 문제’로 총 6개로 도출되었다. 목회자 자녀의 스트레스는 4.1점으로 높

은 수준을 보였다. 군집에서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 척도가 개발되며,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 기획, 운영되길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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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0년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기총에 속한 교단과 목

회자 수는 66교단, 78,778명의 목회자가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정이 4인이

었을 것으로 고려했을 경우 312,200명의 사람들이 목회자 가정의 목회자의 배우자와 

목회자의 아들/딸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정은호, 2010: 21). 목회자들은 높은 

소명의식과 불확실한 미래에 한 불안을 감내해야 하고,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하

다. 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못 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

자들은 교회의 부흥을 하여 가정의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최경숙, 2012: 1). 따라서 

목회자 자녀들은 실 인 어려움이나 목회자들의 부족한 인식으로 인해 성장과정에

서 한 돌 을 받을 기회가 매우 부족하게 된다(이선정, 2003: 64). 

 ‘70%이상의 작은 교회 목회자의 자녀들은 1등만을 강요당하고 구에게도 말 못하

는 억압 아닌 억압을 받으며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목회자의 자녀들은 

부모가 목회자라는 이유로 주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착한 사람인 척을 해야 하

는 것이 목회자 자녀들의 실이며, 남모르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어린이답게 

성장해야 되는 목회자의 자녀들은 같은 래의 아이들에 비교해서 애 어른이 되어 버

렸다. 그리고 부분의 교인들은 목회자 자녀에 해서만큼은 특별하게 생각하는데서 

많은 문제가 행되고 있다(기독교 한국신문 2013. 07. 29일자; 기독교 개 신보 2014. 

02. 25일자). 이처럼 목회자 자녀의 삶은 부모가 선택한 목회환경으로 인해 본의 아니

게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삶의 방식에 한 요구를 받는다. 더불어 청소년 구나 경험

하는 ‘질풍노도’ 시기의 여러 상들을 ‘착함’이란 허울로 억압하여 목회자 자녀들은 

심리  발달에서도 여러 문제를 보이고 있다.

목회자 자녀들은 목회자 자녀로서 개인이 받는 스트 스 뿐 아니라 부모와 자신의 

동일시로 인한 목회 스트 스를 받는다. 목회자 자녀가 목회자인 부모의 삶을 함께 살

아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경험하는 목회스트 스도 같이 경험하게 된다. 목회자 

자녀는  하나의 ‘작은 목회자’다. 어린 시  새벽기도부터 주일 배까지 교인들의 시

선을 받아야 했다. 아버지에게 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기도 했고, 

성인이 되어 아버지와의 계가 회복되기 까지 많은 갈등을 겪었다(CBS 크리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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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2014. 01. 22일자)는 내용은 목회자 자녀들이 ‘작은 목회자’로서 목회스트 스가 

상당함을 표 해 주고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목회자 자녀와 련한 연구는 부분 석사 학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박사 학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학술지  연구 한 소수에 

불과하다. 더불어 연구의 형태도 목회자 자녀의 스트 스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아

닌, 인구학 인 조사나 불안, 일반 스트 스, 양육 계등을 조사한 설문조사가 많다(최

경숙, 2012: 3). 이러한 연구는 목회자 자녀 스트 스를 이해함에 있어 부차 이라 할 

수 있다. 개념도는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한 방법론

 근으로 질 인 연구와 양 인 연구 사이에 치한 독특한 연구방법이다.  본 연

구에서는 목회자 자녀들이 경험하는 스트 스 요인과 수 을 이해하기 하여 개념도 

연구방법을 사용하 다. 즉 본 연구의 목 은 목회자 자녀 스트 스 경험의 특성을 밝

히는 것이다. 본 연구가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목회자 자녀의 

심리  어려움에 한 통찰을 갖게 하고, 목회자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한 

정  피드백을  것으로 기 한다. 한 목회자 자녀를 상으로 한 스트 스 감소 

로그램의 내용에도 정  혜안이 되길 바란다. 

II. 본론 

․고교생 목회자 자녀 600명을 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를 자랑스

럽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랑스럽다’라고 답한 응답이 55.8%, ‘불편한 은 있었으

나 지 은 괜찮다’가 55.3%, ‘불편하다’가 29.4% 다(김종환, 2005: 138).  다른 목회

자 자녀 100명을 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목회와 신학, 1999. 5)에 따르면 목회자 자

녀이기에 좋았던 은 신앙교육(48%), 교인들의 심과 보기도(24%), 명 와 인정받

음(8%)으로 나타났으며, 목회자 자녀이기에 싫었던 으로는 행동의 제약과 구속

(35%), 경제  어려움(29%), 주 의 시선에 한 부담감(24%), 의무 인 신앙생활(8%)

등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목회자 자녀로서 정 인 면과 부정 인 면이 공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구체 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목회자 자녀들이 스트 스를 경험하는지 알아보기는 어렵다. 스트 스에 한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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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한 민(2002: 43)은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욕구, 가치와 환경에 

의해 부과되는 특성과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심리 , 행동 , 생리  반응으로 보았

다. 이 아(2011: 815)는 목회자 자녀의 스트 스를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육체 , 정

신 , 심리  자극이 가해졌을 때, 혹은 감당할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 받았을 때, 느

끼는 불안이나 갈등으로 생각하 다. 이를 바탕을 정리해 보면, 목회자 자녀가 경험하

는 스트 스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목회자 자녀로서의 치에 한 자극으로 인해 

경험하는 심리 , 육체 ,  불안이나 갈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목회자 자녀가 겪는 스트 스를 ‘목회자 자녀로서 겪는 스트 스’와, ‘작은 목회

자로서 경험하는 스트 스’를 바탕으로 살펴보려 한다. 

1. 목회자 자녀로서의 스트레스

목회자 자녀들은 자신에게 집 되는 교인들의 심과 기  때문에 축되거나 부담

스러워 하여 심한 스트 스를 경험한다. 목회자 자녀들의 경우도 래와 마찬가지로 

그 시기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지만 목회자 자녀이기에 이 고를 경험하고 있다. 원

선(2000: 21)의 목회자 자녀 138명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목회자 자녀로

서의 스트 스를 분석한 결과 목회자 자녀라는 상황을 부담스럽고 불편해 했던 이 

있다(84.7%), 주  사람들의 기 와 심이 부담스럽다(84.7%), 학이나 이사를 많이 

하게 되어 좋지 않다(72.4%), 경제 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83.2%), 새로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주목받는 것에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86.9%), 아버지에 한 부정  생각 

때문에 다른 목회자들에 해서도 부정  생각을 투사할 수 있다(62.9%) 등으로 나타

났다. 즉, 많은 수의 목회자 자녀들이 자신의 치에 해 불편해 하고 있고 부모와의 

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함을 볼 수 있다. 더불어 한국 성도들은 한국 목회자 자녀들이 

성도들의 자녀들보다 더 나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목회자 자녀들이 나쁜 성

이나 청소년기의 문제들을 일으키면 하나님께 주 받은 것이라고 믿기도 한다고,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은 그들이 구인지 알기도 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형 인 

기 감에 맞춰서 살아야만 한다(Cameron, 1992: 17). 비록 많은 목회자들이 스스로 하

나님의 일을 해서 목회에 헌신했지만 많은 성도들은 목회자를 평범한 사람이기 보

다는 하나님의 리인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이 게 가르치고 있다(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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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2013: 392). 이에 한국성도들은 목회자 가정은 항상 행복하고 문제도 없으며 그들

의 자녀들은  도덕  모델을 보여  것을 기 한다고 말한다(홍인종, 2002: 368). 

목회자 자녀들은 잦은 이사, 다른 종교에 한 배타성, 목회자 자녀로서 친구 선별

성 등으로 인해 친구들과의 계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최주혜, 2013: 

397). 이러한 친구 계의 어려움은 교회 내에서도 끊임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조장

될 수 있다. 성도들의 자녀와 목회자 자녀가 다툼이 있을 때, 목회자 자녀들만 일방

으로 혼을 나거나, 교회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배시간에 떠들었다고 혼자 혼이 날 때,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물건을 빼앗긴 경험들에서 수치스러움과 인 계 단 을 경험

했다는 연구들(홍인종, 2001: 378; 강연정, 2005: 122)을 보면  목회자  자녀들이 교우

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더불어 래들과 다른 기 와 잣 들로 인해 스트

스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군가에게서 끊임없는 평가를 받아야 하고 한 성공한 목회자의 삶의 요소  일

부가 목회자 자녀들의 행실로 평가 받는다면, 목회자만큼 목회자의 자녀들이 받는 스

트 스가 부정 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목회자 자

녀가 겪는 문제들은 정체감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장종구, 2012 : 34).

2. 작은 목회자로서의 스트레스

목회자 자녀들은 목사인 아버지, 사모인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아버지와 어

머니에 한 비난과 칭찬을 함께 공유하며 부모의 사역에 책임감을 느끼는 ‘작은 목

회자’로 자라기도 한다(강연정, 2005: 114). 이에 부모의 목회사역에 한 스트 스를 

자신이 경험하기도 한다. 이는 목회사역과 가정생활의 경계선이 모호하면 할수록 더

욱 강화하게 된다. 를 들어 성도가 목회자 가정과의 불분명한 경계를 갖게 되면, 

목회자 집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방안까지 들어

오는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된다. 이에 목회가족들은 성도가 없어도 있는 것 같이 느끼

는 심리 인 침범(Psychological intrusion)까지 경험하곤 한다(Cameron & Balswick, 

2006: 76). 

목회자 자녀에 한 연구를 집 으로 하고 있는 카메론(Cameron, 1992: 31)은 목

회자 자녀의 삶을 모든 이들에게 개방된 ‘유리의 집’으로, 목회자 자녀의 행동은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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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본’으로, 그리고 목회자 자녀는 그 연극의 ‘연기자’로 묘사했다. 이처럼 목회와 가

정의 경계 모호함은, 목회자에 한 교인들의 칭찬이나 기 , 불평, 불만 는 비난 등

이 목회자 자녀들이 자신의 비난으로 수용하며, 갈수록 목회자에 한 교인들의 반응

을 매우 민하게 받아들여 바로 자신들을 향한 반응으로 간주해 버리는 ‘동일시 경향’

을 보이기도 하고, 가족 체가 심리, 정서 으로 분화되지 못하고 가족 내 으로 지

나치게 강한 결속(togetherness)과 융합(fusion)의 경향을 보이며, 가족 구성원간의 분

리와 성장을 해하는 충동 인 감정체계와 감정반사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가

족 체가 목회자인 아버지와 동일시되어 교인들의 반응에 함께 울고, 웃는 등 지나치

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도나 목회

자 에서 분화수 이 낮고 융합 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의 불안정성과 불

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제 3자를 끌어들여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같은 감정을 투사하

는 삼각화의 경향성을 가지는데 목회자 부부나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계의 제 3자로 

주로 자녀들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역기능 인 가족 계의 형성과 아울러 자녀들의 

성격장애나 행동장애와 같은 병리  상을 래하기도 한다(강연정, 2005: 120).

주  시선 때문에 갖게 되는 목회자 자녀로서의 스트 스, 부모의 목회사역에 가 

되지 않으려는 작은 목회자로서의 스트 스는 분명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목회자 자

녀들에게 힘든 심리  갈등요인이며 이에 한 분석과 해결 의 제시는 요한 사안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회자 자녀 스트 스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한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목회자 자녀 스트 스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추후 목회

자 스트 스를 양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작하거나, 스트 스를 감소하는 

로그램을 기획하고 운 하는데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요한 작업이다. 그

러나 그동안 목회자 자녀 스트 스를 다변량 분석 기법을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는 그

동안 없었다. 부분의 연구는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한 연구자들의 문헌분석, 는 

단순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한 개념분석 정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목회자 자녀 

입장을 충분히 반 했다기보다는 연구자의 의 을 반 할 가능성이 높다. 목회자 자녀

의 스트 스 요인을 구분한 몇 편의 연구를 살펴보면, 최주혜(2013: 394)는 목회자 자

녀가 겪는 어려움의 요인을 비 실 인 높은 기 감, 사회 계성립의 어려움, 부당한 

이 기 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해 설명하 다. 김승환(2011: 20-26)는 목회자 자녀의 스

트 스는 외부 인 요인, 개인 인 요인, 가정 인 요인, 신앙 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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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 다. 그러나 목회자 자녀의 스트 스 요인이라기보다는 스트 스의 소재에 

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박 (2001: 41-57)은 여러 설문조사와 자료들을 참고하여 

청소년 목회자 자녀들이 공통 으로 겪고 경험하고 있는 갈등과 문제들을 몇 가지 범

주로 나 었는데, 첫째는 청소년기의 정체성의 갈등문제, 둘째는 부모와의 갈등문제, 

셋째는 인간 계에서의 갈등문제, 넷째는 신앙생활과 련한 갈등, 마지막으로는 의사

소통과 자기표 의 문제로 설명하 는데, 이 연구는 신앙생활과 련한 갈등을 제외하

고는 다른 청소년의 스트 스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목회자 자녀의 스트 스를 분류

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약한 범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목회자 자녀 스트 스에 한 연구는 연구자가 먼  문항을 선정하고 이에 

한 요도를 기입하는 설문조사 형태가 다수 다. 이는 연구자가 개념을 정리하고 

이에 한 설문지를 제작하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의 스트 스의 요인을 빠뜨릴 수 있

어 심도 있는 분석이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회자 자녀 10명을 집  인터

뷰 하고, 복되거나 요하게 생각되는 문항을 바탕으로 진술문을 선별하고 이를 다

시 목회자 자녀에게 요인별로 분류하게 하며, 문항별로 요도를 기입하는 형태로 연

구를 진행하 다. 기존의 연구와 다른 은 학생들의 인터뷰가 진술문에 그 로 반

되었으며, 요인 구분도 학생들의 개념을 반 한 방법으로 목회자 자녀의 스트 스 요

인을 충실히 분석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활용했다는 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

로 목회자 자녀의 스트 스를 감소하는 로그램에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은 목회자 자녀가 경험하는 스트 스 개념 요인을 확인하기 함이

며 구체 인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1. 목회자 자녀가 경험하는 스트 스 요인을 확인한다.

2. 목회자 자녀가 경험하는 스트 스의 정도를 확인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라북도 J 학의 10명의 학생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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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목회자(목사, 도사)의 자녀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 기 12명이었으나, 진술문 

분류의 오류를 한 2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남학생 5명, 여학생 5명 총 10명의 자

료를 가지고 분석하 다. 인과 트로킴(Kane & Trochim, 2007 : 27-110)은 개념도 

연구의 참여자는 10명에서 40명 이하가 합하다고 하 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부모사역의 일반적 특성

구분 내용 N

직분
목사 8

도사 2

사역 소재지
시 8

군 2

사역 소재지

10년 이상 7

6년 이상-9년 이하 1

5년 이하 2

2.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개념도 연구 과정 차에 따라 1) 개념도를 한 비, 2) 아이디어 산출, 

3) 진술문들의 구조화, 4) 개념도 분석, 5) 개념도 해석, 6) 개념도의 활동의 6단계로 

이루어졌으나(Kane & Trochim, 2007: 27-110) 본 연구의 목 상 척도 제작이 목 이 

아니므로 5단계로 한정하 다. 

첫 번째 단계는 개념도 연구를 한 비단계로서  질문을 도출하고 자료 수집

을 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질문은 ‘목회자 자녀로서 경험하는 

스트 스는 무엇입니까?’로 결정하 다. 한, 연구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해 질

문을 보완할 부가질문을 완성하여 반 구조화된 면  질문지를 사용하 다. 

두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산출 단계로 개념도 연구의 심이 되는 단계로 2013년 

11월～12월 말까지 학생들을 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질문에 한 자료 수집을 

실시하 다. 최  이들로부터 수집한 진술문은 총 320개 다. 이후, 2014년 2월 분석

(교수 2명, 자문가 2명)은 총 2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목회자 자녀의 스트 스에 한 

진술문을 총 44문항으로 결정하 다.

세 번째 단계는 진술문들을 구조화하는 단계로 산출된 아이디어 진술문을 연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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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이 이해되는 방식으로 분류하고 평정하는 단계이다. 먼  분류단계에서는 산출

된 아이디어 진술문이 힌 카드를 연구자가 제작하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 카드를 

배부하여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도록 요청하 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스트 스 요인을 최 한 이끌어 내기 해 1) 한 개의 진술문을 한 개의 범주로 분류

할 수 없고, 2) 주어진 모든 진술문을 한 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제시

하 다(Kane & Trochim, 2007: 27-110). 다음으로 평정단계에서는 최종 으로 구성된 

진술문을 5  리커트 척도로 ‘  아니다’에서 ‘매우 그 다’ 순으로 수를 부과하여 

평정하도록 하 다. 이것은 나 에 각 진술문과 군집 간 어느 개념이 목회자 자녀의 

스트 스의 정도를 잘 설명하는지 기술하는 근거가 된다.

네 번째 단계는 개념도 분석단계로 연구 참여자들이 생산한 정보를 분석하고 지도

를 그리는 과정으로 SPSS 20.0버 을 사용하 다. 첫 단계로, 분류 자료로부터 유사성 

행렬표를 만들고 같은 그룹으로 묶인 진술문들은 0, 다른 그룹으로 묶인 진술문들은 1

로 코딩하여 연구 참여자의 수(10명)만큼 유사성 행렬(44*44)을 만든 후, 집단 유사성 

행렬(GSM: Group Similarity Matrix)을 제작하 다. 이때 만들어진 집단 유사성 행렬

표를 활용하여 다차원 척도분석(MDS: Multi-Dimensional Scaling)을 실시하고 유사성

이 높은 진술문들이 서로 가깝게 치하고 거리가 가까운 변수들을 묶어 2차원으로 

나타냈다. 연구 참여자간 상  거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 다차원 공간에서 치

결정 작업은 더 이상의 개선이 어려울 때까지 반복 으로 계속하 고, 그 결정 작업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스트 스 값(stress value)이다. 스트 스 값이 작을수록 원래의 

유사성 자료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다차원 척도분석에 의해 도출된 x, y값을 

기 으로 계  군집분석을 실시하 고 이때 자료를 의미있게 만들기 해 Ward 연

결방법을 사용하 다(Kane & Trochim, 2007: 27-110). 군집 수는 군집화 일정표와 덴

드로그램을 토 로 결정하 고 각 군집에 속하는 진술문과 진술문에 한 요도 5  

평정 평균값을 연구결과에 제시하 다.

본 연구의 마지막 단계인 개념도 해석 단계에서는 진술문과 군집목록, 군집 지도를 

살펴 으로써 목회자 자녀의 스트 스 요인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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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목회자 자녀의 스트레스 요인

목회자 자녀가 경험하는 스트 스 요인의 개념을 살펴보기 해 가장 합한 차원

을 찾고자 2차원과 3차원의 스트 스 값과 RSQ(r-squared correlation)값을 분석하

다. 스트 스 값은 실제의 거리와 결정된 상태  거리 간의 오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스트 스 값이 작을수록 포지셔닝 맵이 원래의 유사성 자료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RSQ값은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회귀분석의 R
2
값으로 이해하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목회자 자녀의 스트 스 요인 2차원 스트 스 값은 .299이며 RSQ값은 

.537이었다. 인과 트로킴(Kane & Trochim, 2007: 27-110)이 제시한 다차원 척도 분

석에 합한 스트 스 값의 평균범 (.205～.365)를 충분히 충족시켰다. 본 연구결과의 

개념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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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기 으로 보면, X축을 기 으로 오른쪽은 ‘목회자 자녀로서 기  측면’으로 3

번 군집( 래와 다른 기 ), 4번 군집(경건함 기 ), 5번 군집(헌신의 기 )로 구분되어

지며, 왼쪽은 ‘작은 목회자로서 고충 측면’으로 6번 군집(경제  문제), 1번 군집(부모

님의 목회 갈등), 2번 군집(성도 련)으로 이루어져 있다. Y축을 기 으로 아래쪽은 6

번 군집(경제  문제), 5번 군집(헌신의 기 )와 1번 군집, 4번 군집의 일부로 이루어

진 ‘개인과 가족 측면’이라면, 쪽은 2번 군집(성도 련), 3번 군집( 래와 다른 기 )

은 ‘타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념도에서 상 으로 넓은 면 은 목회자 자녀들이 해당군집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거나 포 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 으로 좁은 면 은 목회자 자녀

들이 해당 군집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6번 군집(경제  문

제), 3번 군집( 래와 다른 기 ), 2번 군집(성도 련)은 목회자 자녀들이 폭넓게 인식

하고 있는 스트 스 요인으로 보여졌다. 상 으로 4번 군집(경건함 기 ), 5번 군집

(헌신의 기 ), 1번 군집(부모님의 목회갈등)은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 스트 스 요인

임을 알 수 있다. 

2. 목회자 자녀의 스트레스 정도

   

목회자 자녀의 스트 스 정도를 알아보기 해 5  척도(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를 바탕으로 한 평균값을 살펴보았다. 목회자 자녀의 스트 스 진술문

의 평균은 <표 2>와 같다. 군집별 평균값은 3.93～4.60 다. 진술문 체의 평균값은 

4.1로 나타났다. 44개의 체 문항에서 ‘경제를 책임지는 엄마를 볼 때’가 가장 높은 

5.0 만 의 평균값을 나타내었으며, ‘부모님이 자꾸 목회를 그만두시겠다고 하실 때’가 

3.1의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목회자 자녀의 스트 스 요인의 군집별 평균 수를 살

펴보면, 1군집(부모님의 목회갈등)은 4.17, 2군집(성도 련)은 4.01, 3군집( 래와 다른 

기 )은 3.81, 4군집(경건함의 기 )은 3.93, 5군집(헌신의 기 )은 4.08, 6군집(경제  

문제)은 4.60으로 나타났다. 목회자 자녀의 스트 스 정도를 군집 순서별로 살펴보면, 

경제  문제, 부모님의 목회갈등, 헌신의 기 , 성도 련, 경건함의 기 , 래와 다른 

기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요도를 군집별 진술문으로 살펴보면, 1군집(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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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갈등)에서는 ‘성도들을 단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M=4.7)를 가장 요하게 

인식하 고, ‘부모님이 자꾸 목회를 그만두시겠다고 하실 때’(M=3.1)를 가장 덜 요하

게 인식하 다. 이는 목회자 자녀가 이미 작은 목회자로서 부모의 목회갈등이 자신에

게 투사된 결과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군집(성도 련)은 ‘성도의 이탈로 부모님의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볼 때’(M=4.6)를 가장 요하게 인식하고 ‘엄마가 아빠나 성도

로 받은 스트 스를 나에게 풀 때’(M=3.4)를 상 으로 덜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군집의 결과에서도 자신보다는 부모님에 해서 더욱 생각하고 집 하는 

목회자 자녀의 마음을 볼 수 있다. 3군집( 래와 다른 기 )에서는 ‘친구들이 나의 행

동을 보고 “네가 목사님 자녀 맞아?”라고 부담  때’(M=4.5)로 가장 높고, ‘교회가 집

이라고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 할 때’나 ‘교회 내에서 이성교제는 안된다 하실 때’ 

(M=3.2)로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목사님 자녀로서 래와 다른 

기 와 행동 제의 부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군집(경건함의 기 )에서는 ‘나는 늘 

착하고 선하게 보여야 한다’(M=4.8)가 가장 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목사 자녀는 

다른 사람들 보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말  하실 때’(M=3.2)로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목회자 자녀로서 공부도 부담이 되지만 착하게 보여져야 하는 성품

에 더 많은 부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군집(헌신의 기 )에서는 ‘월요일 시험이라도 

주일날 하루 종일 사해야 할 때’(M=4.5)가 가장 요한 스트 스 문항으로 인식하

고, ‘목회자 자녀들끼리 사에 한 비교를 할 때’, ‘부모님이 목사, 선교사, 사모로 나

를 서원했다고 말 하실 때’(M=3.7)를 상 으로 덜 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의 

결과는 헌신의 한 부담감도 있지만, 일상생활(시험, 평가 등)과 교회 련 사역에 

해서 우선순 의 갈등으로 보여진다. 6군집(경제  문제)에서는 ‘경제를 책임지는 엄마

를 볼 때’가 5.0만 으로 가장 높고, ‘경제 으로 힘든데 아빠가 계속 학원을 다닐 

때’가 4.0으로 상 으로 낮았다. 이의 결과는 목회자 자녀로서 가난한 삶에 한 스

트 스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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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 군집과 진술문의 평균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 문항 문항
평균

군집1. 부모님의 목회갈등 (문항 수: 4) 4.17
19 부모님이 자꾸 목회를 그만두시겠다고 하실 때   3.1
20 아버지가 목회 스트 스로 울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4.4*
29 엄마 아빠가 목회 갈등으로 싸움이 있을 때 4.5*
43 성도들을 단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4.7*

군집2. 성도관련 (문항 수: 8) 4.01
9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이 늘 행복해 보여져야 할 때 4.2*
18 성도의 이탈로 부모님이 힘들어 하실 때 4.6*
21 성도들끼리 싸우고 교회가 분  될 때 3.9
22 성도가 사소한 일로 집으로 쫒아 오게 될 때 4.3*
27 성도들이 수시로 내방과 집안을 들락거릴 때 3.5
31 설교와 다른 아빠의 삶이 보일 때 4.5*
39 엄마가 아빠나 성도로 받은 스트 스를 나에게 풀 때 3.4
40 성도로 인해 힘들어 하는 엄마를 볼 때 3.7

군집3. 또래와 다른 기대 (문항 수: 9) 3.78
1 교회가 집이라고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때 3.2
2 부모님이 문화에 해서 부정 이 실 때 4.3*
3 친구들이 목회자 자녀임을 알면서도 비행을 요구할 때 4.2*
4 친구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네가 목사님 자녀 맞아?"라며 부담  때 4.5*
7 교회 내에서 이성교제는 안된다 하실 때 3.2
8 목사 자식이 왜 배시간에 떠드느냐?며 성도들에게 나만 혼날 때 3.6
11 학교모임시 유흥업소를 가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볼까  숨게 될 때 3.5
28 성도들이 나의 사생활에 심이 무 많을 때 3.5
34 부모님이 내 물건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4.0*

군집4. 경건함의 기대 (문항 수: 6) 3.93
5 주일엔 공부, 용돈, TV를 못쓰게 하실때 3.4
6 늘 긴바지와 긴치마를 입어야 할 때 3.7
10 나는 늘 착하고 선하게 보여야 한다 4.8*
12 목사 자녀는 다른 사람들 보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말 하실 때 3.2
33 내가 잘못 안 해도 잘못했다고 해야 할 때 4.6*
42 큰 교회에서 훈련받고 싶지만 우리교회에서만 배드려야 할 때 3.9

군집5. 헌신의 기대 (문항 수: 10) 4.08
13 목회자 자녀들끼리 사에 한 비교할 때 3.7
23 잦은 이사에도 늘 밝고 명랑하게 행동해야할 때 3.8
24 음악에 소질도 없는데 어릴 때부터 반주, 찬양을 해야할 때 4.1*
25 교회 청소를 도맡아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4.4*
26 교회 임원역할을 쉬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때 4.2*
35 부모님이 목사, 선교사, 사모로 나를 서원했다고 말 하실 때 3.7
36 주일, 수요, 요, 새벽 배를 무조건 드려야 할 때 4.2*
37 월요일 시험이라도 주일날 하루종일 사 해야할 때 4.5*
38 교회 모든 일에서 솔 수범 할 때 4.3*
41 신앙상담을 교회 내 다른 분에게 하지 못할 때 3.9

군집6. 경제적 문제 (문항 수: 7) 4.60
14 교회 빚 때문에 힘이 들 때 4.6*
15 부모님이 사례비 없이 목회를 하는 것을 볼 때 4.8*
16 경제를 책임지는 엄마를 볼 때 5.0*
17 경제 으로 힘든데 아빠가 계속 학원 다닐 때 4.0
30 경제 인 문제로 부부싸움이 있을 때 4.9*
32 성도가 내 물건을 가져갈 때 4.2
44 헌 과 사안하는 성도를 볼 때 4.7*

 * 군집이상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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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을 활용하여 목회자 자녀들이 경험하는 

스트 스에 한 개념을 조사하고 그들이 지각하는 요도를 살펴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 자녀들이 경험하는 스트 스 개념에 한 범주는 6개의 군집으로 이루

어져 있다. 군집명은 ‘부모님의 목회 갈등’, ‘성도 련’, ‘ 래와 다른 기 ’, ‘경건함 기

’, ‘헌신의 기 ’, ‘경제  문제’로 나타났다. 개념도 상에 나타난 목회자 자녀 스트

스 개념의 구조  ‘경제  문제’, ‘ 래와 다른 기 ’, ‘성도 련’은 목회자 자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 되거나 폭넓게 인식하고 있는 스트 스 요인으로 보여 졌으며, 

‘경건함 기 ’, ‘헌신의 기 ’, ‘부모님의 목회갈등’은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 스트 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념도상 ‘성도 련’, ‘ 래와 다른 기 ’, ‘헌신의 기 ’, ‘경

제  문제’는 좌표 상 4분면 상에 첩됨 없이 명확히 치하고 있었으며, ‘부모님의 

목회갈등’은 ‘성도 련’과 ‘경제  문제’에 인 하게 두 군집사이에 치하고 있어서 부

모님의 목회갈등이 성도들과 경제 인 문제로 기인할 수 있음을 시사하 다. 더불어 

‘경건함의 기 ’도 ‘ 래와 다른 기 ’와 ‘헌신의 기 ’에 인 하게 두 군집사이에 치

하고 있어, 목회자 자녀가 생각하는 경건함이라는 것이 래와 달라야 하며, 헌신의 

일부가 경건함이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음을 시사하 다. 6개의 군집은 

선행 연구가 언 한 범주들보다는 명확하며 다양화되었다. 최주혜(2013: 394)가 제시한 

‘기 감’과 ‘사회 계 성립의 어려움’, ‘부당한 이 기 ’은 본 연구의 ‘ 래와 다른 기

’, ‘경건함 기 ’, ‘헌신의 기 ’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로 도출된 ‘성도

련’, ‘부모님의 목회갈등’, ‘경제  문제’등이 범주로 거론되지 않았었다. 박 (2001: 

41-57)의 목회자 자녀 스트 스의 범주를 살펴볼 때 ‘청소년기의 정체성의 갈등문제’, 

‘부모와의 갈등문제’, ‘인간 계에서의 갈등문제’, ‘신앙생활과 련한 갈등’으로 구분되

었다. 이 분류는 목회자 자녀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일반 인 청소년들의 스트 스 요

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목회자 자녀만의 스트 스 요인이라 보기에는 부족했

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 도출된 목회자 자녀 스트 스 요인은 목회자 자녀의 심리  

특성에 합한 범주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도출된 6개의 군집은 2개의 차

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한 차원은 ‘목회자 자녀로서 기 -작은 목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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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차원은 ‘개인과 가족-타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차원에 한 결과는 이후 목회자 자녀 스트 스 척도를 개발하는데 있어 매우 요한 

시사 을 제공할 것이다. 더불어 목회자 자녀 스트 스 감소 로그램을 기획과 운

하는데 있어 요한 목표 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것이다. 

둘째, 목회자 자녀 스트 스에 한 문항별 분석결과에서는 ‘경제를 책임지는 엄마

를 볼 때’가 가장 높은 스트 스 요인으로 작용하 다. 경제 인 문제가 목회자 자녀

의 스트 스의 요인이라는 결과는 원 선(2000: 21)의 연구, 목회와 신학(1999. 5)의 결

과와 비슷한 맥락이다. 군집별로 스트 스 정도를 살펴보면, ‘경제  문제’가 가장 많

은 스트 스 정도를 보 고, ‘부모님의 목회 갈등’, ‘헌신의 기 ’, ‘성도 련’, ‘경건함의 

기 ’, ‘ 래와 다른 기 ’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본 연구에서 도출된 차원으로 해석해

보면 좀 더 심도 있는 목회자 자녀 스트 스 내용을 분석해 볼 수 있다. ‘목회자 자녀

로서 기 ’보다 ‘작은 목회자로서의 고충’ 차원이 상 으로 높은 스트 스 정도를 보

인다는 이다. 이는 목회자 자녀들이 부모와 동일시를 통해서 성도들이나 목회갈등, 

경제  문제 등에 스트 스를 받는 것이 자신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보다 더 

심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한 이 결과는 많은 시사 을 제공한다. 목회자 부모와 

함께 산다는 것은 고통을 함께 견디는 훈련이 필요한 것 보다는 건강한 분리를 바탕

으로 자신의 정체감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의 부모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

미한다. 

셋째. 군집문항별 스트 스 정도를 살펴보면 ‘부모님의 목회갈등’에서 가장 높은 평

균값은 ‘성도들을 단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다. 연구 기 이 문항이 부모님의 

목회갈등 요인에 속하게 된 이유에 해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인터뷰 내용을 재

차 숙고하 을 때, 본 연구의 차원으로 도출된 ‘작은 목회자로서의 고충’을 가장 잘 

변하는 문항이며, 이 문항이 부모의 목회의 어려움을 자신이 실질 으로 경험하고 있

는 가장 표 인 진술문으로 이해 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단히 많은 시사 을 제

공한다. 부모의 목회갈등을 자녀들에게 표 함에 있어 다소의 기술 인 세련미가 필요

하며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의 스트 스를 한 상담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두 번

째 군집인 ‘성도 련 스트 스’ 군집에서는 ‘성도의 이탈로 부모님이 힘들어 하실 때’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한 성도의 이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는 청소

년기에 이미 목회자의 고통을 아이가 부모를 통해 겪어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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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자와 자녀간의 건강한 심리  분리가 필요함을 설명해 주고 있다. 세 번째 군집 ‘

래와 다른 기 ’는 타 군집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요도를 나타냈다. ‘친구들이 나

의 행동을 보고 “네가 목사님 자녀 맞아?”라며 부담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목

회자 자녀가 ‘착함’이란 명찰을 달고 학교에서 생활 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인가를 늘 

손해 야 하거나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표  하는 것조차 문제시 되는 분 기에서 학

교와 교회 내에서 목회자 가족을 신성시 하는 시선이 변화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목회자 가족에서 자녀에게 섬김과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 

목회자 자녀들의 심리  역기능을 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군

집 ‘경건함의 기 ’에서 ‘나는 늘 착하고 선하게 보여져야 한다’의 문항이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착한 것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착하게 보여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청소년기에 갖는 것은 건강한 정체감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

(장종구, 2012: 34)와 맥을 같이 한다. 다섯 번째 군집 ‘헌신의 기 ’에서 ‘월요일 시험

이라도 주일날 하루 종일 사해야 할 때’가 가장 높은 평균치를 나타냈다. 인터뷰 내

용  “주일날 시험공부를 안 해도 될 만큼 주 에 다 하라고 하시고 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시험 수를 채워주세요”라고 말한 학생이 있었다. 헌신의 의미가 무

엇인지에 해 신앙과 실의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목회자 자녀의 심정을 

그 로 표 한 내용이다. 이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헌신의 의미에 한 정확한 교

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 군집 ‘경제  문제’는 모든 문항이 4.0이상의 높은 평

균을 보 고 이  엄마의 경제활동, 경제  문제로 인한 부부싸움 등이 매우 높은 평

균값을 보 다. 많은 수의 미자립 교회, 한 목회자 가족이 경제 으로 풍족히 리

는 것을 정  시각으로 보지 않는 사회시선 등에서 목회자 자녀들의 경제  스트

스 정도가 높음을 설명하고 있어 이에 한 교회, 총회, 사회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며 

더불어 경제 외 인 방법에 한 보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라북도 지역의 목회자 자녀들이다. 체

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님의 목회연수가 10년 이상었지만 부분 소  말해 큰 교

회가 아닌 소규모 교회가 많았다. 따라서 이를 목회자 자녀들의 반 인 스트 스 요

인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

으로 지역별, 교회규모별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 방법의 특성상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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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연역 ․조합  추리가 가능한 형식  조작기에 이르 을 때 가능하여 학생

을 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다. 따라서 스트 스를 받았던 유년기 당시의 스트 스

의 요인과 정도가 변화될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목회자 

자녀 발달시기별 스트 스 정도와 요인을 분석해야 하며 성인들까지 상을 확 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주 자는 교육상담을 공하고 목회자 자녀 상담

의 사례가 충분하지만 본 연구가 교육상담  에서 수행되었으므로 목회학  

에서 력 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  분석과 다차원분석과 군집분석을 바탕으로 양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목회자 자녀의 스트 스의 요인과 정도를 분석하는 새로운 연

구 방법을 용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나열식의 목회자 자녀 스트 스 요인분석이 아닌 

차원이 포함된 목회자 자녀 스트 스 요인을 도출함으로 후속 연구에 기 가 되었으며 

진술문 내용분석은 많은 시사 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추후 목회자 자녀 스트

스 척도개발과 스트 스 리 로그램의 기획․운 에 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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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cept Mapping Study of the Stressor Experienced 

by Pastor's Kids

Shin-Il Im (Jesus University)

Hee-Kyoung Hyoung (Jesu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ceptual structure of 
stressor experienced by pastor's kids. In doing so, 5 male and 5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interviewed. Total statements were collected 320 
ideas, the final statements were extracted 44 items. With the next step, 
the participants categorized the 44 items according to their common 
themes and were rated by using the 5 Likert scale. Based on classified 
contents and degree of importance,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were used to exact stress dimensions and 
clusters of pastor's kids. The result of the study yielded 6 clusters 
which were ‘expectation as a pastor's kid - difficulties as a little 
pastor’, ‘other persons - individual & family’ dimensions, ‘conflict of 
parents ministry’, ‘relationship with fellow church members’, ‘higher 
behavioral expectations than peers' 'expectation of piety’, ‘expectation 
of devotion’ and ‘economical problems'. Stress of the pastor's kids 
showed high levels of 4.1 points. In the case of clusters, economical 
problems were experienced highest score. Based on this study, we will 
develop the stress scale and stress management programs for pastor's 
kids. 

Key words: pastor's kids, stressor, concept mapp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