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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울증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흔한 정신 질환 중 하

나로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기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도 우울증의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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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로그(Mindlog) : 정신건강을 위한 생각 기록 관리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절차를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Mindlog: An application that supports mental health record 
management and psychiatric treatment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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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을 원하는 환자의 생각 기록과 진료 기록 절차를 돕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인 ‘마인드로그’ 시스템을 제안한다. 환자가 짧은 상담 시간 동안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

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진료를 끝마치게 되거나, 세세한 치료 지침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이

시스템은 간편한 작업과 체계적인 가이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진

료 일정 및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이전 진료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실제 진

료에서 어떤 내용을 상담하고 싶은지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어 :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 감정 기록, 생각 기록, 진료 기록

Abstract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application ‘Mindlog’ system that helps patients seeking psychiatric 
treatment and counseling to record their thoughts and medical records. This system was developed to prevent 
patients from ending the treatment with an uncomfortable feeling due to not being able to clearly convey what 
they want to say during a short consultation time, or from not receiving detailed treatment instructions due to 
this. It allows patients to objectively observe and organize their feelings through simple tasks and systematic 
guides. In addition, it helps patients more conveniently check what changes have occurred compared to previous 
treatment and what they want to discuss in actual treatment by allowing them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treatment schedule and content.

Key words :  department of psychiatry, mental health, emotion record, thought record, medical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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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21년의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 환자 수는 2017년 69만 1,164명 대비 2021

년에 93만 3,481명으로 35.1%(연평균 7.8%) 증가했고,

불안장애 환자 수는 2017년 65만 3,694명 대비 2021년

에 86만 5,108명으로 32.3% (연평균 7.3%)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1].

이러한 우울증은 자살의 주요 원인이기에 질병 부담

이 매우 높은 질환이며, 그로 인한 질병 부담과 자살

사망률 역시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2]. 따라서 우울증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함

께 개인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울증에 대한 사회 문제가 심각함에도 우울

증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진료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현

실적인 문제가 있다. 대한정신약물학회의 이상열 이사

장(원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은 우울증이 발생하면

항우울제부터 처방하는 형태와 우울증 치료의 목표에

있어서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에 대

해 지적한다[3].

전반적인 진료 서비스 만족도를 연구한 논문에 따르

면, 환자는 ‘병이 잘 낫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14.3%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

다[4]. 그만큼 환자의 정신 질환의 회복 및 개선을 위해

서는 기존보다 발전된 정신과 진료 프로세스가 필요함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담당 의사와는 잘 만날 수 있

나?’는 질문에서도 ‘그렇지 않다’가 13.5%로 조사되었

다. 이처럼, 담당 의사와 잘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존재하는 이유는 시간적 제약으로 진료 시간

이 짧아졌기 때문이다[4].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환자에게 심각할 수 있다. 진

료 시간 부족으로 복약에 대한 상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는 약을 먹으면서 불편해하거나 병원에 추

가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

의 진료를 지원하는 진료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

와 의사가 미리 진료를 준비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료가 진행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지행동치료(CBT: Cognitive Behav

ioral Theraphy)’ 방식에 근거한 인지 과정 중심의 절차

를 제시하여 환자의 진료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마인드로그

(mindlog)’ 시스템을 제안한다[5].

Ⅱ.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

현대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마트폰 어플리케

이션은 편리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친 마음과 정서

적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

다. 특히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나

의 건강 상태를 미리 기록할 수 있다면 향후 더 나은

치료를 위한 기록이 될 수 있다[6].

사용자의 편의를 추구하는 일정 관리, 다이어리 등의

기능을 가진 제품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그 중 정

신 질환 관련 제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양극성 장애 환

자들을 위한 기분 기록 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를

평가한 연구에서는 기분 기록 서비스가 양극성 장애 증

상을 조절하고,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2.86%라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하면 정신 질환 환자들의 증상과 경과를 파

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7].

Ⅲ. 시스템 주요 기능 및 화면 구성

1. 시스템 개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마인드로그’ 시스템에서는

정신 질환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기분/감정 기록을 보

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부가적

으로 진료 일정도 같이 관리할 수 있게 하여, 환자들의

효율적인 진료 프로세스를 돕는다. 특히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로 대두되는 인지

행동치료 방식을 도입하여 단순히 환자 재량으로 기분

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중요하게 느낀 감정과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한 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게

하여 환자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와 인지적 오류를 방

지한다[5]. 또한 사용자에게 부정적 사고를 검토하고,

인지 과정에서의 오류 자체를 알아차리게 하여 왜곡된

인지 과정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5].

주요 색상은 우울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난

색 계열 중에서도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따뜻한 주황색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심적으로 안

정감을 느낄 수 있다[8].

그림 1은 시스템 초기 구동 시 나타나는 시스템 메

인 화면이다. 사용자는 이 화면으로부터 입력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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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거나 원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1. 시스템 메인 화면
Figure 1. System main screen

화면 상단에는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문구로

감정 기록 작성을 유도하고 하단에는 주간 달력을 제공

하여 진료 일정과 감정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2. 진료 일정 관리 기능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 사용자의 병원 방문 일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료 일정이 생기면, 사용

자는 메인 화면의 [진료 일정 만들기] 버튼을 눌러 새

로운 진료 일정을 등록할 수 있다.

그림 2는 진료 일정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화면을 보

여준다. 진료 일정 등록은 최소한의 정보 입력으로 이

루어지며, 자세한 메모는 일정 등록 후에 추가 기록할

수 있다.

진료 일정이 등록되면 우측 화면과 같이 달력의 해

당 날짜가 회색 원으로 변경되어 진료 일정이 등록되었

음을 나타낸다. 등록된 감정 기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록을 왼쪽으로 밀면 간편하게 삭제된다.

일정 생성과 삭제를 손쉽게 하여 사용자가 본 시스템을

최소한의 동작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정신과 전문의의 자문을 통해

착안한 구성으로 사용자에게 최대한 사용상의 부담을

주지 않고자 하였다. 한편, 해당 일정을 길게 누르면 기

존 등록 내용이 채워진 하단의 화면이 다시 나타나므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면 된다.

그림 2. 진료 일정 등록 화면
Figure 2. Treatment schedule registration screen

3. 감정 기록 작성 및 관리 기능

그림 3은 메인 화면에서 화면을 하단으로 내리면 나

오는 장면으로 감정 기록을 작성하는 화면이다.

그림 3. 감정 기록 작성 화면
Figure 3. Emotion record writing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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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기록은 감정의 긍정/부정 정도에 따라 색상별

로 구분된 키워드를 고르는 것으로 시작된다. 키워드는

기록 당시 감정 상태의 요약으로 제공되며, 색상은 사

용자가 선택한 감정 키워드 색들의 평균치를 계산하여

표시한다. 감정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기록 전에 사

용자의 감정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감정을 선택한 후에는 인지행동치료방식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느꼈던 감정과 생각, 그 감정에 영향을 미친

이벤트, 행동 변화 등을 차례대로 기록한다[5]. 감정 기

록 요령은 감정 기록 화면에서 각 질문에 대한 토글을

누르면 감정과 이벤트의 작성 방법에 대한 예시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치의와 상담하고 싶은 내용, 치

료 과정에서의 궁금증 등을 따로 작성할 수 있게 하여

주치의와의 원활한 상담을 돕는다.

감정 기록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스스로 생각과 감

정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기록들은 진

료 시에 주치의에게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

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9].

4. 기록 모아보기 기능 및 진료 상세 보기 기능

그림 4는 메인 화면 하단의 [모아보기] 버튼을 누르

면 나타나는 기록 모아보기 화면(왼쪽 그림)과 이 화면

에서 특정 진료 일정을 누르면 나타나는 진료 상세 보

기 화면(오른쪽 그림)이다.

그림 4. 기록 모아보기 화면 및 진료 상세 보기 화면
Figure 4. Collected view and treatment detail screen

기록 모아보기 기능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정 변

화를 선택된 색상을 통해 한눈에 확인하거나, 추가적인

메모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다. 사용자는 기록 모아

보기 기능을 통해 시간순으로 저장된 감정 기록들과 진

료 일정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시 각 진료 일정의 상세

보기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진료 상세 보기 화면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에서 제공하는 API 기반의 음성 인식 기술 및 문서 요

약 기술(하이퍼클로바X, n.d.)을 활용한 진료 내용 녹음

및 요약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진료가 끝난 뒤에도 해

당 진료 내용을 복기할 수 있어 사용자가 진료 중 기록

에 대한 부담 없이 진료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진료 내용 아래의 감정 기록 요약에서는 사용자가

진료 이전에 작성한 감정 기록을 질문별로 요약 제공하

여 짧은 진료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대화 녹음 외에도 진료 중 추

가 기록할 사항이 있다면 감정 기록 요약 아래에 있는

메모 영역에 자세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5. 감정 기록 요약 및 키워드 통계 기능

본 시스템은 주/월 단위로 사용자가 기록한 감정 기

록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 자료를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

한다. 특정 기간 사용자의 감정 분포를 직관적으로 확

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본인의 감정과 상황을 점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 5는 화면 하단의 [통계]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

는 감정 기록 통계 화면을 보여준다. 감정 통계에서는

감정 기록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키워드의 색상이 전체

기록에서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

내어 해당 기간 사용자가 주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감정 분류에서는 진료 상세 보기의 녹음 요약에 활

용했던 문서 요약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특정 상황

에서 주로 어떤 감정을 갖는지 간략한 분석 결과를 제

공한다. 또한 사용자가 기록할 때 자주 사용한 단어와

해당 단어를 사용했을 때 선택했던 감정 키워드도 함께

보여주는 기능도 제공하는데, 이 기능에서는 정교한 분

석을 위해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기반의

추출 방법인 KR-WordRank[10]를 활용하여 중요도가

높은 단어들을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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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감정 기록 및 키워드 통계 화면
Figure 5. Emotion records and keywords statistics screen

6. 설정 기능

설정 기능은 알림, 잠금 등 기본적인 세팅을 지정하

는 기능으로, 그림 6은 메인 화면의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설정 화면이다.

그림의 좌측 화면에서 [알림] 버튼을 선택하면 알림 설

정 화면으로 넘어가며, 이 화면에서는 약 복용과 감정

기록 알림 여부를 변경하거나 알림 허용 시간대를 지정

할 수 있다.

그림 6. 시스템 설정 및 알림 설정 화면
Figure 6. System settings and alarm setting scenes

사용자는 이러한 알림 기능을 이용하여, 진료 후에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을 잊지 않고 제시간에 복용할

수 있다. 또한 설정된 감정 기록 알림을 통해 감정 기

록을 유도하여, 사용자의 감정 변화를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잠금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 본인의 상담 내용

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사용자가

본인의 깊은 감정 기록을 진솔하게 작성하도록 도와준

다.

Ⅳ. 시스템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Android Studio) 2.1 버전을 활용하여 구현하였다. 이

버전은 성능 향상과 안정성 개선이 이루어진 최신 버전

으로 다양한 기능과 도구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다.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플러터(Flutter)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플러터는 크로스 플랫폼 개발이 가능한 오픈

소스 UI 도구로 단일 코드 베이스로 안드로이드와 iOS

용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이를 통해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된 사용자 경

험을 제공할 수 있다.

서버 측에서는 Spring Boot와 FastAPI 프레임워크

를 활용한다. Spring Boot는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로 빠른 개발과 배포가 가능

하며 확장성이 뛰어나며, FastAPI는 파이썬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로 인공지능 기술이 웹 서버에서 따로 동작

하여, 빠른 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로는

MySQL을 사용하는데, 이는 오픈소스 관계형 데이터베

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안정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장점

이 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플러터, Spring Boot,

MySQL, FastAPI 등 각 기술의 특성과 장점을 활용하

여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사

용자 경험 향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시스템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자신의 감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돕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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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일정 관리 및 상담 내용도 효과적으로 정리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받고,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기

록을 확인함으로써 환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더욱 효과적인 상담과 세세한 처방을 내릴 수 있다. 또

한 인지행동치료 방식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정 기록은

환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 치료 과정에서의 자가 관리 능력을 개

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의 기능을 더욱 확장

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자가 진단과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한다.

사용자의 일상생활 수준을 점검하거나 적절한 과제를

부여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의 정신 질환 혹은 정신건강

개선안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생애별 혹은 질환별 자가

진단을 유도하여 사용자가 본인의 정신건강을 계속 점

검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처럼 본 시스템이 정신과 환자 및 정신건강에 관

심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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