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16  No. 2 Apr. 2015(pp. 207-218)

http://dx.doi.org/10.9728/dcs.2015.16.2.207

이야기치료 기법을 활용한

마음상처 치유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효과분석

하태현*, 백현기**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치료의 원리와 과정을 참여자에 맞게 적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였다. 이

야기치료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은 문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문제에 스스로 대항할 수 있게 할 뿐

만 아니라, 긍정적인 새로운 이야기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발전시키게 한다. 따라

서 이야기치료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은 참여자 스스로 문제를 벗어나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청소년의 상처 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익숙한 스마트

기기에 이야기치료 기법을 접목시켰다. 청소년들의 상처 난 마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치유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Doll & Doll의 이론

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 흐름을 관계형성 단계, 외재화 단계, 새로운 이야기 만들기 단계, 새로운 이야

기 강화하기 단계 등 4 단계로 구조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치료 기법을 활용한 마음상처 치유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전북소재 대학생 30명에게 마음건강 측정도구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마음건강에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 이야기치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청소년, 마음상처 치유

A study on curing the wounded heart applications development

and effect analysis by utilizing narrative therapy techniques

Tai-Hyun Ha*, Hyeon-gi Baek**

Abstract 

This study is to design and implement Smartphone application by applying the principles and

processes of narrative therapy for the participants. The application is able for participants to fight

out of the difficulty in question centered on the issue, and to be able to find a positive new stories

to be evolving the story of their lives as well. Therefore, using the application will help them to

live a healthier life out of the problems. As a way of currying the wounded heart of the youth,

narrative therapy techniques were applied to Smartphone appliances accustomed to the youth. The

youths’ wounded minds will not only be easily cured but also can be a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life. In this study, narrative flow was structured into four stages;

relationships, externalization, creating new stories and strengthening the new story bsed on Doll &

Doll’ theory. Based on them, the Smartphone application for curing the wounded heart was

designed and developed by utilizing narrative therapy techniques.

The application was tested by 30 University students in Jeonbuk province in Korea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application with relation to improving their heart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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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급속한 성장과 함께 스마트폰이 빨리 보

급되고 발전되고 있으며, 의료전문인들 뿐만 아

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

되고 있다[1]. 우리나라는 수많은 IT기기의 시험

무대가 될 정도로 다양한 정보 및 저작물이 급

속하게 팽창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률은

크게 급증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 중에서 69.5%가 평균 28개의

모바일 앱을 설치하였으며, 유료로 앱을 다운받

은 이용자 중에서 10명 당 3명이 월평균 5,000원

이상을 앱의 구매를 위하여 지출하고 있다[2].

2012년 3월 기준으로 아이폰 앱 다운로드 건수

는 250억 건이고[3], 2012년 5월 기준으로

Android 기반의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건수는

150억 건이다[4]. 그리고 매월 10억 개의 앱이

다운로드 되어, 앱 다운로드 수는 빠르게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서 많은 앱 들이 힐

링과 관련된 앱 들이다[5].

본 연구에서의 이야기치료 어플리케이션은 사

람들이 대안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떤 강요나 권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야

기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자신의 주체

성과 내적인 힘을 인식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목

적과 가치에 맞는 행동 계획 역시 세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용자들은 결국 처

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결국 알게 되는 새로운

이야기에 도달하게 된다[6].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치료의 원리와 과정을

참여자에 맞게 적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

였다. 이야기치료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은 문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문제에 스스로 대항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새로운 이야

기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발전시키게 한다. 따라서 이야기치료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은 참여자 스스로 문제를 벗어나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야기치료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은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잘못되고 왜곡되게 쓴 이야기

를 다시 새로운 이야기로 써나갈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작업이다. 이야기치료는 내담자가 증상이

나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

고 객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 자

신을 위엄과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삶의 이

야기를 발전시켜가도록 돕는다[7].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경험의 어떤 부분을 표현할 것인지를

결정함으로써 삶을 형성하는 실질적인 힘을 가

진다. 그러나 경험을 선별하고 정의하는 과정에

서 필연적으로 어떤 형태의 경험에 더 많은 비

중을 두게 되고, 사람들은 그 특정 경험을 중심

으로 이야기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야기치료는

자신들의 그늘 속에 문제가 없었던 경험들을 감

추어버려 다른 형태의 긍정적 경험이 이야기로

만들어지지 못하게 만든다[8]. 이야기치료의 목

표는 사람들이 문제에 빠져있는 이야기를 버리

고 자신에게 힘과 만족을 주는 새로운 대안적

이야기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치료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은 문제 중심의 지배적인 이야

기로부터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다. 이것은 사람의 행동에 대한 수정이나 어떤

특정한 양식의 사고를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기를 바꾸어 가는 과정을 시작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경험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자신의 것으로 선택할

수도 버릴 수도 있는 매우 유동적인 것이다.

이야기치료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이야기 안에서 그

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는 감각을 선택하게

되고, 그들의 행위들이 자동적으로 그 이야기에

따라 형성되어질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출발

한다[9]. 더더욱 이야기 치료를 이야기가 발전해

가는 과정을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모험을 떠나

는 여행에 비유하였다[10]. 그것은 단계별로 조

금씩 친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로부터, 알

아낼 수 있는 이야기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

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치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 개념을 이해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이야기치료

의 효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

다. 마음의 상처는 분노와 부정적 판단을 유발시



이야기치료 기법을 활용한 마음상처 치유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효과분석 209

키며, 분노는 우울증을 유발시키고 삶을 엉망으

로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

르지 못하고 괴로워하게 되면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생명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이다. 특히 어

떤 상황에서 상대를 이해하게 될 때는 마음속의

분노가 줄어들고, 분노가 약화된다. 분노가 약화

되면 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 갈등과

문제해결의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에 분노를 이

기지 못하고 폭발하거나 괴로워하게 되면 세상

이 모두 괴롭게 보인다. 그리고 분노로 빠져나가

는 생명에너지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간

다는 것을 현대 의학이 입증해 주고 있다[11].

위 논의들을 종합해볼 때 마음상처 치유를 위해

이야기치료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은 유용한 접근일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치료 기법을 활

용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마음건

강 설문조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이 효과가 있

는지를 조사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이야기치료

모든 사람은 자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

기 삶을 이야기 형식으로 재현한다. 인간의 삶은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확장되거나 구성될 수 있

다. 인간은 이야기적인 구조에 맞추어 사고하고

상상하고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므로 인간

의 삶 자체가 이야기라고 보았다[12]. 개인은 이

야기 속의 등장인물이면서 이야기를 만드는 작

가, 또는 이야기를 해석하는 해설가가 되는 것이

다[13].

이야기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건

중에서 내담자가 설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취사

선택되고 의미가 부여된 인생 이야기를 위미한

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말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경험을 해석하거나 나름의 의미를 붙이면서 자

신의 삶을 그려 내고, 또 그렇게 그려진 삶이 다

시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다. 결국 삶의 이야기

는 개인의 삶을 반영하는 도구이자 개인의 삶

자체를 의미한다[14].

이야기치료는 이런 이야기에 대한 관점을 기

초로 하여 출발하고 있다[15]. 그리고 인간의 삶

은 이야기 형식을 띄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야기

를 만들고 또 그 이야기에 의해 자신의 삶을 형

성해 간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였다. 또한 사람

과 문제를 분리함으로써 사람에게 해방감과 안

도감을 준다[16]. 이러한 이야기치료는 자신에게

없던 것을 배워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이 이미 가지고 있었으나 잊고 있었던 독특한

결과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이미 원만한 교우 관계를 형

성할 자원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갖게 된 새로운 사고의 자

극과 창의력은 자신을 지배하던 혹은 짓눌러왔

던 문제들에서 벗어나 예외적인 상황에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게 된다.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재

조명하고 재구성하며 타인의 가치와 신념 또한

다양한 시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패러다임의

변환을 갖게 되는 것이다[17]. 이처럼 이야기치

료는 내담자를 새로운 이야기의 저자로 초청하

여 문제를 지지하지 않는 대안적 이야기를 만들

게 함으로써 새로운 이야기 안에서 희망적인 새

로운 관계와 가능성을 찾도록 한다[18].

이야기치료의 기법들로는 해체적 경청, 문제의

외재화, 문제의 내력과 영향력 탐구, 독특한 결

과에 주목하기, 재저작, 회원 재구성, 인정의식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9].

먼저, 해체적 경청은 내담자들이 가져오는 문

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해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듣는 것을 말한다. 해체적 경청의

목표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축소시키거나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지

배적 문제 이야기의 틈새를 보는 것이다[20].

다음, 외재화는 문제를 내담자로부터 떼어내어

서로 대립적 관계로 재정의 하는 것으로 이야기

치료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21]. 외재화 대

화는 사람들이 억압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를 상

징적인 비유로 객관화하거나 때로는 의인화시킴

으로써 문제를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방법인

데[22], 이것은 사람이 최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

거나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최상의 자아를 이

끌어내는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 독특한 대화양

식이다[23].

셋째, 문제의 내력과 영향력 탐구는 질문을 통

해서 문제의 영향력을 추적할 수 있고,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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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내담자가 어떻게 생각하

고 있는지 내담자의 입장을 알 수 있다.

넷째, 독특한 결과란 지배적인 이야기 밖에 존

재하고 있는 잊혀져가는 삶의 경험 중에서 자신

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험들

을 일컫는다. 이 경험들은 매우 예외적인 경험이

므로 이러한 독특한 결과에서 지배적 이야기가

빠뜨린 이야기를 찾고, 지배적 이야기를 해체시

키는 대안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재료를 찾을 수

있다[24].

다섯째, 재저작은 새로 찾아진 독특한 결과들

을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으

로,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더

욱 풍성하고 회복되게 한다. 여섯째, 회원 재구

성은 새로운 이야기와 행동 양식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형식의 기억’을 사용하는 이야기치료의

한 방식이다. 회원 재구성은 내담자의 삶에서 한

때 중요한 역할을 해 준 사람을 의도적으로 기

억 속에서 다시 찾아내어 그 사람의 눈으로 본

내담자의 정체성을 밝히고, 그것을 새로운 이야

기 안에 넣어 두는 것이다[25].

마지막으로 인정의식은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정의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내담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삶의 이야기를 청중 앞에서 사회적으

로 인정받는 경험이다[26]. 인정의식은 이야기

진술과 그것에 대한 재진술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은 한 개인의 삶에 대한 풍부한 서술을 끌

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맥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27].

2.2 청소년의 마음상처

한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얻어야 하는 발

달과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

신과 타인의 마음에 대한 이해 능력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음에 관해 잘 이해하는

능력은 결국 타인과 자신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

명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 그에 대해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도록 돕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28].

실제로 사람들은 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가정을 하고 있다[29].

첫째는 존재에 대한 가정(the existence

assumption)으로, 사람들에게는 여러 다른 마음

들이 존재하며, 그 마음들은 각기 다른 정신적

활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요소

에 대한 가정(the component assumption)으로

각각의 마음은 지각, 바람, 의도, 지식, 믿음과

같은 각기 다른 기능들과 관련된 요소들을 가지

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인과적 가정(the

causality assumption)은 정신활동들 간에, 그리

고 정신 활동과 행동 사이에는 인과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마음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이다[30]. 마

음은 행위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이다. 사회적 행

위는 마음으로부터 근본 동력을 제공받는다. 모

든 의미 있는 사회적 행위는 마음으로부터 솟아

나온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행위는 심화(心化)

된 실천(inhearted practice)이다[31]. 인간의 마

음은 다 다르다.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 있어

도 그 장소에 대한 느낌이 다 다르다. 똑같은 사

물을 보아도, 어느 한 사람을 보아도 다 다르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의 상처는 인간의 기억이나 잠재의식 속

에서 아물지 않고 기억하기 싫은 과거의 사건에

반응하여 이루어진 정서적 찌꺼기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은 자신의 욕구나 충

족되지 못한 기대가 상처가 된다고 인식한다. 그

러나 상처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살펴보면

상처는 단순히 인간의 부정적 정서의 부산물이

아니라 죄의식의 결과로서 수치심, 버림받은 마

음, 그리고 사랑의 굶주림에서 기인한다[32].

마음 한 구석에 생긴 상처는 우리의 마음 판

전체를 깨뜨리는 힘을 갖고 있다. 그것은 깨어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전체가 깨어진

것 같이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음의 상처

에 집중이 되고 거기에 마음이 중심을 잡게 되

면 우리의 마음은 그곳에 자리를 틀고서 깨어진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깨어진

시각을 갖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인 ‘마음의 상

처’는 신체적 손상이나 기관 장애와 같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크고 심각하다[33].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된다. 일상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부딪쳐 상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

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한다. 사소한 마

음의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서 옅어지다가 잊히

기도 하지만 큰 마음의 상처는 죽을 때까지 잊



이야기치료 기법을 활용한 마음상처 치유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효과분석 211

(그림 1) 이야기 흐름도

(Figure 1) Story Flow

지 못하고 두고두고 괴로워한다. 특히 열등감이

나 자존심을 건드려 받은 마음의 상처는 잊기가

매우 어렵다. 크고 깊은 마음의 상처는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두고두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난 후에 대처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마음

의 상처를 안으로 삭이는 사람도 있고 밖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상황에 따라 개인

에 따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

치료 기법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마음의 상처를

지혜롭게 치유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마음상처 치유 어플리케이션은 개인

의 마음에 감각적인 자극을 통하여 마음 안에

있는 상처나 응어리들을 무의식적, 또는 의식적

으로 치유하거나, 심리상태를 안정시키고 그 안

정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요법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개인의 마음에 평안과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모든 자극적인 요소 또는

접촉적인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것

은 체계적인 마음의 이해와 매커니즘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마음에 접근하여 치유 가능성을

모색하는 치유 방법이다.

3. 어플리케이션 설계

3.1 설계 방향 수립

본 연구의 목표는 삶의 과정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Doll &

Doll[34]의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 흐름을

관계형성 단계, 외재화 단계, 새로운 이야기 만

들기 단계, 새로운 이야기 강화하기 단계 등 4

단계로 구조화하였다(그림 1).

관계형성 단계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소개하고 프로그램 규칙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와 치료자 간의 초기 관계형성에 목표를

둔다. 외재화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의인화시켜 대화하기, 감정과 관련된

문제적 경험에 대해 이름붙이고, 문제와 관련된

사람에게 ‘보내지 않는 편지’쓰기 등을 통해 자

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표현, 문제적 경험과

자신을 분리시키기 등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이야기 만들기 단계는 문제적 경험에

다르게 대처했을 때나 문제 경험을 뒤집어 생각

해 보면서 예외적인 이야기를 발견함으로써 재

인식 과정을 이끌고, 자신의 잠재력과 강점 등을

확인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높이는 것

을 목표로 한다. 또한, 독특한 발견을 기초로 해

서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단계에서

는 긍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

표로 글쓰기 활동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이야기

강화하기 단계는 그동안 성취한 것에 대해 칭찬

하고 격려하며,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강화하도

록 한다.

3.2 메뉴구성

본 마음상처 치유 어플리케이션의 메뉴 구성

은 앞에서 설명한 Doll & Doll[34]의 이론을 기

반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림 2)와 같이 시작화

면, 메인메뉴, 어플리케이션 소개, 관계형성, 외

재화, 새로운 이야기 만들기, 새로운 이야기 강

화하기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학습 메뉴를 선택

하여 학습을 진행하고, 어플리케이션 소개를 통

해 프로그램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고, 진도확인

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진행 상태를 파

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음상처 치유모형을 이야기치

료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즉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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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스템 구조

(Figure 3) System Structure

(그림 2) 이야기 학습 메뉴 구성

(Figure 2) Menu of Narrative Learning

기치료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문제”

라는 입장을 취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사회적으

로 구성된 것이라고 본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문제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

는 다수의 기술, 자격, 신념, 가치관, 추구와 능

력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가 문제를 자신과 분리시

켜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외재화’, 사회적으로

구성된 문제의 해체를 시도하고 문제가 지배하

는 삶의 이야기와는 다른 예외적 이야기, 즉 ‘독

특한 결과’를 찾아내게 끔 하고, 이를 토대로 새

로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재저작’을 시도

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대안적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인증 받는 ‘인

정의식’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격

려와 확신을 얻도록 돕는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이야기 치료 기법을 활

용한 마음상처 치유모형의 구성 원리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마음상처 치유모형은 참여자

스스로를 자기 삶의 전문가로 인정하는 이야기

치료의 기본 입장에 따라 참여자들의 주체적인

글쓰기 활동으로 이뤄진다. 둘째, 각자의 강점과

자원, 성공적인 경험을 활용해 참여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과 목표를 찾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셋째, 매회기마다 문학 매체를

활용하거나 참여자들의 언어와 경험에서 나온

은유, 상징을 사용한 글쓰기 활동을 통해 참여자

들의 자기개방과 자기수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

라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관점의 환기와 인식

의 재창조 과정을 유도한다. 넷째, 참여자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이야기를 참여자들의 삶의 지

지자, 동반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인 공감과

격려를 통해 지속적인 변화의 의지를 강화한다.

이러한 모든 단계는 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

수자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고자

하였다.

3.3 시스템구조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하는 시스템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데스크톱에 비해 제한적인 UI

를 가지는 모바일을 위해 HTML5 기반으로 웹

서버를 구축함으로써 그래픽, 미디어, 위치정보,

오프라인 활용, 저장 기능, 웹 기반 통신 등 많

은 기능들이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 모바일에

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HTML5는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를 중심으

로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HTML 표준이다.

HTML5의 등장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35]. 즉 이는 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으

로 콘텐츠를 기반 한 정보 공유의 수단이고 웹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HTML5는 누구나 정보 공유와 어플리케이션 기

능을 쉽게 만들고 제공할 수 있도록 웹 컨텐츠

를 만들고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HTML5는 현재 사용 중인 HTML4에

비해 상당히 많은 새로운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

으며, 앞으로도 관련 표준들이 계속 추가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주요 IT

기업들이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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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able Name Explanation

1 mind_diagnosis table of mind diagnosis

2 mind_diary table of mind color diary

3 mind_member table of membership

4 mind_board table of board

Division
Environment,

and the program Specifications

Hardware
CPU

Intel(R)

Core(TM)2

2.13GHZ

RAM 8.0GB

Software
OS

MS Windows 7

Home Premium

PhotoShap

Authoring Tools m-Biz Builder ver 3.6

User Environment
smaprtphone based

on android

<표 2> 어플리케이션 구현 환경

(그림 4) 메인화면

(Figure 4) Main Menu Screen

(그림 5) 소개화면

(Figure 5) Introduction Screen

3.4 데이터베이스 설계

아래 <표 1>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

였다. 총 4개의 테이블이 존재하고 그 중 No3과

No4는 MySql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하지만 No1과 No2의 경우는 결과를 Server에

다 저장하기에는 데이터의 양이 많으므로 안드

로이드에서 제공하는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사

용하여 각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에 저장하도록

설계하였다.

<표 1> DB 설계

<Table 1> Database Design

4. 구현

4.1 구현 환경

설계한 어플리케이션은 다음 <표 2>와 같은

개발환경에서 구현하였다.

<Table 2> Specifications of the Application's

Implementation

4.2 구현화면

4.2.1 메인화면

(그림 4)는 마음상처 치유 어플리케이션의 메

인 화면이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의

아이콘을 누르면 로그인을 요청하는 초기화면이

나타난다. 로그인에 성공하면 마음상처 치유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마음상처 치유

어플리케이션의 목표는 이야기치료 기법을 통하

여 개인의 마음에 감각적인 자극을 통하여 마음

안에 있는 상처나 응어리들을 무의식적, 또는 의

식적으로 치유하거나, 심리상태를 안정시키고 그

안정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관계형성, 외재화, 새로운 이야기 만

들기, 새로운 이야기 강화하기를 대표적인 영역

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은 서로 하나의 활동

안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로 나타

나게 하였다.

4.2.2 소개화면

(그림 5)는 마음상처 치유 소개 화면이다. 이

화면에서 보이는 마음치유 소개는 이야기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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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관계형성 화면

(Figure 6) Relationships Screen

(그림 7) 외재화 화면

(Figure 7) Externalization Screen

기법에 관한 사진과 설명을 수록하였다. 각각의

버튼을 누르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하였

다.

4.2.3 관계형성 화면

(그림 6)은 관계형성 화면이다. 관계 형성 메

뉴는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프로

그램 참여자들 간에 친밀감을 형성하여 긴장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설명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그램의 목적 및 진행 과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서약서 쓰기는 전체 프로그램

을 실시하는 동안 함께 할 규칙을 만들고 서약

서를 작성해 보는데, 이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데 도움을 준다. 피드백 연습은

피드백을 주고받는 연습을 해봄으로써 피드백

주고받기가 익숙하지 않는 참여자를 고려하고

앞으로의 프로그램에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관계형성 화면은 프로그램

설명, 서약서 쓰기, 피드백 연습으로 구성하였다.

4.2.4 외재화 화면

(그림 7)은 외재화 화면 메뉴이다. 이야기 치

료에서 외재화는 사람들이 최악의 상태에 머물

러 있거나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최상의 자아

를 이끌어 내는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 독특한

대화양식이 있는데 이를 외재화(externalizing)

대화라 부른다[14]. 외재화 대화는 문제를 내담자로

부터 떼어내어 서로 대립적 관계로 재정의 하는 것으

로 이야기치료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외

재화 대화를 사람들이 억압적으로 경험하는 문

제를 상징적인 비유로 객관화하거나 때로는 의

인화시킴으로써 문제를 그 문제로부터 고통당하

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방법이라고

한다. 외재화 대화 화면을 통하여 사용자의 삶과

문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한다. 이

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나 그들의 관계가 내

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

것을 바꾸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외재화 메뉴는 감정탐색, 감정의 외재화,

문제표출, 감정정화로 구성하였다.

4.2.5 새로운 이야기 만들기 화면

(그림 8)은 새로운 이야기 만들기 화면이다.

새로운 이야기 만들기는 일상생활 가운데 자신

의 마음속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일

어날 때 그 일어나는 마음을 그대로 내용을 쓰

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감정을 탐색하고

나타내는 단계로 이 단계의 과제는 자신의 감정

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결과 발견하기와 결과 강

화하기가 있다.

결과 발견하기는 문제로 인한 교훈과 깨달음

을 적어보게 한다. 문제와 반대의 경험이나 다른

대처 방식을 적어보게 한다. 또는 나의 건강 때

문에 잃은 것과 얻은 것을 써보게 한다. 결과 강

화하기는 삶의 긍정의 목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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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새로운 이야기 만들기 화면

(Figure 8) Screen of Creating a new story

(그림 9) 새로운 이야기 강화하기 화면

(Figure 9) Screen of Enhancing a new

Story

한다. 새로운 이아기 만들기 서브메뉴는 결과 발

견하기와 결과 강화하기로 구성한다.

4.2.6 새로운 이야기 강화하기 화면

(그림 9)는 새로운 이야기 강화하기 화면이다.

새로운 이야기 강화하기는 일상생활 가운데 자신

의 마음속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일

어날 때 그 일어나는 마음을 그대로 내용을 쓰는

것으로 희망목록 만들기, 미래의 일기 쓰기다.

희망 목록 만들기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미래

의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내 삶의 희망 목

록’을 만들어 보게 했을 때, 의외로 다양한 이야

기를 써보게 한다. 희망 목록에 쓸 수 있는 내용

은 올해 안에 달성하고 싶은 것들과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게 했다. 미래의 일기

쓰기는 자신이 찾은 감정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봄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자

연스럽게 탐색하고 또한 자신의 문제로 인한 정

서에 근접하는 경험을 일기로 표현한다. 새로운

이야기 강화하기 서브메뉴는 희망목록 만들기와

미래의 일기쓰기로 구성하였다.

4.3 평가분석

4.3.1 연구대상

본 도구의 평가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일까

지 20일간 전북소재 대학의 학과장 및 담당교수

에게 승인을 얻은 후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절차, 연구 참여의 이익과 연구대상자의

윤리보호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자발적으로 참여

한 대상자 남녀 30명을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설문지는 마음건강 측정도구

이다.

4.3.2 마음건강 측정도구

대학생의 마음건강을 알아보기 위해 조소현

외[36]가 개발한 Mental Fitness Scale를 활용하

였다. 모두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음건강

척도는 4가지 하위척도로 나누어져 정신적 에너

지 8문항, 공감적 소통 6문항, 심리적 유연성 4

문항과 자기확신 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각의

문항은 1점 ‘전혀 아니다’에서부터 5점 ‘매우 그

렇다’까지의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마음건강이 좋은 상태를 말한다.

하위척도인 ‘정신적 에너지’는 '개인의 기본적

인 정신적 활력 수준 및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를 반영하는 척도'로 이 영역의 점수가 높은 경

우에는, 정신적 에너지를 빨리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감적

소통’은 '감정조절 및 대인 관계능력을 반영하는

척도'로 이 영역의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자신

의 정서상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

다고 볼 수 있다.

‘심리적 유연성’은 '집중과 이완상태를 자유롭

게 오가며 낯선 상황에도 잘 적응하는 능력을

반영하는 척도'로 이 영역의 점수가 높은 경우

에는, 자신의 삶을 즐길 줄 알면서 일처리 효율

성도 좋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 확신’은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고 타인과 자신을 비

교하지 않는 자기 확신과 자신감을 반영하는 척

도'로 이 영역의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감정동

요가 많지 않고 힘든 상황을 잘 버텨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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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avera
ge

Standard
Division t

mental
energy

before
participating

2.70 0.75
-4.01

after
participating 3.07 0.52

empathic
energy

before
participating 2.50 0.68

-3.81
after

participating
2.83 0.59

psycholo
gical
flexibilit
y

before
participating

2.40 0.72
-4.40

after
participating 2.80 0.66

self-conf
idence

before
participating

3.87 1.04
-2.97

after
participating 4.10 0.80

self-und
erstandi

ng

before
participating 2.90 0.84

-3.25
after

participating 3.17 0.75

whole
mind
health

before
participating 3.07 0.27

-3.99
after

participating 3.31 0.48

<Table 3> Difference in Heart Health

according to the Participants

<표 3> 참가에 따른 마음건강의 차이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4.3.3 자료처리

본 연구를 위한 자료처리는 SPSS WIN Ver

21.0을 이용하여 측정항목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마음건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측

정도구의 정확성이나 정밀성을 나타낸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 값은 .905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

고 있고, 정신적 에너지 하위요인은 .822, 공감적

소통 하위요인은 .768, 심리적 유연성 하위요인

은 .838, 자기확신 하위요인은 .857, 자기이해 하

위요인은 .859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4.3.4 마음건강의 변화

마음건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3>에 제

시한 바와 같이, 정신적 에너지(t=-4.01 ,p=001),

공감적 소통(t=-3.81, p=001), 심리적 유연성

(t=-4.40, p=001), 자기확신(t=-2.97, p=001), 자기

이해(t=-3.25, p=001), 마음건강 전체(t=-3.99,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마음상처 치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학습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

가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

로 스마트 폰이 적합하다고 보고, 이야기치료 기

법을 활용한 마음상처 치유 어플리케이션을 연

구하였다. 인간은 이야기적인 구조에 맞추어 사

고하고 상상하고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또한 인

간의 삶은 이야기 형식을 띄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고 또 그 이야기에 의해 자신의

삶을 형성해 간다.

따라서 본 연구의 효과는 내재되어 있던 삶의

문제 이야기에서 이에 대응하는 긍정적이고 대

안적 이야기로의 전환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새로운 이야기 창조를 통한 대안적 이야기로의

전환은 현재에서 미래로 삶의 관점을 이동시키

고 희망을 촉진시켜, 기존에 내담자가 가진 문제

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기

대할 수 있다.

첫째, 삶의 과정에서 받은 상처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만들어 놓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마음의 상처는 치유 받아야 한다. 본 연

구를 통해 제시된 어플리케이션은 마음상처 치

유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마음상처 치유를 위하여 관계형성 단계,

외재화 단계, 독특한 결과 및 새로운 이야기 만

들기 단계, 새로운 이야기 강화하기 단계 등 4

단계로 구조화하였다.

셋째, 마음건강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신적 에

너지(t=-4.01 ,p=001), 공감적 소통(t=-3.81, p=001),

심리적 유연성(t=-4.40, p=001), 자기확신(t=-2.97,

p=001), 자기이해(t=-3.25, p=001), 마음건강 전체

(t=-3.99,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커뮤니티 측면도 추가하여 더 적절한 평가문항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마음상처 치유 어플리케

이션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에 목적

을 두었기에 치유 어플리케이션을 선정하여 실

제로 사용해 본 후의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

어 평가도구를 고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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