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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많은 치유 로그램들은 정신 , 신체 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치료하고 있다. 스마트환경에서 발생

하는 역기능으로 인한 마음 상처는 단순히 드러나는 측면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인 마음의 원인까지 

악하여 치료하는 정신분석학  치유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역기능에 

한 기존의 논문들과 치유 로그램 분석을 통해서 스마트 환경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에서 나타나는 심리 , 감성

 변인들을 찾아냈다. 분석 결과를 통해 얻어진 변인들을 투사 인 기법을 활용하여 시각  요소인 그림으로 

표 하 으며, 마음 치유용 디지털 워크북 개발에 용 방법을 모색하 다. 스마트환경에서의 역기능에 한 심

리치료 로그램의 효과성을 해서 심리치료를 일정한 척도를 부여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로 근시킬 수 있

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키워드 : 스마트 환경, 역기능, 마음 치유, 미술 치료, 디지털 워크북

Exploring the Digital Workbook Development for Mind Healing 

on a Smart Environment

Jeongsu Yu*⋅Sunmi Hong**

Dept. of Computer Education,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t. of Art Therapy,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Many healing programs regard successful healing as the cure of the presenting physical and emotional 

problems. To heal present broken heart on a smart environment, we need to know states of mind. We also have 

to need psychoanalytic healing that cure mind caus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more comprehensive view of 

healing that incorporates not only physical healing but mental healing. For this, we analyze through retrospective 

review from existing researches and healing programs. We obtain psychological and emotional factors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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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side effects on a smart environment. Throughout this study we draw upon factors of psychology and 

emotion to represent pictures by projective methods such as visual representation. That pictures is being used in 

developing the digital workbook for mind healing. We look at the possibility of psychological therapy from 

negative side effects causing converts into digital forms which have fixed scales on a smart environment.

Keywords : Smart Environment, Negative Side-Effects, Mind Healing, Art Therapy, Digital Workbook

1. 서론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smart)라는 용어는 정보통신

기술(ICT)이 날로 발 하면서 만들어졌으며, 스마트폰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스마트TV, 스마트자동차, 

스마트가 ,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토이, 스마트패션, 스

마트 어, 스마트교육 등으로 정보통신 업계만의 국한

된 의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 

반에 걸쳐 넓은 의미로 확장되어 가며 새로운 스마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스마트는 말 그 로 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스마트 환경에서는 인터넷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커넥티드(connected) 장치들이 활성화

되어 애 리 이션이나 서비스 등을 시공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사용자에 

한 정보를 통하여 각각의 사용자에게 맞는 맞춤서비

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는 화형식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드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 환경의 시발 은 2007년 아이폰 발매라고 볼 수 

있다. 아이폰 매가 성장하면서 시작된 스마트폰 열

풍은 단기간 내에 미래 사회를 이끌어나갈 메가트 드

(mega trend)가 되었다[1]. 

스마트 환경에서 인터넷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로 

인한 문제  한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표되

는 새로운 정보통신기기는 인터넷 공간의 역동성을 증

가시켰다. 실시간 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사회를 보다 지능화된 환경으로 발 시키고 있다. 이러

한 스마트 사회의 변화는 몇몇 이용자에게는 이득을 제

공하는 순기능 측면이 있는 반면에 다른 이용자에게는 

피해를 제공하거나 사회의 효율성을 해하는 역기능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스마트 환경에서의 역기능

을 설명하고 측하여 비할 필요성이 두되었다[16]. 

그 에서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는 것이 독이다. 

독이라고 하면 크게 독으로 지칭되는 유해 물질에 의

한 신체 증상인 독(intoxication)과 알코올, 마약과 같

은 약물 남용에 의한 정신  독이 주로 문제되는 

독(addiction, 의존증)을 동시에 일컫는다[34]. 스마트 환

경에서 독은 후자에 속하며 심리  의존이 있어 계속 

물질을 찾는 행동을 하게 되어 신체 , 정신  건강을 

해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스마트 기기에 지나치게 

몰입함으로써 심리 ⋅정서 인 문제뿐만 아니라 학업, 

성격 등에 부정 인 향을 받고 사회 인 기능 손상을 

가져오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제들이 스마

트 환경에서도 그 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스마트 폰이라는 단말기를 활용하여 나타나는 

상이 과거 PC를 활용하던 시기보다도 더욱 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즉, 네트워크의 외부효과

로 인해 스마트 시 의 개인은 효용의 측면에서 증가할 

수도 있지만, 반 로 역기능  측면에서도 그 크기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스마트 3.0 정부에서도 이러한 역기능에 한 논의는 

거의 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역기능 해소의 방안으로 

제시 되는 것은 정부에 의한 사회  규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가치의 충돌이 발생한다. 표 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한 표  내용에 한 규제의 충돌, 정

보의 공유⋅확산과 지 재산권 보호의 충돌, 개인 사생

활 침해와 정보 검열과 감시의 충돌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환경에서 야기되는 역

기능들에 해 기존연구와 역기능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용된 치유 로그램들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분석하고, 마음치유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 보았다. 한 스마트환경에

서 야기되는 역기능들의 변인들이 심리⋅정서 이라는 

연구들을 통해서 내면세계를 시각화하고 스마트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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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취한 스마트세 의 기호에 편승하여 미술치료를 활용

한 마음치유를 채용하고 미술치료의 심리진단검사와 투

사 인 기법을 활용하여 디지털 워크북을 개발하기 

한 탐색  연구를 했다. 

2. 스마트환경에서의 야기되는 역기능들에 관한 심리

적⋅정서적 변인들에 관한 분석

스마트 특징의 발 은 정보지식사회와 유비쿼터스 

기술의 결합된 결과의 연장선이다. 새로운 유비쿼터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언제(any time), 어디서(any 

where), 어떠한 기기(any device)를 통하여 컴퓨 할 수 

있는 사회가 스마트 시 이다. 이 스마트 시 의 특성

은 지능화된 유비쿼터스 기술이 결합되어진 결과물이

다. 정보통신기술은 소통의 계, 가치생산방식, 사회  

상호 작용 체계를 기존의 방식과 다른 형태로 발 시켰

으며 이러한 변화의 결과가 스마트 시 이다[1]. 

스마트의 확 는 스마트 사회와 스마트 정부가 도래

하도록 야기하 다. 그러나 스마트 사회의 변화 과정에

서 의도하지 않게 개인정보 침해, 정보격차, 악성댓 , 

사이버  스마트 독  신종 사이버 범죄 등의 역기

능들이 나타나고 있다[1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역기능 문제 들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해서 심리치유 상자를 보다 즐길 수 있는 

상태로 이끌면서 치유 할 수 있는 디지털 워크북 개발

에 한 차와 방법은 (Fig. 1)과 같다.

스마트환경에서 심리 , 정서 으로 미치는 역기능에 

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방하거나 책을 마련하

고자하는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있다. 이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으로 분류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째 스마트폰환경에서 역기능으로 스마트환경에 지나치

게 의존 인 스마트 독에 따르는 내면  문제 들에 

한 선행연구이다. 둘째는 스마트환경을 이용한 공격

성과 련되어 발생하는 내면  문제 에 한 연구들

로서 개인사생활침해, 악성댓 , 작권침해, 바이러스 

 해킹, 정보격차에 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이 두 가

지 에서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환경에서 오는 역기능의 독 증상들을 심리

 요인들로 분석 근하는 연구들이 있다. 스마트폰 

독이나 인터넷 독에 미치는 독립변수로 주의력결

핍, 부부폭력, 가정폭력,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가족응

집력, 학생활 응의 인 계와 자기통제력[8]의 변

인들에 따르는 독으로 밝히는 연구가 있었으며, 인터

넷 독 증상에 노출된 자들은 외로움[19], 감각추구와 

자기조 력[22] 그리고 자존감, 자기통제력[8], 불안, 자

기 효능감[18], 자존감, 우울감  충동성을 매개변수로 

가지고 있다[15]. 

2.2 개인사생활 침해

개인사생활 침해는 스마트 미디어 발 과 자상거

래의 확산에 따르는 역기능으로서 문제가 부각되고 있

다. 개인정보 제공을 해선, 이용경험의 다소에 따라서 

정  혹은 부정 으로 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한 

민감도의 향과[17],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 침해

를 이기 한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국민 윤리의식

이 있어야 하며 이어서 기타 민간과 정부기 의 노력, 

법제 강화가 뒤따라야 하는 것으로 이용자 교육과 자율

 조정 능력[10][13]을 높아지게 하는 개인정보에 한 

자기결정권이란 인격권 문제이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에 공개된 정보를 온 히 삭제하지 못하는 실에서 

정보주체는 스스로 정보에 한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으로 빠지고 타인에 의한 개인의 신상
(Fig. 1) Exploring procedures of development the digital 

workbook for a mind healing on a smar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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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된 2005년 발생한 소  ‘개똥녀’ 사건처럼 사

회  평 의 상이 된 경우에 잃어버린 사회  평 에 

한 회복의 어려움은 규범  논의를 문제를 제기하면

서[9] 개인의 망과 우울과 분노를 자아낸다. 

2.3 악성댓글

악성댓 을 사용하는 역기능은 사용집단과 과사용 

집단으로 구별하여 보았을 때 지배/우월 , 경쟁/공격 , 

과시/자기도취 , 반항/불신  인 계성향과 공격성과 

충동성의 요인이 과사용 집단에서 지배 이었다[24].

2.4 저작권침해

작권침해가 학생의 쓰기에서 표 을 통해서 

이 질 때는 심리 으로 자신감결여와 결과 심주의의 

학습윤리 의 문제에서 비롯되듯이[28] 사이버 공간

에서 작권침해는 인간의 심리  취약성을 이용한 사

이버 범죄로서[20] 공 인 공간으로 사이버공간을 인식

하며 개별 자를 인식해 주는 가운데 자유문화와 집단 

지성을 구축하는 시민의식과 윤리의식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23]. 

2.5 바이러스 및 해킹

바이러스  해킹은 해커의 심리  황홀감이라는 최

경험과 상 계가 있으며 최 경험이 높으면 최 경

험이 낮은 해커에 비해서 공격빈도가 높으며 국가 간 

사이버테러의 가능성을 공포 리이론으로 분석하면 해

커들의 높은 수 의 애국심이 더 높은  해킹의지

를 나타냈으며 국가 간 사이버테러 발생요인들은 해커

의 애국심, 자의식 상실, 해커의 공격  성격과 행 이

다. 최 경험의 하부요인으로는 도 ⋅능력균형 요인과 

자기 만족감 요인이 해킹경험과 한 계를 맺는 요

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가치지향형 해킹과 해킹의지 간에 

높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2.6 사이버 스트레스

사이버 스트 스는 사이버인권 피해  가해 경험이 

있을 때 스트 스가 증가하고[21], 사이버스트 스 감소

를 한 A행동유형 로그램을 실시 후에 스트 스가 

감소함으로써[4] 피해의식과 가해의식에 한 사이버스

트 스 치료가능성을 열어놓았다. 

2.7 정보격차

정보격차는 SNS 정보공유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

어서 SNS의 구성원들 간의 계정도와 정보 소유자의 

정보공유 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람들의 지속  

SNS 사용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지된 사회  

지원, 인지된 사회  향력, 인지된 네트워크 구조를 

설정하며 정보격차가 사회구조화의 단 를 제공하며 고

용, 소득, 공동체, 정치, 사회발 에 정보부자가 유리하

며[5], 맥락 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인지는 수직  개인

주의성향보다는 수평  집단주의 문화성향을 지닌 개인

에게 더 많이 이루어지면서[6] 개인의 성향 즉, 개인주

의 집단주의  수직 , 수평  성향과 정보격차가 

계있음을 알게 되었다[25].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환경에서의 역기능에 한 선

행 연구들을 통해서 <Table 1>과 같은 변인들을 이끌

어 냈으며, (Fig. 2)는 도출해낸 변인들을 시각화한 것

이다.

Negative 

side effects
Psychological & emotional factor

Internet/

Smartphoses 

Addiction

Violence,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 Social 

adaptability, Self-control Sensation seeking, 

self-regulation, Self-esteem, Anxiety, Self-effi-

ciency, Depression, Impulsivity

Invasion of 

privacy

Sensibility, Self-determination, Ability of autor-

egulation, Sense of ethics, Fury, Despair, 

Depression

Vicious cyber 

reply

Control tendency, Self-glorification ,Competitive 

spirit, Aggression, Ostentation, Self-complacency, 

Rebelliousness, Distrust, Interpersonal orientation, 

Impulsivity

Copyright 

infringement

Confidence, Academic integrity, Consequentialism, 

Liberalism, Collective Intelligence, Citizenship, Sense 

of ethics

Viruses & 

Hacking

Patriotism, Ability of autoregulation, Self-sat-

isfaction, Challenge, Competence, Value orientation

Cyber stress Victim mentality, Consciousness of wrongdoing

<Table 1> Psychological and emotional factors of negative 

side effects on a Smar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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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환경에서의 역기능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스마트환경에서의 역기능의 변인들을 심리⋅정서  

요인과 가정환경이나 사회  환경에서 찾고자하는 요인

들에 한 연구와 역기능의 문제들에 노출된 행동⋅심

리를 개선⋅치료하여 역기능에 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들이 있다. 

역기능을 해결하려는 연구는 시기 으로는 역기능 

발생 사 방과 사후개입 두 시기에 하는 개입으로 이

루어지면서, 교육과 치유의 두 역을 수용하면서 이

지고 있다. 스마트환경에서의 역기능에 한 치유과정

은 역기능 상태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의 진단  노출 

수 정도의 척도 검사하고 매개변인들을 략 으로 

정  방향으로 환⋅향상시키려는 로그램으로 행동 

강화  인지능력향상 실행하고, 그 로그램들의 정서

와 행동 양상, 정신사회  발달 향  효과들을 산출

해 낸다.

<Table 2>는 이러한 연구들을 연구자별로 요약해 

놓은 것으로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컨 , 인

터넷 독 방 로그램으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03년과 2006년에 청소년들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 행

동에 한 인식  왜곡을 수정하고 한 안활동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로그램을 개발하 고, 이어 2009

년에는 개인의 연령에 따라 인지 능력  행동 특성이 

달라진다는 에 기 하여 연령 별로차별화한 행동수

정 략으로 인터넷 사용 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인터넷 생애주기 상담 로그램을 개발하 다[35].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 스마트폰 독 방

로그램은 총 3회기의 모듈식 학교 학 단  방 교

육 로그램을 구성되었고, 지도자용 매뉴얼과 학부모지

침서를 만들어 부모가 함께 조력하도록 구성되었다[36]. 

스마트환경에서의 역기능에 따르는 독증상의 변인

과 매개변수를 찾아서 치료를 하려는 연구들도 있다. 

사이버테러, 사이버 킬 같은 사이버 상의 공격은 신상

정보 등이 노출된 경우 주변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에

서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이 문제인데,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요인으로는 낮은 

자존감, 자기비하, 무력감 등이 있으며[26], 자기결정권 

향상을 한 역량강화모델 로그램에서 자기 표 력이 

증 하고 참여도가 향상되는 정  변화를 일으키며

[27], 자신감정과 의사를 표 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개

입으로 치료하고자 하 다[2]. 

사이버 일탈 에서 허 사실 유포는 성별, 교사⋅교

Digital Divide

Personal inclination, Culture inclination, 

Individualism, Groupism, Vertical inclination, 

Horizontal inclination 

(Fig. 2) Visualization of factors draw up by 

existing studies

Researcher Healing Programs

Choi[27]

 Intervention and treatment program－Improves 

self-expression and self-confidence－Improves 

confidence

<Table 2> Healing programs about negative side effects on 

a Smart Environment

Kim[3]

Treatment program for cyber deviation such 

groundless allegations about a bogus text call-

ing up reserve forces. 

Healing program that improves cognitive ability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36]

 Provides prevention programs at early develop-

ment stages of children.

 Provides taxpayer-funded counselors for those 
who cannot control their online gaming or other 

internet use.

Helps teenagers form good Internet use behaviors. 

 Provides tips for parents with teenagers.

Hwang[29]

Helps young children form good Internet use 

behaviors. 

Attempts a cognitive-behavioral approach to al-

leviate impulsiveness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35]

Alternative activity program that helps young 

children form good internet use behaviors. 

The internet consultation program life-cycle.

Age-related differences in strateg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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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계, 공격성, PC방 이용 여부 그리고 성인물 이용정

도, 그리고 개인정보 도용은 공격성과 학업성 , 교사⋅

교우 계, 성인물  게임 이용정도와 학교수  변수인 

공학유무가 유의미한 련변인이다. 이러한 경우 행동 

강화 로그램이 필요하며, 개인정보유출이 일탈  행

라는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고 명 스러움을 추국하는 

자존감 향상을 한 치유가 필요 할 것이다. 스마트환

경에서의 역기능에 독되는 것을 방하는 것이 어려

운 것은 약한 자기 통제력과 강한 충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므로 청소년들을 상으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방법  충동성을 완화시키는 상담  개입과 방 로

그램이 필요한데, 이를 해 독 완화를 한 인지행

동  근[29]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지  근의 로그램 실행을 해서 스마

트환경에서의 역기능 노출에 한 진단척도를 사용한

다. 스마트폰 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35], 스마트폰 독연구와 치료를 한 사용량 측정이 

개발되고[12], 시스템스마트폰 독 방 로그램으로는 

먼 , 스마트폰 독 진단 척도 수가 높은 등학교 

고학년을 상으로 스마트폰 독 개입교육 로그램을 

개발한 황재인은[29] 스마트폰의 올바른 행동습 을 정

착시키고, 스마트폰 독 개입교육을 해서 인지 행동

 입장에서 로그램을 구성하 다. 한국청소년 자가 

행동 평가척도를 이용하여 인터넷 독과 청소년의 정

신병리 상의 상 계를 밝히는 연구는 인터넷 게임

에서 상 방을 공격하거나 죽여야만 수가 올라간다는 

사실로 인하여 공격성에 한 인지왜곡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11]. 이러한 상에 한 교육 ⋅인지 ⋅치

유  개입의 로그램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연구 과제

라 할 수 있다.

비합리  사고와 습  행동으로 스마트폰을 과다

하게 사용하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독 상의 심리치료

에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독 개입을 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 용하 다[29].

인터넷 독 등학생의 심리치료에 미술치료를 

용하 을 경우,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는 사람(PPAT)검

사반응과 한국 인터넷 자가 독 진단검사(K-척도)로 

선별된 고 험군 사용자 군과 잠재 험군 사용자 군

으로 나 어 그림의 형식  요소를 FEATS(Formal 

Elements Art Therapy Scale: 형식 척도) 채  체계로 

분석하고, 그림의 구체  내용은 내용척도(contents 

scale)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과나 상을 향해 손

을 뻗은’, ‘공 에 떠있는 항목’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고 한다[7]. 

스마트폰 독 방  치료 로그램 개발 자체는 

아직 미진하여 치료에 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는 수 일지라도, 치료의 상을 역기능의 심각성 수  

정도 등에 따라서 분류하고자 하 으며, 치료과정에서

도 나타나는 변인의 특성을 분리하여 치료하려 하 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스마트환경에서의 역기능

에 한 심리치료 로그램의 효과를 해서 일정한 척

도를 측정 할 수 있는 심리치료를 근시킬 수 있는 가

능성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인지  근의 마음치유는 언어  표 으로 

할 수 없는 정신분석학  무의식의 세계를 모두 아우르

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정 내의 체험이나 

인 계에서 비롯된 가정⋅사회  환경이 스마트환경에

서의 역기능에 향을 다면 한 방⋅치유  개

입이 일어 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무의식  내면의 심

상이 외부세계의 여러 요소들을 상징으로 확장, 내포시

키며 삶을 돌려서 표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31]. 

4. 스마트환경에서의 마음치유를 위한 디지털 형태 

미술치료 그림

스마트환경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으로 인한 심상의 

상처에 한 치유는 인지  능력을 향상 시키고 인지  

행동 강화를 통한 내면  심상을 움직임으로써 단순히 

드러나는 측면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인 마

음의 원인까지 악하여 치료하는 정신분석학  치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역기능과 

련된 독립변인  매개변인, 하 변인은 실로 다양하고 

복잡한 상 계 속에서 향들을 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확산되는 스마트환경과 더불어 속하게 증가하

는 스마트환경에서의 역기능에 노출된 사용자들을 치유

⋅교육하기 해서, 일종의 척도와 같은 동질성을 분류

하는 과정도 단순치 만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마음치유의 상자들의 심상을 

변인이나 진단척도수 에 맞추어, 분류하고 효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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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로서 

모두 표 되지 못하는 내면의 심상들을 어떻게 분류하

고 진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우리의 연구동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언어로 다하지 못하는 마음치유를 

한 내면  심리치유로 명상, 술치료, 원 치료 등등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실에서, 스마트환경을 이용하

고, 심리치유 상자를 보다 즐길 수 있는 상태로 이끌

면서 치유 할 수 있도록[33] 시각  효과를 얻을 수 있

는 미술치료의 DDS(Diagnostic Drawing Series)[30]와 

TAT(Thematic Apperception Test)와 같은 투사  기

법을 활용한 디지털 워크북을 통해서 스마트환경에서의 

역기능들을 진단하고 치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자 

한다. 언어 으로 표 하기 힘든 내면경험[32]을 외부세

계의 상징들을 이용해서 Lacan[31]이 말하는 욕망의 재

  투사가 반 된 이미지를 척도⋅객 화시킬 수 있

는 미술표 (Fig. 3)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환경에서 역기능의 심리  변인들

을 치유하기 한 워크북의 탐색  연구로서, 워크북에

서 사용될 도안은 미술치료분야에서 심리 인 변인들을 

치유하는 미술치료기법들 에서 선행연구 되어 신뢰도

가 입증되고 리 일반 으로 사용하고 있는 질  검사 

 치료기법을 활용 할 것이며 그 들을 들어보면 다

음과 같다(Fig. 3). 첫 번째 그림처럼, 미술치료에서 집

력과 정서안정을 하여 만다라, 숨은그림찾기  숫

자 찾기 등등이 이용하고 있다. 우울, 불안정, 자존감과 

공격성 등등을 정 으로 개선하기 한 미술치료에서 

사과 따는 사람(PPAT), KHTP, 별- 도 반응검사

(SWT) 등등은 사 ⋅사후 검사척도로도 사용되고 있

다. 를 들면 KHTP는 사람들의 치와 집과의 거리

등의 구조  분석과 인물의 분 기와 인상 등 내용  

분석을 할 수 있는 항목을 디지털 도안으로 만들어 변

별 으로 표 하고 자신이 지닌 심리  변인의 성향을 

인지  악함으로써 얻어지는 치유의 효과를 가질 것

이다.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하여 인지하고 반응하

는 내면의 감각을 통합 으로 표 하는 미술치료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구조 분석과 내용 인 질  

분석은 척도로도 사용 된다. 미술치료 작품에 표출된 

구조와 형식은 내면의 세계를 표 한 것이다. 미술치료

과정에서 내면세계표 의 기회를 주는 것은 내면세계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향 정도를 악할 수 있게 

한다. 질  검사를 통한 미술기법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림은 우울감과 공격성이라는 제시된 

주제에 반응한 들이다. 불안함이 심한 내담자는 자신

의 치를 벼랑 끝에서 가까운 곳에 표 하려고 하고 

있으며, 축된 자신의 성향을 역방향의 화살표를 선택

하여 표 하고 있다. 마지막 미술치료그림은 동그라미 

심가족화(FOCD), 물고기 가족화(KFD)가 인 계를 

표 한 것처럼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인간 계를 표 한 

학교생활화(KSD)이다, 다만 내담자가 사람을 동그라미

로 표 하고 있다. 여기서 내담자는 인간 계에서의 자

신의 성향과 존재론  치를 악⋅측정하고 성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미술치

료기법과 치료과정에서 표출된 그림들을 들로서 제시

하 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연구는 이와 같은 미술치료과

정에서 얻어 질 수 있는 그림을 디지털 도안화함으로써 

스마트환경에 익숙한 내담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동시

에 다수의 집단치료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Psychological & 

emotional factor
Healing Pictures

Concentration, 

Emotional stability

Anxiety, Stability, 

Self-esteem

Aggression,

Confid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ncentration

(Fig. 3) Healing pictures b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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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앞으로의 연구 방향

정보통신기술과 인문학의 만남은 근 화 이후 물질

문명을 심으로 하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한 반성과 

인류의 미래에 한 보편타당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는 인간의 숭고한 생각의 결합이다. 인간을 한 건강

한 삶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 그리고 제도

들만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인간 자신이 내면세계를 

성찰하고, 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마음을 어루만져주

는 진정한 마음치유를 실행하며 이루어진다고 볼 때 의

미가 빛날 것이다. 보다 인간 인 내면의 세계를 표

하는데 용이한 미술치료기법은 보다 인간답게 살아가기 

해서 발 시킨 것으로 스마트 환경에서 인간성을 상

실하게 되는 험에 빠질 염려가 있는 인들에게 시

각  만족감은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성찰하고 표출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의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한 스마트 환경의 역기능이 만들어내는 

심리  변인들을 치유하는 데 훌륭한 수단이 될 것이

며, 측정과 평가의 기 이 될 것이다. 

앞으로 실증 으로 검증하기 해서는 더 많은 미술

치료 그림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실제로 마음을 치

유하는데 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스마트 환경 세 에게 실행해 나아갈 

마음치유는 신명나는 분 기에서 즐기면서 형성할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하는 연구로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 사

료되며, 보다 의미 있는 교육 자료이자 치유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토 로 만들어진 치유 그림들을 스마트환

경에 한 과다한 사용이나 잘못된 인지로 인한 아  

마음을 치유하기 한 디지털 워크북 개발의 척도로 활

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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