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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Maumgongbu to meet the needs of people by analysing 

the concept of Maumgongbu in group counseling.

Methods :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Walker and Avant’s Concept Analysis Strategy. Dictionaries, Wonbuddhism's Kyunjions 

and literatures, and participants' journals were reviewed after enrolling in Onsarm maumgongbu group counseling.

Results :
The attributes of the Maumgongbu include emotion, object, self-reflection, attribution, and creativity. The antecedents 

of "Maumgongbu" are the conditions arising from negative emotions. The Maumgongbu helps people find the emotional 

causality of their inner self by self-reflecting, getting out of false belief,  restoring positive emotions, maintaining healthy 

and warm relationships with oneself, family, friends and society. Above all, the Maumgongbu makes people experience 

tranquility and true happiness and activate their positive energy or power.

Conclusions :
If there is a clear indication of linkage to principles, attributions, precedents and consequences, and empirical referents 

to any of Maumgongbu programs, there is no doubt that our understanding of the human mind and lives will be 

greatly enriched. Furthermore, self-discipline and steadfast complements give us calmness, peacefulness and better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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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대인은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와 복잡성 때문에 

과거에 비해 다양한 역할과 업무의 과중으로 여러 가

지 자극과 스트레스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또한 

복잡한 생활양상과 급격한 환경변화, 그리고 급속도

로 발전하는 과학은 인간에게 편리성을 제공해온 반

면 부산물로써 생겨난 좁혀진 시간거리는 과다한 정

신적 소모와 긴장을 초래하여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

중시킨다
1)
. 더구나 한국인은 정서적으로 접한 관

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 안 되고 감정처리가 

되지 않으면 화병을 일으키며, 동양의 의학사상은 음

양오행적인 사상으로 화의 개념을 설명한다
2)
. 동양

의 음양사상을 일찍이 접한 Jung은 인간이 자신이 

가진 무의식의 열등한 인격의 그림자인 자아의 어두

운 면을 무시하고, 양면성을 수용하지 못하여 자아의

식의 한쪽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

터 소외된 신경해리 상태에 머무른다고 한다
3)
. 따라

서 현대인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 적응하며 심신을 안

정되고 조화롭게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심신

의 평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시켜 마음의 행

복감을 느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심신을 연마하는 다양한 공

부법이나 전략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근래에 여러 단

체들에서 “마음공부”를 주장하고 있어 “마음공부”가 

보통명사화 되고 있다. 그러나 원불교에서는 일찍부

터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用心法)을 부지런

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善用)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도록 모든 사람들

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쳤다
4)
. 모든 학술을 공부

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

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 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므로 마음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된다고 

하였으며5), 마음공부가 모든 공부에 우선되어 언제나 

우리의 삶과 같이 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많은 경전에

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강조한다. 따라서 마음공

부(工夫)는 원불교가 교법을 창시한 시대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공부로 가르치고 있는 신앙

의 실천이며, 수행법이다.

일반인들은 마음공부가 마음을 비우는 공부이기 

때문에 산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오

는 일시적 행위로 오해하거나 반면에 지나친 압력과 

자신의 욕구를 무조건 참는 공부로 오해하는 사람들

이 많다. 그러나 마음의 원리를 알지 못한 채, 조용한 

곳에서만 하는 공부는 그 환경을 벗어나면 번뇌가 살

아나고, 비우거나 포기하거나 참는 공부는 점차 무의

식 깊숙이 자신을 가두며 자신에 대해 더 무지하게 

만들기 쉽다.

현재는 치유를 인간의 건강유지 및 회복에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보고 학제 간 접근을 시도하여 마음

과 관련된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어떤 단체

에서는 마음공부라는 명칭을 직, 간접적으로 사용하

면서 원불교의 마음공부와 다른 사유 관점과 방식으

로 접근하고 있다. 원불교 마음공부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신앙과 수행의 전반적인 가르침을 일상의 

삶속에서 실천하게 하는 공부법이다. 이 원리를 깨닫

게 되면,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

며, 생·로·병·사의 이치가 춘·하·추·동과 같

이 되며,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陰陽相勝)과 

같다고 하여
6)
, 음양이 서로 대립하면서도 상호의존하

여 사물을 존재하게 하며 변화하게 한다는 동양의학

사상의 음양학설 원리와 원불교 사상은 일치한다. 원

불교 마음공부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이러한 신앙, 수

행의 교리와 강령을 기초로 개발되어 방대한 교리를 

핵심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마음공부에 대한 기술연구가 마음공부프로그램

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나 심층 분석 없이 관념적이

어서 마음공부에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
7)
. 따라서 마음공부연구자는 마음공부집단상

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그 속에 용해되어 있는 

마음공부의 원리나 정신을 체득하며 공부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일반인들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거나 일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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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생각할 때는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기회나 계

기를 갖지 못하므로 마음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다가, 마음이 괴롭거나 자기성찰의 요구를 느낄 때

에 마음공부를 찾게 되면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

여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마음공부 개념을 

분석함에 있어서 순수한 수행을 위한 마음공부와는 

구분되는,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사건

을 전제로 한 측면에서의 마음공부를 다룬다. 마음공

부의 개념분석을 통해 마음공부 집단상담 프로그램

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목적으로 원불교 경

전에 바탕하고 정신심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체험

이 동반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마음공부는 어떠해

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Walker와 Avant
8)
가 제시한 개념분

석과정을 활용하여 마음공부의 개념을 분석한다. 

Walker와 Avant의 개념분석 방법은 사전과 문헌들을 

토대로 정의를 내리고, 개념의 속성, 모델사례들, 선

행요인과 결과 및 경험적 준거를 밝혀내는 과정을 갖

는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적 정의와 다양한 마음공부

에 대한 문헌고찰, 원불교 경전 및 선행연구를 통해 

마음공부의 정의를 내리고, 마음공부 경험자들의 감

상담에서 모델사례들을 선정하여, 대상자의 경험의 

맥락을 통하여 선행요인과 결과 및 경험적 준거를 밝

혀내어 마음공부의 개념을 분석한다. 연구자는 이러

한 구체적인 분석단계를 활용하여 원불교 마음공부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구성 근거는 무엇이며, 이 마음

공부는 어떤 과정을 밟고, 어떤 구조와 속성을 가지

며, 대상자가 마음공부를 하기 전과 공부한 결과에는 

어떤 경험적 준거가 있으며, 어떤 상태이며, 또한 어

떻게 되어야 하는지 면 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결과

1. 원불교 마음공부의 선행연구 및 문헌적 

고찰

1) 마음공부의 선행연구

현재 실제 활용되는 원불교 마음공부의 방법론은 

크게 2∼3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고유한 방식의 일기

법을 도구로 사용하며,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기술연구, 양적연구 그리고 Q방

법론(연구대상자의 주관성을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자아참조적 진술문에 의해 스스로 표현하도록 하여

한 객관적으로 쪼개어 볼 수 현상을 총체적으로 보게 

하는 개인의 주관성을 인정하는 연구방법론
9)
)을 활

용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마음공부의 과정이나 효과

를 분석하고 있다. 삼학공부(三學工夫, 불교에서는 

계정혜로 원불교에서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

사의 수행방법)와 법위에 대한 Q 분석 연구, 선방선

객(禪房禪客, 일정한 기간 동안 선방에 들어와 수련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교육학적 해석, 아동의 성

격, 자아개념, 분노통제력의 변화, 영성증진 프로그램

을 통한 영성,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효과 검증,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의 자기통제력과 의사소

통에서의 긍정적인 효과 등의 연구가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 원불교의 교도를 전제하고 운영하는 프로

그램은 교리적 관점에 충실함으로써 대중에게 접근

하는데 제한점이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기도 하였

다10-12). 또한 Cho10)과 Moon13)는 일기를 통해 가치판

단이나 신념에서 자유스러워지며 치유되는 경험을 

연구하였다. 양경희는 원불교 마음공부에 기반한 마

음공부 집단상담을 교도나 일반인, 부부나 가족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자가 자신의 마음 흐름을 점

검하여 자신의 문제를 탐구해가면서 집단 속에서 공

감과 경청을 통해 경험을 교류하고, 경험의 폭을 확장

시켜 상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

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부부 집단상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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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참여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결혼만족도, 자아존

중감, 기분 점수에 효과가 있었다. 통제소재도 두 집

단간 실험 후 매우 큰 차이가 인정되었으나, 실험 전

에도 마음공부 캠프에 참여한 사람은 대조군에 비해 

자기통제력이 높아 집단의 동질성은 인정되지 않았

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이 

마음공부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도 높으며, 효과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 준다14). 중등학생 대상의 

마음공부집단상담은 일반적인 개인상담에 비해 상담

직후 자존감이 향상되고, 집단상담 8주 후 신체증상

이 호전되었으며, 자아정체감은 상담직후와 상담 8주 

후에 향상되었다
15)

.

2. 마음공부 개념의 문헌적 고찰

1) 사전적 정의

국어사전에서 보면 ‘마음’은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 또는 사람의 내면으

로부터 일어나는 감정이나 심리로 나와 있다
16)

. 이와 

상응하는 영어의 ‘mind’는 인간이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일들을 이해하도록 하게 하는 사람의 부분이

라고 한다
17)

. ‘공부’는 학문이나 기술 등을 배우고 익

힘 또는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16). 배우고 익히는 것을 

학습이라고 하며, 학습은 직·간접적 경험이나 훈련

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각하고, 인지하며, 변화시키는 

행동 변화가 따라야 한다. 국어사전에서 ‘마음공부(-

工夫)’는 정신적으로 수양을 쌓는 일로 풀이하고 있

다
16)

. 이렇게 일반 사전적 용어로 보면 마음공부는 

감정을 느끼며,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을 배워서 반복

하여 실제 생활에서 행동으로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불교 용어사전에 의하면, 마음공부는 본래 마음

을 찾아 깨쳐 기르고 사용하는 공부이며, 모든 공부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공부이고, 진리를 깨친다는 

것은 본래 마음을 찾고 깨치는 것이며, 마음을 깨치면 

내가 곧 부처요 극락이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줄 알게 되어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세상의 주인으로 

역사 창조의 주체자로 살아가며, 깨친 사람의 눈에는 

이 세상 그대로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생활이 되어 

보은 감사생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
18)

.

일반적으로 깨달음의 용어는 enlightenment, awa-

kening로 사용되고 있다. Enlightenment는 불교의 

깨달음 등의 의미로 사용되나, ‘awakening’은 [사람

이] 잠에서 깨어 있는, 또는 [감정 등이] 일고 있는, 

그리고 [사태·소식 등이] 사람을 깨닫게[놀라게] 하

는 등으로 사용되어
19)

, ‘enlightenment’보다는 일상적

인 생활에서의 깨어남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근래에는 그 때 그 때의 깨어있음은 곧 분별이 끊어진 

깨달음인 enlightenment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

다
20)

.

사전적인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원불교 마음공부

는 깨달음의 공부이며, 마음공부 결과 자신이 부처임

을 알고 마음의 자유를 얻어 자신이 삶의 창조주도 

되는 것이며, 만사에 감사생활을 하는 것이다. 즉, 사

전적인 원불교 마음공부는 감정과 생각과 기억들을 

통해서도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본래 자기를 발견하

여 시비이해에 끌리지 아니하여 천진하고 청정한 마

음을 사용하여 생활 속에서 꾸준히 연마하여 깨쳐서 

은혜관계를 꽃피워 현실에서 만나는 인연들과 서로 

감사생활을 하는 낙원생활을 누리는 것이다. 

2) 마음공부와 유사용어와의 비교

마음공부는 “깨달음”, “마음챙김”, “마음수련”, “깨

어있음”, “도를 구함” 등과 같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고, Welwood는 깨달음(awakening)이 자신과 삶

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서 갇혀있게 하는 무의식적 성

향, 신념, 반응, 자기개념에서 깨어나는 과정이며, 자

유롭고 자발적이며 정직한 존재로서 참된 본성에 눈

뜨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20). 또한 그는 깨달음

(realization)은 자신의 궁극적인 본성을 직접 접하고 

인식하는 차원이며, 현실화(actualization)를 통해 삶

의 현장에서 깨달음대로 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깨달음 자체만으로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

지 않기 때문에 변용(transformation)을 통해 심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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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박힌 조건화된 패턴을 꿰뚫어 영성이 개인의 삶

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통합되어야 한

다고 한다. 즉 삶을 통합시키는 데는 깨달음, 변용, 

삶의 모든 차원에서 해방의 경험을 통합하는 일이 수

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불교가 사은(四恩: 천지, 

부모, 법률, 동포로부터 받은 은혜. 원불교는 이 세상

은 일원상의 진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며, 사은

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은의 은혜에 감

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도록 한다
19)

)을 교리의 근본 

강령으로 제시한 점을 볼 때, 원불교의 마음공부는 

Welwood가 깨달음이 자신의 삶에서 피어나려면 관

계 속에서 통합되어야 한다고 제시한 사은적 관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에서는 일부 법사들이 강론에서 마음공부라

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문제를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유식학(唯識學: 인간의 정신

세계를 식별작용의 주체[心王]와 그에 수반되는 심리

작용[心所]으로 나누며, 마음에는 팔식(八識)이 있는

데, 오식(五識)은 안이비설신식을 말하며, 제8식은 아

뢰야식으로 부르며 아뢰아식에는 모든 인식과 행위

의 결과가 저장된다고 한다
21)

)으로 분석하며, 대중에

게 공부를 시킬 때는 심우도(尋牛圖)나 팔정도(八正

道)와 사성제(四聖諦)로 설명한다. 심우도는 깨달음

의 과정을 목동이 소길들이기에 비유하여 그린 그림

으로 처음에 길을 가다 소를 발견하고 소를 길들이며, 

길들여진 소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것으로 표현되나, 

깨치기 전의 세상과 깨치고 난 후의 세상은 보는 눈만 

다르다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

라보게 한다22). 팔정도(八正道)는 정견(正見), 정사유

(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

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으로 생활 속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8가지 덕목이며, 이를 통해 자기성

장을 한다고 한다
23)

. 초기불교의 사성제는 고집멸도

(苦集滅道)의 네 가지 깨우침을 말하며, 고통의 원인

이 집착 또는 갈애(渴愛: 충족되지 않는 욕망24))이며 

고통을 소멸시키는 원인 또는 수단이 도라고 하여 연

기관계를 설명한다. 불교는 자기가 태어나고 속한 사

회, 환경과 자신이 받는 고락 등을 자신의 마음이 지

은바, 연기(緣起)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이 선

택한 것이며
24)

,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깨닫게 

되지만, 무명에 가려지면 망상으로 끊임없이 분별을 

나타낸다고 한다25). 깨달음에 대해서는 원불교와 불

교는 비슷하지만 원불교는 무시선(無時禪)과 무처선

(無處禪)을 강조하며 재가출가가 모두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강조한다.

마음챙김(mindfulness)명상은 티벳불교에 근거한 

명상을 미국의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

nology)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서양의 체계에 맞추어 

체계화시킨 프로그램(MBSR;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을 역수입한 것이며, 신앙을 내세우지 않

고 스스로의 체험을 통하여 존재의 특성을 직접적으

로 알도록 한다. 명상의 종류도 집중의 대상에 따라 

다양하여, 건포도명상, 보디스켄, 정좌명상, 하타요가 

등이 있다. 그중 정좌명상은 호흡에 집중하여 마음을 

챙겨 온몸의 신체감각을 느끼고 외부자극(소리, 냄새 

등)을 수용하며, 마음의 초점을 자신의 내부에 두고 

생겨난 감정이나 생각에 옮겨가 자신이 경험하는 수

치, 분노, 욕망 등의 감정이 의식세계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무엇이든지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봄

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분석한다26). 순수한 관찰을 통

해서 마음을 챙기면 명상수행자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또는 기분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의 신념이나 

판단 또는 집착에 의해 마음속에 반영된 일시적인 생

각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생

각이나 욕구로 인해 유발된 부정적인 정서와 인지 도

식을 깨닫게 한다. 마음챙김은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로 인해 유발된 부정적인 정서와 인지 도식을 깰 수 

있게 되므로 개인의 지각이 증가하면서 개인자신이 

가진 습관화된 사고방식에서 탈피하는 것(decondi-

tioning)으로써 자기수용의 경험을 확대하고, 넓어진 

자기경험의 비판단적인 수용은 경험적 지지를 증가

시켜서 마음 치료효과를 확대하게 된다고 한다27). 마

음챙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사변적 혹은 비판단

적인 관찰을 하는 것이다. 개인의 사전지식, 선입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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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욕구 등을 가지고 판단, 비판, 비교, 평가, 논평, 

상상 또는 추론 등을 하지 않아 어디에도 편향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집착하거나, 배척을 하지 

않는다. 마음챙김은 분별주착(分別住着: 사물을 분별

심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깨치는데 방해가 된다19))으

로부터의 자유로운 마음을 말하는 점에서 원불교 마

음공부와 일치하나, 있는 그대로 마음이 중립상태에 

있어서 그 결과 감사를 느껴야 한다고 전적으로 강조

하여 특정 종교적 교리나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음으

로써
28)

, 사은을 일깨워주어 감사심을 갖는 것과 같은 

종교성이 있는 선감사(先感謝)와 사랑의 역할을 강조

하지 않는다.

마음수련(maum meditation)도 순간순간 일상생

활에서 부딪쳐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특정한 의식

의 개입 또는 판단 없이 지켜보는 통찰명상으로 분류

될 수 있으나
29)

, 적극적으로 직접 자신의 마음을 스스

로 탐색하며, 그것을 점에 넣고 지우며, 다시 찾아내

고 다시 지우는 방식을 사용하여 잊어버린 과거 기억

을 떠올려 지우면서 감정을 정화시키는 방법이다
30)

. 

마음수련은 부정적인 감정을 직시하여서 감추어진 

원인을 찾아내지 않고, 무의식에 감추어진 과거의 기

억만을 찾아내서 지우고 다시 되살리어 죽임으로써 

상념을 없애는 동시에 재창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

다. 원불교 마음공부는 상념을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무명

(無明: 사견이나 집착, 미혹으로 인하여 근본 뜻을 통

달하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
19)

)에 가려진 근본적인 원

인을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한다.

Kang은 공자의 논어 첫머리 부분에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니겠

는가?
31)

’라는 문구를 인용하여 마음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한다. 퇴계연구가들은 퇴계의 마음공부

를 심학(心學)이라 말하며, 성학십도라는 저서를 들

어서 천도와 인륜의 관계를 통한 실천과 덕업을 논하

였는데32), 전반부 6도는 천도에 근본하였고, 후반부

의 6도는 인간의 심성에서 출발하는 일용공부를 제시

하였다. 후반부 중 심학도(心學圖), 경재잠도(敬齋箴

圖), 또는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 등에 마음(心) 또

는 경(敬)을 중앙에 두면서 경을 실천하도록 하루 일

과를 새벽에 눈뜰 때부터 취침 전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여 마음가짐과 몸가짐의 준칙을 설명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제시는 도덕적 인간상을 추구하는 

자기조절 과정을 걷게 하는 가르침으로서 경(敬) 과

정을 통해 주의를 집중하여 인간이 생래적으로 갖는 

선함의 기준에 맞게 심리와 행동을 연결하였으나, 심

학(心學)의 실증적 연구 방향 등에 대한 논의에서 그

쳤으며
33)

, 실천 내용을 프로그램화하여 검증된 연구

는 없다.

3. 마음공부의 교리적 정의 및 개념

원불교는 수행과 신앙을 병행하는 교리체계를 가

지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마음작용하는 법 

즉, 용심법(用心法)을 가르친다34). 마음공부는 수행

의 강령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의 삼학(三

學)에 기초한다. 정신수양은 마음이 두렷하고 고요하

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어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두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요, 사리연구

는 인간의 시·비·이·해(是非利害)와 천조(天造)

의 대소 유무(大小有無)를 연마하고 궁구함이요, 작

업취사는 무슨 일에나 안·이·비·설·신·의(眼耳

鼻舌身意) 육근을 온전히 작용하여 정의는 취하고 불

의는 버려 선업을 짓는 실천 수행이다35). 훈련법으로

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있다. 정기훈련법은 정

(靜)할 때에 공부로 수양과 연구를 주체삼고, 상시훈

련법은 동(動)할 때 공부로 취사를 주체삼아 두 공부

는 서로 상호 보완한다. 정기훈련법 중 염불, 좌선,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상시일기는 

정한 시간에 꾸준히 연마하는 것이며, 주의, 조행은 

마음에 정한 일을 챙기며 공부한 바를 실행에 옮기도

록 대조하는 것이다. 상시훈련법은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주의할 바를 알려준다36).

이에 대해 일체유심조(一切唯心造)와 회광반조(廻

光返照)
4)
, 일상수행의 요법과 솔성요론(率性要論: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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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성품을 일상생활 속에서 잘 활용하는 16가지 

요긴한 조항)은 원불교 마음공부의 전략 또는 방법론

으로 볼 수 있다. 일체유심조는 인간 세상의 모든 일

들은 인간의 마음이 만든다고 하며 마음의 인과를 설

명해준다37). 회광반조는 경계로 끌려가는 정신을 안

으로 돌려 자성본원(自性本源: 본래성품
19)

)을 비추어 

보는 것이다
19)

.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

석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아37), 습관이나 업력에 굴복

하거나 망상에 빠지지 않아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한다. 원불교 정전 수행편의 일상수행의 요법 9

조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음공부의 대중을 잡아야 

하는 지침으로 현재시점과 지향점을 제시해주는데, 

특히 일상수행의 요법 1조∼3조는 삼학과 관련되어 

심지에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데 경계를 따

라 있어지나니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성을 세워

야 한다고 한다
38)

.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고 회광반조하면, 원불교 초기교서에서 대종사께

서 제시한 통만법명일심(通萬法明一心)과 상통하는

데, 통만법명일심은 밖으로 천만 사물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안으로 나의 본래마음을 밝힌다는 뜻이다. 만

법은 일체 현상, 곧 우주 만유를 가리키며, 명일심은 

우주의 모든 차별 현상을 꿰뚫어서 그 이치를 막힘없

이 알아서, 안으로 평등하고 청정한 성품을 찾는다는 

것이다
19,35)

. 또한 솔성요론은 성품을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하는 세부사항으로서
39)

, “9. 무슨 일이든지 잘

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와 “10.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은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

이요.”는 자신의 앞에 나타난 일체의 결과를 남에게 

탓하지 않고 깨달음을 통해 무명에 가린 자신의 오류

와 판단분별 및 주착심을 가려내어 자신 스스로를 책

임지며 안이비설신의를 바르게 사용하자는 것이다. 

거울에 비친 그림자는 자기 스스로 만든 자기의 상이

므로 이것을 자각하여 스스로를 치유하고 자신이 창

조적 주인으로 자주력을 확인하게 한다. 이로써 마음

공부는 자신이 바른 심신 환경을 조성하며 책임지고 

누리며 자신과 세상을 이롭게 하고(自利利他), 세상

과 타인과의 관계를 상생(相生)으로 만듦으로써 지금 

자신이 처해있는 곳을 낙원으로 만드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표준으로 가르치고 있다.

원불교는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대상자와의 관계

를 사은관계로 설명한다. 우리가 이 몸을 받고 살아

가는데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중 단 한 가지의 은혜

라도 없으면 살지 못할 것이다. 비록 역경이라고 하

더라도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 역경을 능

히 운전하여 복락을 수용할 수가 있고 자신에게 도가 

없으면 순경도 나쁘게 운전하여 재앙의 밑천을 짓는 

수 있다고 한다40). 일상수행의 요법 5조 ‘원망생활

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는 주위의 여건이나 환경을 자

신이 진정하게 책임지면 역경에서도 축복을, 원수에

게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준다. 근

원적인 감사심을 발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모습은 

자신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주는 거울임을 알아 상

대를 고치려 하지 않고, 상대를 통해 자신의 집착과 

단점을 수용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경험함으로써 자

신이 만든 굴레에서 해방되어 큰 자유를 얻는다
41,42)

. 

정전 대종경에서는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마

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길이 극락 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43)

.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습득하는 감사는 다른 사

람에게서 받을 때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것과는 근본

적으로 다르며, 자기 근원에 대한 앎을 통해 획득한 

기쁨이며, 보다 영속적이고 신뢰할 만하다14).

그러나 전향적인 원리는 깨닫지 못하고, 인과를 후

향적(後向的)으로만 본다면, 의식이 숙명론에 갇혀서 

염세적이며, 교훈적이다. 이는 다만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위로하고 체념하게 하여, 미래의 좋은 인을 

만드는 일에 소홀하게 만들게 된다. 이렇게 신앙하면 

할수록 업의 노예가 되어 새로운 밝은 인(因)을 창조

하지 못한다.

욕심을 좇아 사는 것이 무명에 빠졌다면, 업에만 

빠진 인생은 무기력하다. 업에 빠진 무기력한 삶이 

수행의 결과라면, 그 수행은 진정한 수행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맞은 불행이 자신의 죄업을 책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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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만 알고 행복의 인(因)을 심는 일을 소홀히 하

여, 미래를 밝게 창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위사람

들에게도 행복을 심도록 인도하지 못하며, 힘든 생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대에게 더 이상의 기대나 바람을 내려놓

고 내가 나를 위해 봉사하고 충족된 내가 되어 다른 

사람을 수용해야 한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

니며 초월이다. 초월이란 지금을 잘 경험하고 깨어나

는 창조의 삶을 사는 것이다. 어두운 과거의 업에서 

헤어나 새로운 밝고 생생한 삶을 위해 건강한 씨(因)

를 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공부의 사전적 정의와 선행연구 및 

교리적 접근을 통해 종합 분석해보면, 마음공부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서 접근하는 마음공부는 인간이 자

신에게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자신을 성찰함으

로써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며 자신을 수용

하고 상대와 하나의 마음이 되어(自他不二), 건강하

고 밝은 마음을 갖고 새로운 은혜관계를 맺으며 낙원

생활을 살도록 실천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양한 원불교 마음공부가 이러한 원리를 공유하

며 보완해간다면, 마음공부는 신앙과 수행이 겸전되

어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여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도

록 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가 서로 공감하며 

행복한 낙원생활을 누리며 살도록 하여 세상을 화기

롭게 하는 참된 공부법이 될 것이다.

IV. 논의 및 고찰

사전적 정의, 선행연구, 원불교 경전들과 문헌고찰 

및 원불교 마음공부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의 분석

을 통한 마음공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마음공부의 속성

첫째, 감정(emotion, affections)의 속성이다. 감정

은 현실 상황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정서를 일

시적 또는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심리

적인 상태이다.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마음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

은 나쁜 것이 아니며, 이치에 맞지 않는 긍정적인 감

정은 오히려 공부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 강급(降

級: 마음사용하는 것이 전 보다 더 못해지는 것
19)

)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대상(object)의 속성이다. 현실 상황에서 일

어나서 문제가 되는 감정이나 도식은 언제나 대상(자

신, 다른 사람, 사건)이 있으며, 이것은 복합적, 집단

적으로도 발생한다.

셋째, 자기성찰(self-reflection, self-examination)

의 속성이다. 자기성찰은 마음공부 과정이 진행되는 

데에 첫 걸음마격인 속성이다. 자기의 감정을 자각하

면, 이를 단서로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지금 현상에서 

대상에 투사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기

를 돌아보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전 과정

(preliminary stage)으로 필수적이다.

넷째, 귀인(attributes)의 속성이다. 귀인은 나타난 

일의 결과를 어디에 원인을 두는 가이다. 자기성찰을 

통해 갈등이나 문제의 원인이 자신의 신념, 기대, 요

구, 그릇된 경험에서 발생되었음을 자각하면 원망이 

감사로 변하지만,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 스스로 자신

의 삶을 책임지지 않아 피해자의 삶을 살게 된다. 마

음공부는 자신의 앞에 펼쳐지는 현상을 “통만법명일

심(通萬法明一心: 19))”하여 자타불이를 체험하게 한

다.

다섯째, 창조성(creativity)의 속성이다. 인간은 같

은 상황에서도 죄를 창조하기도, 복을 창조하기도 한

다. 마음공부는 복을 창조하며, 은혜를 창조한다. 개

인이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세계가 펼

쳐진다. 생각은 태도에 영향을 주고 태도는 행위에 

영향을 준다. 마음공부를 통해 자신을 수용하며 타인

을 인정함으로써 자아가 확장되어 자타불이를 경험

하며 피해자가 아닌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신감

을 획득하여 밝은 인과(因果)를 창조한다. 이로써 현

실생활에 들어가 관계 속에서 은혜를 창조하고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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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낙원생활을 할 수 있다.

2. 마음공부 개념의 사례

Walker와 Avant8)는 개념의 범위를 규정하는 모든 

속성을 실제로 증명하는 개념의 용례로 모델사례를 

제시하며, 모델사례는 개념의 순수한 사례이며 전형

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다른 사례들을 점검하는 것은 

개념의 속성을 최대한 적합하게 판정하도록 한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성찰과 자신의 양면

성을 인정하며, 문제점 속에 가려진 장점을 발견하게 

하고, 1박 2일간 10회기로 운영되는 마음공부 집단상

담프로그램(Table 1)에 참여한 개인이나 가족 간 심

리적 갈등이 있는 대상자의 프로그램 전, 후 감상담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모델사례들(Model cases)

모델 사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실제 행복가족

캠프에 참여한 한 부부
44)

와 대학생의 마음공부 감상

담44)을 분석한다.

(1) 남편의 감상담

저는 처음 소개했을 때 말했듯이 제 처의 아픔 때

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되는 어떤 계기를, 빛을 발견하고 그 디딤돌로 

삼아서 치유의 길로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틀 동

안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 속에서는 분명히 모

든 것이 내 마음의 저항에 의해서 모든 사물이 바라보

아 진다고 평소에 살면서도 느끼고 있었지만, 그 1박 

2일을 지내면서 분명하게 밖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

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그 상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하고 분명하게 느낌이 오고, 또 내가 부모를 선택했듯

이 자식이 또 나를 선택했다 하는 그런 분명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들과의 관계도 내 욕심이 아닌 아들의 어

떤 생각대로 관계를 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들어서 너무 소중했던 시간이었고요. 또 제 처가 여

기까지 같이 와준 게 너무 고맙고 이 시간까지 같이 

해준 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 사례의 남편은 평소에 자신이 저항한다는 것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행복가족캠프에 참여하여 자신

이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이나 가족들의 상을 만들었

음을 자각하여 가족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

하게 되면서 자신감과 자신과 가족, 그리고 캠프시간

의 소중함을 알게 되며 창조의 에너지를 회복하게 됨

을 보여 준다.

(2) 아내의 감상담

캠프에 오기 전에 남편과 걸리는 꼬인 실타래가 

있어서 마음이 무거웠다.

집중하지 못한 나. 부부노래만 나와도 눈물 흘리는 

내가 너무 싫었다.

인정하기 싫은 내가 보인다. 

오직 나만 보기로 하고 나만 깨어나기로 해놓

고……

마음 한 켠에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 있었던 내 

모습을 들여다봤다. 

아무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고 부정적인 내 밑바닥

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니 아침에 바라본 하늘이 다르

게 보이듯 간사한 내 모습에 웃음이 나왔다. 

먼저 다가가 손잡기로 해놓고선 잡을까 말까 망설

이는 내가 있었다. 

인정한다. 주저하고 있는 나. 남편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망설이는 나. 

그 모습이 바로 나임을 인정한다. 인정한다. 인정

한다. 

먼저 다가서는 내가 너무 소중하다. 

내가 너무 고맙다. 미안하다. 감사하다. 

내가 먼저 손을 잡을 수 있어서 고맙고 

내가 나에게 감사하며, 충분하며 지금에 만족합니

다. 

그 마음을 위로 합니다.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용기가 납니다. 나 대단해. 용기 있어! 

너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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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gram 
opening

Aims To understand the program. 

Contents
Introduction of program.
Making a couple name. Giving self-introduction
Talking about motivation and their own aims in the program.

2.
Understanding 
relations with 

parent 

Aims To realize the principle of "all things are created by the mind".

Contents

People are creative, choose human beings. They may choose to be good or bad, or 
both.
Questioning "No one has bothered me, Why?"  
Accept our own weakness of our parent (a mirror of my mind).
Sharing dialog. Meditation and group conversation

3.
Understanding 

relations 
between couple

Aims
To accept both sides (Ŭm and Yang) in our personality or other parts 
Accept our (Jung's) shadow, achievement  ego integration 

Contents
Finding one's own weakness of a spouse or a partner (a mirror of one's own 
mind).
Releasing basic mistake or false belief. 

4.
Understanding 
relations with 

children

Aims
To accept our (Jung's) shadow, and achieve ego integration
To restore parent-child relationship.

Contents
Introduction of principles of formation relationship (parent-children).
The parent-child trouble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Meditation and group conversation. 

5.
Writing a mind 

diary

Aims
To write the feeling and belief occured by the adverse events. Realizing real 
origins of the feeling, and graces in any situation.
To change negative emotion into positive. 

Contents
Lecture on finding negative feeling and its causes following some events and 
finding the graces from events.
Fill in the mind diary form, 4 window (real, notional, enlightening, and creative).

6.
Dance 

meditation

Aims To express feelings, emotions and ideas through dance meditation 

Contents Dancing with partner while keeping eyes closed alternately, and eyes opened.

7.
Sharing mind 

diary

Aims To realize responsibility for our own life 

Contents Filling in the mind diary form, and sharing feeling and idea in the group

8.
Who am I?

Aims
To have self integration and accept other people
To promote internal locus control, self-esteem, and ego integration

Contents

Giving lecture on "I am a real owner (creator) of myself". 
"My value is the best in every situation".
Giving lecture on unlimited, worthful oneself value.
Acceptance one's weaknesses and strength.
Meditation and group conversation 

9.
Writing journal

Aims To internalize acquired experience in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Contents
Writing feeling, idea or any comments which acquired or experienced in the 
program  

10.
Closing program

Aims To share experience and close program

Contents
Writing a report individually and have presentation before people
Offering certificate.

Table 1. Maumgongbu Group Counsel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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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상 때문에 괴로웠

지만, 마음공부를 통해 오히려 자신의 부정적인 무의

식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그대로의 자

신을 수용하며 감사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남편

의 손을 잡아주어 창조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잊고 실아 왔던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화

나는 모습, 짜증내는 내 모습, 이기적인 나, 자기중심

적인 나, 또 다른 나임에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며 

나의 무의식 속에 가두어놓았던 내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외면했던 그 모습까지

도 나임을 인정하고 그 모습들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고 내 자신을 좀 더 돌아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더불어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감

도 생겼습니다. 상대방의 일어나는 감정 또한 내 문

제임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생활을 통해서도 

선, 후배 관계, 교수님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존중하

며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캠프를 마련해주신 교수님들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를 드리며 이런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한 

나 자신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사례는 상대방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통해 

무의식에 감추어 둔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발견하

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함으로써 자신감이 생

기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인간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2) 경계사례(Borderline case)

경계사례는 개념의 속성을 일부 포함하거나 전부 

포함하지는 않는 경우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리 포장하면서 쇼를 하고 살아야 하나? 

너무 답답하고 내가 너무 싫었다. 아픔과 고통이 

나를 지배하고, 

철저하게 감추며 살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 맞다. 최고의 인연 행복한 부부의 훈련에 가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행복한 부부 훈련에 오게 되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훈련에 참석해서 

지금까지 들었고 알고 있던 말들인데 

너무나 정확하게 풀이를 해서 알려주니까 

우와! 바로 이거다! 

나를 사랑해야 모든 것이 바로 설 수 있구나! 

아픔을 덮고 또 덮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구

나. 

그렇다고 아무나 잡고 아픔을 이야기 할 수 없었는

데……

너무 훈훈하고, 나 자신이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만 했는데도 모든 것을 다 얻은 느낌

이다. 

앞으로는 앞, 뒤, 옆도 보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만 

사랑할거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44).

이 사례는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며 자신을 인정하

는 단계로 아직 관계형성과 창조까지는 이르지 못하

여 마음공부의 속성 중 미진한 부분이 있다. 처음 마

음공부를 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만 눈을 뜬 상

태로서 타인과의 은혜로운 관계를 창조하는 데까지

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자각한 상태인 마음공부 초보자사례이

다.

3) 관련사례(Relate case)

관련사례는 분석 중인 개념과는 관련이 있지마는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분석 중인 개념과 유사하나, 면 하게 검토하면 다른 

아이디어를 주는 예이다.

밤이 되니 아들이 온 몸으로 운다. 바로 일상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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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법 1조로 대조하자 “너를 이겨야겠다.”고 올라오

던 어리석음이 보였다가 얼마 후 사라졌다. 아무리 

달래도 또 다시 요란함이 일어나고 남편이 다시 스스

로 먹을 수 있도록 자력을 길러주며 함께 먹으면 얼른 

우는 아들이 목욕을 시키고 좀 쉴 수 있을 텐데 하는 

원망이 따라 나와서 이제는 2조로 대조하고 조금 있

다가 없어서 아들은 오직 불편해서 우는 것이고 남편

은 그 걱정이 앞서서 절도 있게 다루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고 경계가 이해되었다
10)

.

이 사례는 자신의 감정의 대상도 자신인지, 남편인

지, 아들인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모두가 다 

감정의 대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의 책임은 누구

인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용서하려고 할 

때, 이미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

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자기성찰보다는 상

황의 원인을 바깥 즉, 대상에게 두고 이해하는 차원으

로 문제를 해결하며, 긍정적인 정서로 변화하지는 못

하여 밝은 창조를 만들 수 없다.

4) 불법사례(ill-estimate case)

불법사례는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상황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개념의 예이다.

제 남편 때문에 왔어요. 매일 늦게 들어와서는 화

만 내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니까, 아이들도 이제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후다닥 자기 방으로 도망가 버

려요. 막내아들이 아빠는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울어요. 처음에는 회사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가보다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용서가 안돼요. 똑같이 근

무하며 힘들게 일하잖아요. 자기는 집안일에 손도 까

닥 안하고 잔소리만 하지요. 이제는 참으려 해도 참

을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변화하지 않으

면 더 이상 그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친구가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해졌다고 해서 이혼하기 전에 여기 한

번 와보자고 사정을 했어요. 마지막 소원이라고 애걸

하다가 협박하다가 별걸 다 해서 남편이 할 수 없이 

따라온 겁니다. 남편만 잘 하면 우리 집에는 아무문

제도 없어요
44)

.

내가 상대를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것은 원불교 마

음공부가 아니다. 내가 억지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

면 좌절하게 되어 창조의 에너지가 고갈된다. 반대로 

상대의 허물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여 자신의 허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마음공부가 시작된다. 그러나 

이 사례는 남편의 잔소리에 귀인하며 이것을 뜯어고

치려고 하고 있다. 마음공부를 혼자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해결이 안 될 때 마음

공부 모임을 찾아오게 된다. 이 사례는 행복가족캠프

에 참여하며, 왜 이 캠프에 오게 되었는지를 대상자가 

자기 소개시간에 발표한 내용이다. 남편의 행동을 무

조건 참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문제의 원인이 남편에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 문제 인식

과 해결방법이 마음공부의 속성과 위배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3. 마음공부의 선행요인과 결과 및 경험적 

준거

Waker와 Avant
8)
에 의하면, 선행요인이란 개념이 

발생하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일들을 말한다. 개

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며, 

속성이 선행요인이 될 수 없다. 어떤 현상에 직면했

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사물, 사건, 사람에 대

한), 마음공부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선행요인이 된다. 이러한 감정은 과거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나, 기대, 욕심, 자신감 부족, 자기부정, 책임감

의 부족으로 잘못 된 도식(圖式)을 형성한 결과이다.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신

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이를 미숙하게 대처할 

때, 자신과 타인 및 사건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지 못

하고 부정적인 감정, 태도 및 행동들이 또 다른 신념

을 형성하게 되어 관계의 악순환의 과정으로 치닫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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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ss of Maumgongbu.

된다. 그러나 마음공부를 통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타인을 수용하며, 자타불이를 깨쳐 긍정적

인 마음을 창조하고 현실에서 은혜로운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경험적 준거는 어떤 개념이 있거나 발생했다는 것

을 설명하는 실제 현상에 대한 구분이나 범주이다. 

마음공부의 경험적 준거는 감정과 인지 그리고 행동 

수준으로 나타난다. 현실상황의 선행요인이 있고 마

음공부의 과정에 감정과 인지, 감정들의 움직임이 있

으며, 이것들은 전 단계를 따라 순차적으로 나타난

다. 물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공부가 

깊어질 수 있다. 마음공부(maumgongbu)란 생활 속

의 일체의 나타난 바가 자신의 마음이 창조한 것임을 

알고, 이를 깨쳐서 마음을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공부

이다. 감정이 일어날 때 자신의 경험을 잘못 처리하

면서 형성된 기본적 오류, 신념이나 판단분별이 감정

의 원인임을 지각하고 깨달아 거짓 나에서 해방되어 

상대를 탓하지 않는다. 상대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

함으로써 원망할 일에서도 감사함을 발견한다. 따라

서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상황에서도 감사와 은혜

를 발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따뜻한 인간관

계를 맺는다. 마음공부는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고 자

신이 삶을 책임지며 주인공으로서의 자리를 회복함

으로써 창조적 으로 살아가고, 진정한 자유를 즐기며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로 인도할 것이다(Fig. 1).

V. 결론

이상의 개념분석을 통해, 마음공부개념 분석 결과, 

마음공부의 정의와 속성, 마음공부의 선행요인과 결

과 및 경험적 준거가 명료하게 나타났다.

마음공부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의 마음공부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마음공부의 속성으로

는 감정, 대상, 자기성찰, 귀인, 창조가 도출되었다. 

마음공부의 선행요인은 어떤 현상을 만났을 때, 부정

적인 감정이 드는 상황이나 현상(사물, 사건, 사람에 

대한)이다. 마음공부는 일상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순

간순간 또는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하는 상황이 자신의 신념, 욕심, 기대 및 잘못 

처리된 경험을 반영함을 자각을 함으로써, 그릇된 관

념으로부터 깨어나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인정

하여 밝은 정서를 회복하고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감

사한 마음이 우러나서 새로이 은혜로운 관계로 회복

하며, 행복한 생활을 계속 창조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음공부에는 다양한 관점과 마음공부 접근방법

이 있지만, 결국 마음공부는 인간이 행복하고자 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며, 과정이다. 온삶마음공부 감상

담을 통해 집단상담 마음공부의 모델사례가 도출되

었으며, 진행되고 있는 여러 마음공부 프로그램들이 

마음공부의 원리, 속성 및 과정을 세 하게 점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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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한다면, 인생이 더욱 멋지고 인간관계가 따뜻하

며, 지금 여기 현실에서 행복한 낙원생활을 누리도록 

도와줄 것이다. 물론 일상에서 꾸준한 신심과 수행정

진이 동반되고, 지금 일상의 행복감을 느낄 때라도 

그 때가 순경인줄 알고, 수행정진해간다면 마음공부

는 훨씬 효과적이며 우리는 보다 차원 높고 영속적인 

행복을 창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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