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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테일 앱의 기능과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활용

Functions of ImageTale Application and 
Utilization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Education

구미향*

Mee Hyang Koo*

요 약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휴먼케어서비스 분야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전통

적으로 내담자의 인간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주로 상담실에서 면대면 접촉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심리상담 분

야와 인간 대 인간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중시했던 교육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

대면 접촉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인터넷기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상담 및 교육용 매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심리상담 및 교육용으로 개발된 이미지테일 앱을 소개하였다. 이미지테일 앱의 설계와 기능, 구현과정을

분석하고, 이미지와 이야기를 구성하는 이미지테일 상담단계와 그 전과 후 단계에서 이미지테일 앱의 심리상담 매체

로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심리상담과 교육을 위해 이미지테일 앱을 활용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내면심리를 이해하고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매체로서 이미지테일 앱의 유용성과 활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주요어 : 이미지테일 앱, 심리상담, 심리교육

Abstract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various products using cutting-edge 
technology are being released in the human care service field. A wind of change is blowing in the field of 
psychological counseling, which traditionally provided services mainly through face-to-face contact in counseling 
rooms to help clients grow, and in the field of education, which emphasized real-time interaction of human to 
human. In particular, as the demand for non-face-to-face contact increases due to COVID-19, the need for 
counseling and educational media using internet-based applications has emerged. This study introduced the 
ImageTail app developed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education. The design, func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Imagetail app were analyzed, and the suitability of the Imagetail app as a psychological 
counseling medium was confirmed during the Imagetail counseling stage, which create of images and stories, 
and the before and after stages. Lastly, by analyzing cases in which the ImageTail app was used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education, the usefulness and usability of the ImageTail app as a medium to 
understand human inner psychology and support growth and development was explored.

Key words :  ImageTale Application, Psychological Counsel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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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일상생활 도처에서 쉽게 기

계문명의 혜택을 보고 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정

한 시간과 공간과 인간적인 손길이 필요하다고 여겨졌

던 의료, 헬스, 건강 관련 휴먼서비스 분야에서도 인터

넷기반 첨단매체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등이 개발되

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

고 있다. 특히 Covid-19의 전 세계적인 발발과 확산은

예기치 않게 비대면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발달

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거부감을

누그러뜨렸다.

심리상담은 전통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참 만남을 중

요하게 여기는 휴먼서비스 전문분야이다. 그런 까닭에

통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가 정해진 시간에 상

담실을 방문하여 상담자와 대면접촉 하는 방식으로 서

비스가 제공되어왔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

로 외출이 제한되고, 상담기관 방문이 어려워지자 비대

면 상담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앱 기반 상담매체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요구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시

간과 거리상의 문제로 상담실 방문이 어렵거나 상담 받

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내담자의 경우엔 오히려 비대면

상담이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는 역할을 하였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았으나 전 세계적으로 정신

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1]. 우리

나라의 경우도 10대와 20대 젊은 세대가 정신병원에 입

원한 환자 5명 중 1명꼴로 추산되고, 치료적 도움이 필

요함에도 병원방문을 꺼리는 중장년층이 많아 마음건

강을 돌보는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2][3]. 이에 보건

복지부는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시

행하기에 이르렀다[4].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필요할 때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심리상담

이나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서비스에 누

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매체의 개발

도 필수적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앱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정신건강 관련 앱에 대한 관심과 투자

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한국인 10명 중 6명

가량은 디지털 치료기기가 향후 질환치료와 관리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마

음건강을 적극적으로 돌보려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국민 53.8%,

의료인 78.4%가 향후 디지털 치료기기 이용 의향이 있

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일상생활 중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치료받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의료접근

성을 향상시키고 싶은 욕구를 반영한다[5].

따라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심리상담 및 교육용 앱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앱 기반 비대면 상담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높은 것에

비해 국내에서 유아부터 아동청소년, 성인과 노인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내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

는 심리상담 및 교육용 앱은 많지 않다. 특히 심리상담

이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될 수 있고,

내담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평가 및 교육과도 연계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형태의 상담과 심리평가, 교

육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앱을 찾기는 더욱 어렵다.

본 연구는 심리상담 및 교육용으로 최근 개발된 이

미지테일 앱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상현실환경구성치료

아이디어를 구현한 이미지테일 앱은 이미지와 이야기

의 생성과 변화에 초점을 두고 내담자가 가상의 이미지

와 이야기를 구성하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탐색하고 표

현함으로써 치유와 성장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조력자로서 상담자 또한 이미지테일 앱을 활용해

내담자가 창작한 작품의 상징과 은유를 해석함으로써

내담자의 자기인식과 성찰, 변화의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미지테일 앱의 가장 큰 특징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유아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마음챙김이 필요한 순

간 대면 또는 비대면, 개인상담 또는 집단상담 등 다양

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테일 앱은

현재 이미지테일 상담교육학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

담 장면과 교육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그 유용성에

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미지테일 앱의 기능, 심리상담 매

체로서 적합성, 심리상담 및 교육적 활용방안을 소개함

으로써 이미지테일 앱을 상담 및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

는 사람들에게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지테일 앱의 기능은 어

떠한가? 둘째, 이미지테일 앱의 심리상담 매체로서 적

합성은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이미지테일 앱의 심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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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및 교육적 활용방안은 어떠한가?

Ⅱ. 이미지테일 앱의 기능

1. 이미지테일 앱 설계

이미지테일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스토어를

통해 설치할 수 있고, Android, iOS 기반 휴대용 모바

일 단말기와 스마트폰에서 실행할 수 있다. 그림 1의

구성도와 같이 메인메뉴의 ‘내 이미지테일’에 접속하면

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징물(figure)을 이용하여 자

유롭게 이미지와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통계’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분상태에 대한 일간, 월간 통계자

료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 시스템 모델
Table 1. System model

개발툴 유니티 3D

언어 C#

데이터베이스 SQLite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iOS

그림 1. 구성도
Figure 1. Structure Diagram

2. 이미지테일 앱 기능

그림 2와 같이 초기화면에서 ‘이미지테일’ 기능 메뉴

를 선택하면 제일 먼저 사용자가 이미지테일 기능을 활

용하여 만든 작업결과물 저장목록이 나온다. 특정한 배

경이나 상징물에 부여된 고유코드를 목록 검색창에 입

력하면 그 배경이나 상징물이 사용된 이미지테일 결과

물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이미지 생성을 위해 사용

자는 앱 접속 당시 자신의 기분상태를 체크하고, 배경

을 포함한 상징물을 선택하여 배치함으로써 이미지를

구성한다. 글쓰기 작업을 완료하면 이미지테일 작업결

과물을 저장·공유할 수 있다. 통계기능 메뉴는 사용자

의 일간, 월간 기분상태 분석그래프 자료를 제공한다.

그림 2. 기능 메뉴 구성
Figure 2. Structure Diagram of Function

3. 이미지테일 앱 구현

그림 3은 이미지테일 앱의 초기화면에서 ‘내 이미지

테일’ 메뉴를 선택했을 때 구현된 화면이다. 새 이미지

테일 생성을 위해 사용자는 먼저 ‘화남’, ‘슬픔’, ‘우울’,

‘보통’, ‘좋음’, ‘신남’의 6가지 기분상태 이모티콘 중 하

나를 선택한다. 이미지 구성을 위해 제공되는 기본배경

은 흰색이며, 자연배경과 인문배경을 포함한 13개 범주

에 속하는 총 2,168개의 상징물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여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다. 배경 화면에 상징

물을 배치할 때 상징물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회전, 이동, 상하좌우반전, 순서전환, 색상변경, 삭

제, 초기화 기능을 이용하여 상징물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각 범주에 포함된 상징물 외에 사용자가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새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 기분선택, 상징물 선택 결과화면
Figure 3. Execution Results of Mood & Symbol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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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의 좌측 화면은 이미지테일 앱의 배경과 상징

물을 이용하여 구성한 이미지의 예이다. 이미지를 구성

한 후엔 그림 4의 우측 화면과 같이 글쓰기 기능을 이

용하여 제목, 본문내용, 감상평을 기록하고, 이미지테일

작업 종료 시의 기분상태 이모티콘을 선택한 후 이미지

테일 결과물을 저장한다.

그림 4. 이미지 구성, 이야기, 저장 결과화면
Figure 4. Execution Results of Image Construction, Story
Telling & Save

이미지테일 작업 전후 사용자가 체크한 기분상태는

그림 5의 우측화면과 같이 통계 처리되어 일간, 월간

감정변화 그래프를 제공한다. 또한 PDF 형태로 저장된

이미지테일 작업결과물을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전송하

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그림 5. 통계분석, 공유 결과화면
Figure 5. Execution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 Share

Ⅲ. 심리상담 매체로서의 적합성

심리상담 과정에 사용하는 매체는 내담자의 자기인

식과 표현을 돕고, 상담자와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내담자가 상담자와 언어로만 상

담하는 경우와 달리 매체를 활용한 상담에서 내담자는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작품을 통해 내면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7].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치료

적 매체는 상담초기 단계에서는 감각자극과 알아차림

을 촉진하고, 창작활동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내면접촉

을 활성화시키고 표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7]. 상담

초기와 창작활동 단계뿐만 아니라 창작활동 이후 단계

에서도 작품을 통해 내담자와 소통하고 경험을 탐색할

수 있는 상담매체의 역할이 고려되어야 한다[8].

본 연구는 상담매체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

와 제안을 기초로, 이미지테일 앱을 이용한 심리상담을

세 단계, 즉 상담초기, 이미지와 이야기를 구성하는 이

미지테일 단계, 이미지테일 후 감상 및 평가단계로 구

분하여 이미지테일 앱의 심리상담 매체로서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담의 첫 단계에서 이미지테일

앱은 초기화면에 제시된 6개의 기본정서 중 하나를 선

택하도록 함으로써 내담자의 정서인식과 자각을 돕는

역할을 했다. 이미지테일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자유롭

게 이미지를 구성하고, 이야기를 창작할 수 있도록 다

양한 배경과 상징물을 제공함으로써 내담자의 내면심

리 탐색과 표현을 돕고, 상담자와의 의사소통을 촉진하

는 기능이 있었다. 마지막 단계인 이미지테일 이후의

감상 및 평가단계에서 이미지테일 앱은 내담자가 상담

전과 비교하여 자신의 기분변화를 점검하고, 완성된 이

미지와 이야기를 감상하고 평가하며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였다[9].

이미지테일 앱을 이용한 심리상담의 각 단계가 내담

자를 치유적 변화로 이끄는 기제는 감각과 정서, 기억

에 관한 최신 뇌 과학연구로 뒷받침된다. 인간은 생존

과 적응을 위해 마음과 몸, 뇌와 내장이 연결되어 신체

적 느낌과 정서를 자각함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하고 자

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맞춤형 적응반응을 계획하도록

진화되어왔다[10][11]. 이미지테일 앱을 통해 내담자는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며 이미지로 만들어내는데, 마

음작용의 핵심 구성요소이자 심적 패턴인 이미지는 시

각, 청각, 촉각, 내장감각 등에 의해 생성되고 변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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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마음상태를 지배한다[12]. 어떤 대상에 대한 이

미지와 그 대상의 행동, 느낌, 생각의 이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번역하는 언어의 이미지 등이 마음의 단

위이다[13]. 개인이 삶에서 겪었던 사건에 대한 자전적

기억과 그에 수반되는 느낌 또한 이미지의 형태로 나타

나는데, 이미지가 언어로 번역되어 새로운 의미가 만들

어지는 것처럼 감각지각, 탐색, 감정, 의식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연결되고 상상력이 동원되어 재구성된 기억

또한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진실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미지테일 심리상담의 각 단계에서 내담자의 내러티

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2]14].

내담자의 성장과 건강과 회복을 돕는 상담자는 내담

자가 자신의 본능적 상태를 조절하고, 마음 속 내용물

에 새롭고 건설적인 이미지와 이야기를 추가하여 풍성

해진 마음, 즉 확장된 마음상태로 세상에서 더 큰 유연

성을 경험하기를 바란다[12][14]. 이미지테일 앱은 내담

자와의 의사소통을 돕고 내담자 스스로 변화를 감지하

고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삶의 긍정성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상담매체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

미지테일 앱의 상담매체로서의 유용성은 이미지테일

심리상담 및 교육의 활용방안에서 실례를 통해 보다 자

세히 소개하였다.

Ⅳ.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활용

이미지테일 앱은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폭넓

은 연령대의 내담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개인이나 집단이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상담 및 교육장

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손가락의 협응과 정교성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성인 수

준의 언어이해와 표현이 가능하며 논리적 사고와 추론

능력이 발달하는 만5세 이상의 유아가 사용하기에 적합

하다[1517]. 선행연구결과, 만5세 유아는 언어를 이해

하고 이야기를 구성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쓰는데 초점을 둔 교육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15], 특히 전자매체를 활용한 활동은 유아의 읽기, 쓰

기, 이야기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16].

유아기 소근육 운동발달을 위해 손 기능 조작에 관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데[17], 이미지테

일 앱을 이용한 활동은 유아가 놀이처럼 자발적으로 참

여하여 손을 움직여 대상을 탐색하고 조작하며 상호작

용하는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만약 미성숙한 발달

이나 손기능 사용 장애로 인해 이미지테일 앱의 글쓰기

기능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있다면 글쓰기 기

능을 대신하여 모바일단말기나 핸드폰의 녹음·녹화 및

텍스트 전환기능을 활용하거나 상담자나 교사가 이야

기 내용을 기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미지테일 앱의 심리상담 매체로서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상담하거나 지도감독 한 총

4편의 상담사례 연구를 분석한 결과 상담효과가 입증되

었다. 내담자의 연령에 따라 선행연구의 특성을 구분하

면, 아동대상 연구가 1편, 성인대상 연구가 3편이었다.

상담유형에 따라 개인상담 연구가 2편, 이미지테일 집

단상담을 실시한 연구가 2편이었다. 또한 상담을 진행

한 방식에 따라 대면상담이 2편, 비대면 상담이 2편이

었고, 비구조화상담이 2편, 반구조화상담이 1편, 구조화

상담이 1편으로 분류되었다[18-21].

이미지테일 앱을 상담매체로 활용한 상기 연구들은

대상과 목적, 상담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었지만 연구들

모두 이미지테일 앱을 활용한 심리상담이 내담자의 문

제를 탐색하고, 개선하는데 유용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앞서 심리상담 매체로서 이미지테일 앱의 적합성에 대

해 기술한 바와 같이 상담의 전 과정, 즉 이미지와 이

야기를 구성하는 이미지테일 단계는 물론 이미지테일

전과 후 단계에서 내담자가 직접 보고하는 이미지테일

앱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8-21].

선행연구에서 이미지테일 앱을 활용한 심리상담에

참여한 내담자들은 이미지테일 앱 자체가 “신기하고”,

“흥미롭고”, “신나는 체험”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미지

테일 심리상담을 통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별로인 내 모습”, “이런 모습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되

었고, “미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 “변

하고 싶은 마음” 등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미지테일 앱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구성하면

서 “상상을 하게 되어 기분이 좋고”, “이미지 속으로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

군가에도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응답

하였다. 또한 이미지와 이야기를 구성한 후 이미지테일

작업을 감상하는 단계에서 “작품이 판타지 영화 같고”,

“작품이 꿈속같이 신비롭고, 몽환적”이며, “감상 후 따

뜻한 느낌이 들고”, “가슴이 떨리고 행복하다”는 긍정

적인 정서를 표현하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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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테일 하고 나서 눈물이 나고”, “처음의 즐거운 느낌

과 달라져서 우울감이 느껴지고”, “불안한 느낌이 많이

들고”, “이미지를 보니 내가 힘들었다는 느낌”, “정신력

이 왜 이렇게 약한가?”라는 부정적인 느낌과 생각이 들

었다고 표현한 내담자들도 있었다. 이미지테일 앱을 이

용한 심리상담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왠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고마운 느낌”이며, “뿌듯하

다”, “이미지테일이 진짜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 “신

기하다”는 반응이었다. 이미지테일 앱을 활용한 상담의

효과는 상담과정뿐 아니라 상담결과에서도 밝혀졌다.

즉 이미지테일 심리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손상된 자기

감정이 회복되었고,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내면을 탐색하면서 자기이해와 성장, 긍정적

인 심리변화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공

감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양한 증상을 지닌 내담자의 성장과 발달, 치

유를 돕는 상담매체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목적으

로 이미지테일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되고 있다. 중학생 55명을 대상으로 ‘나무’ 이미지

와 이야기에 투영된 자아상을 분석한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서문제를 지닌 청소년이 이미지테일 앱으로

표현한 나무심상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드러내는 것으

로 나타났다[22]. 이러한 결과는 이미지테일 앱을 투사

적 심리검사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

하는 것이며, 후속연구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

된다면 정서행동문제 선별 및 교육을 위한 매체로서 이

미지테일 앱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학교기반 교육뿐만 아니라 개별교육이나 소집

단교육에 이미지테일 앱을 활용할 수 있다. 유아와 그

어머니 8쌍을 대상으로 8주간 시행 된 이미지테일 앱을

활용한 ‘모아맘 에듀테크 심리교육지원 프로그램’이 그

예다[23]. 교육프로그램 시행 결과, 모자간 안정적인 애

착관계 증진과 양육태도 개선을 목표로 ‘백설공주’를 포

함하여 다양한 모성상을 다룬 그림책을 읽고, 이미지테

일 앱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이수한 참여자들의 정서표

현과 애정, 상호이해가 증진되고, 양육행동이 개선되었

다. 부모가 행복감을 느끼고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안정

적일수록 자녀가 더 높은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

려졌는데[24], 이미지테일 앱을 이용한 부모자녀 관계증

진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프로그

램 참여자들이 이미지테일 앱을 이용하여 구성한 작품

사례는 그림6과 같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심리상담 및 교육용으로 개발된 이미지테

일 앱의 기능과 심리상담 매체로서 적합성을 알아보고,

실제 이미지테일 앱이 심리상담과 교육에 활용된 예를

통해 상담과 교육에서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는데 목

적이 있었다. 현재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미지테일 앱은 2022년에 출시되

었으나, 자연배경과 동식물 상징물을 포함한 4개 범주

로 구성된 시제품이 개발된 것은 2020년이다. 시제품

테스트를 통해 이미지테일 앱의 기능을 추가하고 보강

했는데, 다양한 가상현실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자

연환경, 인문환경, 하늘·땅·물에 사는 동물, 인간, 자연

물, 인공물, 건축물, 가정용품, 교통수단, 소품, 스티커의

13개 범주에 총 2,168개 상징물을 포함하였고, 기분이모

티콘, 색상변경과 글쓰기, 이미지삽입, 상징물검색, 저장

및 공유, 통계분석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미지테일 앱은 사용자가 가상의 이미지와 이야기

를 창조하는 과정에 그의 무의식적 내면심리가 상징과

은유로 표현된다는 가정을 근거로 개발되었다. 내담자

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통찰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심리상담의 목표이다. 이미지테

일 심리상담사는 우리의 마음에 갓 만들어진 이미지든

과거의 이미지들과 뒤섞여 재구성되는 이미지든 대부

분의 이미지가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고, 별개의 이미지

들이 통합되어 삶에 대한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

어낸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13]. 또한 상담자 자신

이 안전한 환경이 되어 내담자가 만들어내는 이 서사의

세계에 가득 찬 심오한 상징과 은유를 번역할 수 있는

그림 6. 이미지테일 앱 활용 이미지작업 사례
Figure 6. Example of Image Work using the ImageTai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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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미지테일 앱이 적합한 상담매체인지 확

인하기 위해 이미지와 이야기가 융합된 ‘이미지테일’이

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내담자가 이미지테일을 구성하

기 전 단계, 이미지테일 구성단계, 이미지테일 구성 후

단계로 상담단계를 구분하여 이미지테일 앱의 상담매

체로서 적합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이미지테일 앱이

상담초기 내담자의 정서지각을 촉진하고, 이미지테일

단계에서 내면탐색과 표현을 촉진하며, 이미지테일 후

단계에서 감상 및 평가와 의미의 재구성을 돕는 기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미지테일 앱의 심리상담 매체로서의 적합성은 이

미지테일 앱을 심리상담에 활용한 선행연구들을 분석

한 결과에서도 밝혀졌다. 또한 유아, 청소년, 부모를 대

상으로 이미지테일 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통해 자아성장, 유아교육, 부모교육 등 다양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매체로 이미지테일 앱을 활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미지테일 앱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폭넓은 연령대의 내담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표현의 다양성, 기

록의 편의성, 해석의 용이성, 결과의 활용성 등의 측면

에서 전통적인 상담매체와 차별성을 띤다. 디지털문화

의 발달과 더불어 이미지테일 앱의 성능과 기능이 지속

적으로 향상될 것이라 기대하며, 인간이해와 성장발달

을 돕는 분야에서 이미지테일 앱이 유용하게 쓰이길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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