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한국인들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스트레스 체감률

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평균 스트레스 인지 비율이 78%인데 반

해 한국인의 81%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자주 혹은 

때때로 느끼며, 87%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다고 응

답하였다[1]. 스트레스는 ‘사람이 본인이 처한 환경이 위

협적이거나 본인이 가진 능력과 자원으로 극복하기에 

힘에 부친다고 느끼는 상태’로 정의된다. 단기적 스트레

스는 신체 에너지를 활성화하여 건강과 적응에 도움이 

되지만 만성화된 스트레스는 개인을 정신적, 신체적 질

환에 취약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 안녕에 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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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의미요법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에 관한 문헌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의미요법의 

특성과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2020년 4월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연구논문과 미출판 학위논문 

중 스트레스 감소를 목적으로 한 의미요법 연구를 검색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가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criteria를 사용하여 비뚤림 위험과 연구의 질평가를 수행하였다.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 7개를 사용하여 검색

한 결과, 최종 선정된 논문은 7편이었다. 7편의 의미요법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었고 5편의 연구에서 의미요

법이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단일중재와 병합중재 모두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나 단일중재

보다 의미요법에 기반한 병합중재가 더 많이 실시되고 있었다.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연구는 시험과 진학 스트레스 특성

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다. 향후 수험생의 스트레스 관리에 적합한 의미요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융합, 의미요법, 스트레스, 체계적 문헌고찰, 로고테라피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literature on the stress reduction of 

meaning-centered therapy (MCT) studies in Korea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MCT for stress 

reduction. MCT studies aimed at reducing stress symptoms were searched among peer reviewed journal 

articles and unpublished dissertations until April, 2020. Two independent researchers assessed the risk of 

bias and the quality of the report using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criteria. As a result of 

searching with 7 databases, 7 studies were finally selected. Seven MCTs were for all age groups, and 5 

studies reported MCT was effective in reducing stress symptoms. Both single and combined type 

interventions were effective in reducing stress symptom, Researchers used the combined MCT more than 

single MCT program. The study with no significant effect was related to school test stress. There is a need 

to develop MCTs suitable for school-age youth with test stres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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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이 된다[2]. 자살의 위험요인은 다양하나 스트레스, 특

히 급성 감정적 디스트레스도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스

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인 도움을 추구하는 비율은 미국이 39.2%인데 반해 한

국은 15.3%에 불과하다[2]. 따라서 정신건강 문제를 예

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3].

의미요법은 Frankl [4]이 제시한 의미치료를 기반으

로 하고 있으며,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

를 통해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심리

적 중재이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고통을 경감시키는 원동력이 된다[4]. 

의미요법에서는 삶의 의미를 상실한 실존적 공허 상태로 

인한 현상으로 보며 의미요법을 통해 자신의 유일성을 

찾고 고통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실존적 

공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4]. 따라서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실존적 공허를 경험하는 대상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실존적 공허를 극복하게 하

는 것은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5]. 

의미요법은 우리나라에서 의미치료, 의미중심치료라

고 불리며 6-8회기의 다양한 집단 심리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다. 실존적 공허에서 벗어나는 것이 의미요

법의 주된 목적이므로 지금까지 의미요법은 우울감소를 

위해 사용되어 왔으며[6],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삶의 

장면들 속에서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

를 발견하는 성찰적인 활동이 주된 내용이다. 의미요법

만으로 시행되기도 하지만 다른 요법들과 병행하여 시

행되기도 한다[6].

최근 의미요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국내 연구가 증가

하고 있다[6]. 국내에서 시행된 의미요법 연구 중 스트

레스 감소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7], 

중학생[8], 학교 밖 청소년[9], 20대 미혼여성[10], 직장

인남성[11], 알코올 의존자 부인[12], 허약노인[13]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맞는 의미요법

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시행되어 온 

의미요법의 특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체계

적 문헌고찰은 선행 연구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

고 분석하여 연구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근거기반 

연구방법이다[14]. 의미요법의 전체 효과크기 측정을 위

해서는 개별 연구결과의 평균치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메타분석 연구가 필요하나, 스트레스 관련 변수를 종속

변수로 하는 국내 의미요법 실험연구 중 무작위 배정 실

험설계 연구가 전무하여 메타분석 연구를 통한 효과크

기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감소를 목

적으로 한 의미요법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을 체계적

으로 문헌 검토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감소를 목적으로 한 국내 의미

요법 문헌의 체계적인 고찰을 통하여 의미요법의 내용

적 형식적 특성을 파악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는 의미요

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감소를 위

해 시행된 의미요법의 특성과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체

계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2.2 자료의 선정기준 및 배제기준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 고찰의 기술 형식인 핵심질문 

PICO-SD (Participants, Intervention, Comparisons, 

Outcomes, Study Design, PICO-SD)를 통해 데이터베

이스를 검색하여 선정기준과 배제기준에 맞는 자료를 선

정하였다. 연구대상(participants)은 모든 연령의 대상

자, 중재(intervention)는 의미요법 및 의미요법 병합중

재, 비교집단(comparisons)은 의미요법을 받지 않은 집

단, 결과변수(outcomes)는 스트레스, 연구설계(study 

design)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 비동등성 대조군 실

험설계로 설정하였다. 2020년 4월까지 발표된 국내학술

지 및 학위 논문을 선정하되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복되는 경우 학술지 논문을 선정하였다. 대조군이 없

는 연구, 조사연구, 문헌연구, 질적 연구, 프로그램개발연

구 등 비실험연구, 학술대회 발표 자료는 제외하였다. 

2.3 자료수집 및 선정과정

본 연구는 2020년 4월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연구논

문과 미출판 학위논문 중 스트레스 감소를 목적으로 한 

의미요법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2020년 5월 10일부

터 20일까지 7개의 데이터베이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RISS]), 한

국학술정보서비스(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DBpia(Data 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ic),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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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Library[NDSL]),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orean 

Medical Database[KMBASE]), 과학기술학회마을(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코리아메드(KoreaMed)를 사용하였다. 

상세검색에서 제목과 초록으로 ‘의미요법’ OR ‘로고

테라피’ OR ‘의미치료’ OR ‘삶의 의미로’ 검색을 실시하

였다. 결과변수인 ‘스트레스’를 결과 내 재검색 즉, AND

로 결합하여 검색하지 않았는데, 이는 AND가  제한기

능으로 작용하여 해당논문이 검색결과에서 제외되는 것

을 방지하여 검색결과의 민감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누

락된 문헌이나 영문으로 된 국내 연구가 더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수기검색을 실시하였다. 즉, 구글 학술검색과 

PubMed에서 ‘logotherapy’와 ‘meaning-centered’를 

검색어로 하여 수기검색을 하였고, 검색된 문헌의 참고

문헌을 추가로 검토하여 한 편의 의미요법 문헌을 추가

하였다. 검색된 문헌에서 중복된 연구를 제목과 초록으

로 1차 제외를 하였으며, 선정된 문헌의 원문을 확인하

여 결과변수가 스트레스가 아닌 연구를 2차로 제외하여 

총 7편의 연구를 최종 선정하였다. 

2.4 분석대상 연구의 질평가

최종 선정된 7개 연구의 질평가를 위해 수정된 SIGN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질평

가도구를 사용하였다[15]. 연구자 두 명이 독립적으로 

질평가를 실시하여 의견을 나눈 후 일치된 결과를 도출

하였다. SIGN 질평가의 문항은 핵심연구문제의 명확성, 

처치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실험처치 외의 처치

가 없음, 표준화된 프로토콜 또는 맹검이 시행됨, 측정

의 신뢰성과 타당성, 통계분석의 적절성, 대상자 탈락률, 

연구 시작시점에서 할당된 그룹으로 분석, 한 기관 이상

에서 시행 등 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질평가 기준이 

충족되면 ‘++’, 몇 가지 불충분 사항이 있으나 연구의 결

론이 바뀌지 않을 경우 ‘+’, 거의 모두 불충분하여 연구

의 결론이 바뀔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로 평가하였다.

3. 연구결과

3.1 문헌의 선정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자료는 RISS=501편, KISS=166

편, DBpia=105편, NDSL=1,443편, KMBASE=89편, 

KISTI=62편, KoreaMed=64편, hand search 1편으로 

총 2,431편에서 엑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복문헌 

547편을 제거하고,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의미요법과 

관련이 없는 문헌 1,593편, 비실험연구 227편을 1차 배

제하였다. 1차 배제 후 선정된 64편을 대상으로 전문을 

확인하여 중복 8편, 스트레스 결과변수가 없는 연구 40

편, 비실험연구 9편을 2차로 제거하여 총 7편의 논문을 

최종 선정하였다. (Fig. 1 참조)

Fig. 1. Flow diagram of studies included from 

database search

3.2 연구의 일반적 특성

선정된 연구 총 7편 중 2001년 이전 논문이 한 편, 

2001~2010년까지 보고된 논문이 3편이었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보고된 논문이 3편이었다. 7편 중 학위논문이 

5편인 것에 비해 학술지 논문은 2편이었으며 모두 비무작

위 대조군 실험연구였다. 연구 대상자 수가 10∼20명이 4

편이었고, 40∼50명이 2편이었으며, 1편이 70명을 대상

으로 한 것이었다. 모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중재였으

며, 그 중 주간보호센터가 1편이었다. (Table 1 참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elected Studies

             (N=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Publication
year

before 2001 1 (14.3)

2001∼2010 3 (42.9)

2011∼2020 3 (42.9)

Publication
Published 2 (28.6)

Unpublished 5 (71.4)

Study design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7 (100)

Sample size

10∼20 4 (57.1)

40∼50 2 (28.6)

≥70 1 (14.3)

Setting Community 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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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헌의 질평가

선정된 문헌의 질평가는 SIGN의 비무작위 임상시험 

질평가 도구로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정

된 모든 문헌에서 핵심연구문제를 명확하게 기술하였다. 

6편의 문헌에서 처치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확

보를 위해 선택-배제기준에 의해 연구 대상자를 선택하

였고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1편의 문헌[13]에서 

선택-배제기준이 기록되지 않았으나 비슷한 배경을 가

진 집단 안에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변수의 동

질성 검정을 실시하여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모든 문헌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처치 유무 

뿐이었으며, 7편 모두 맹검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표

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중재가 시행되어 질평가 기준

을 충족하였다. 연구결과의 측정을 위해 신뢰도와 타당

도가 확보된 도구를 사용하였고 적절한 통계분석 방법

을 사용하였다. 중도 탈락률 평가 항목에서 3편의 문헌

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탈락률이 0%였고, 1편의 문헌

은 12.5%, 3편의 문헌은 22.2∼33.3%의 높은 탈락률을 

보였다. 탈락이 발생한 4편의 문헌은 모두 탈락사유를 

기록하였다. 

연구를 한 곳 이상에서 실시하여 연구결과의 비교가 

가능한 논문은 2편이었고, 단일 기관에서 실시된 논문은 

5편이었다.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4편이 ‘++’, 3

편이 ‘+’로 판정되었다. 질적 수준에 의해 연구의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Table 2 참조)

Table 2. Sign Quality Assessment of Included Studies  

     (N=7)

ID
Author 
(year)

1.1 1.2 1.3 1.4 1.5 1.6 1.7 1.8 1.9
Overall
quality

1
Kim 

(1995)
Y Y Y (Y) Y Y 0 Y Y ++

2 Cho 
(2008) 

Y Y Y (Y) Y Y 22.3 Y N +

3
Kim 

(2009)
Y Y Y (Y) Y Y 0 Y N ++

4 Kwon 
(2009)

Y Y Y (Y) Y Y 22.2 Y N +

5
Kim 

(2012)
Y Y Y (Y) Y Y 0 Y N ++

6
Lee 

(2015) Y Y Y (Y) Y Y 33.3 Y N +

7
Lim 

(2020)
Y Y Y (Y) Y Y 12.5 Y Y ++

1.1: Clear question, 1.2: Similarity at the start, 1.3: Treatment 

difference, 1.4: Blinding (protocol), 1.5: Valid and reliable 

measures, 1.6: Adequate statistical analysis, 1.7: Dropout (%), 1.8: 

Intend-to-treat analysis, 1.9: Multiple sites, Y: Yes, N: No, ++: 

High quality, +: Acceptable.

3.4 의미요법 프로그램의 특성

3.4.1 대상자 특성

연구의 대상은 학령기 후기아동, 중학생, 학교 밖 청

소년, 20대 미혼여성, 직장인남성, 알코올 의존자 부인, 

허약노인이었다. 이러한 대상을 성별과 나이별로 보면, 

남녀 초등학생 1편, 여자 중학생 1편, 남녀 고등학생 1

편, 30-40대 남성 1편, 30-60대 여성 1편, 65세 이상 

남녀 노인 1편으로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은 다양하였다. 

중재환경은 7편 모두 지역사회였다. (Table 3 참조)

3.4.2 프로그램의 형식적 특성

프로그램의 중재 회기는 10회가 3편, 12회가 2편, 6

회와 9회가 각 1편이었다. 프로그램의 1회기 당 진행 시

간은 90분이 3편, 40분, 50분, 100분, 120분이 각 1편

씩이었다. 주 당 운영횟수는 주 1회가 4편, 주 2회가 2

편, 4일 연속이 1편이었다. 효과 평가는 모든 연구에서 

중재 직후에 이루어졌으며, 추후 평가를 한 연구는 총 2

편이었으면 추후 평가 시기는 한 달 후와 3주 후였다. 

의미요법 병합중재는 5편이었으며, 의미요법 단일중재

는 2편이었다. 미술요법, 원예요법, 자서전쓰기, 운동요

법이 의미요법과 병합하여 제공되었다. (Table 3 참조)

3.4.3 프로그램의 내용적 특성

학령기 후기 아동들을 대상한 의미요법 기반 집단미술

활동적용 자아정체감 증진프로그램[7]은 자신을 시각적

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내면세계의 감정을 해소하기 효과

적인 미술활동을 의미요법에 적용한 프로그램이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미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8]는 청소년을 위한 의미요법 집단상담의 

4단계 모형에 근거한 의미요법에 미술작품을 완성하면

서 자기표현을 수용 받고, 감정을 해소하여 소통을 경험

하며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

로그램[9]은 의미요법의 주요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를 통해  삶의 의

미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죽음의 의미를 통해 유한한 존

재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삶의 태도 정립 및 살아야하는 

이유를 찾도록 하여 삶의 의미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20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의미요법 집단상담

[10]은 삶에 대한 의미성찰 및 일의 의미와 사랑의 의미 

등을 내용으로 하여 결혼, 직장 등의 중대한 선택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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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해야 하는 20대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특징이었다.

30-40대 직장남성을 대상으로 한 운동을 병행한 의

미요법[11]은 기존의 의미요법에 운동을 병합함으로써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알코올 의존자 부인을 대상으로 한 의미요법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12]은 자서전쓰기가 삶을 회고함과 동시

에 의미를 발견해나가는 활동이므로 자서전쓰기의 주제

를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에 따라 구성

하였다. 결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삶의 변화를 탐색하

도록 하였다.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미요법 적용 단기집중 원

예치료[13]는 의미치료에 원예활동을 병합하여 회색환

경에서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

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3.4.4 스트레스 측정도구

선정된 7개 문헌에서 사용된 스트레스 측정 도구는 

다양하였다. 학령기 후기 아동에게 적용한 의미요법 연

구[7]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증상 도구를 사용

하였다. 학업 스트레스는 오미향(1993)[16]이 개발한 것

을 연구자가 수정한 15개 문항의 학업 스트레스 도구로 

측정하였고 스트레스 증상은 최성윤(1992)[17]이 개발

한 것을 기본으로 초등학생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30문

항의 스트레스 증상 도구로 측정하였다. 중학생의 일상 

스트레스[8]는 변영주(1995)[18]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것을 수정한 44문항의 일상 스트레스 도구로 측

정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스트레스[9]는 김준호와 이

동원(1996)[19]이 개발한 26문항의 청소년 스트레스 도

구로 측정하였다. 20대 미혼 여성의 스트레스[10]는 최

해림(1986)[19]이 개발한 ‘대학생을 위한 스트레스 대응 

질문지’ 중에서 일부 문항을 선택하여 구성한 50문항의 

스트레스 지각 도구로 측정하였다. 직장인 남성의 직무

스트레스[11]는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검사도구로 측정

하였다. 알코올 의존자 부인의 외상성 스트레스 반응

[12]은 15문항의 사건충격척도로 측정하였다. 허약노인

의 스트레스[13]는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을 기초로 상실감 항목 2개를 추

가한 22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3.4.5 의미요법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

총 7편의 의미요법 실험연구 문헌을 대상으로 스트레

스 감소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5편의 논

문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반면 중학생에게 의미요

법 활용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한 연구[8]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

라 짧은 회기로 진행되어야 했던 한계가 있었고 연구진

행시기가 고교진학 원서작성 시기와 맞물려 스트레스 

결과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고 논의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의미치료 집단상

담 프로그램 연구[9]에서도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없

었는데, 이는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하위요인은 부모, 성

적 및 학교, 친구, 외모, 경제적 문제로, 측정도구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

되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적합한 스트레스 측정도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제언하였다. 

추후 효과를 측정한 연구로는 중재 완료 1달 후 추후 

효과를 측정한 20대 미혼여성에게 적용한 의미요법연구

[10]와 3주 후 추후 효과를 측정한 학령기 후기아동 대

상 집단미술활동을 적용한 의미요법 기반 자아정체감 

증진프로그램 연구[7] 2편이었고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유지되었음을 보고하였다. 

3.4.6 의미요법의 질적 결과

총 7편의 연구 중 양적자료 분석 후 질적자료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가 2편 있었다. 지

역사회 직장인 남성을 대상으로 운동을 병행한 의미요

법을 적용한 연구[11]에서는 10회기의 프로그램을 종료

하고 사후검사를 실시한 후 실험집단에만 주관적 평가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20

대 미혼여성에게 적용한 의미요법 연구[10]에서는 8회

기의 프로그램 종료하고 사후검사를 실시한 후 소감문

과 사후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매 프로그램마다 집

단원들의 동의하에 강의를 제외한 전 과정을 녹음하여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실시된 의미요법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출판된 의미요법 실험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한 문헌연

구이다. 본 논의에서는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의미요법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와 의미요법의 특성을 중심으로 논

하고 추후 연구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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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cluded Study                  (N=7)

Author

(yr)

Subjects Intervention Measurement Stress score

Exp

(n)

Con

(n)
Participants Setting

Age/

Woman

n (%)

Type/Name/

Group size

Duration/No.of 

session/

Min of session/

Frequency

Variable
Scale

(Sig.)

Follow

up 

(Sig.)

Qualita

tive

data

Range Pre Post Follow up

1
Lim

(2020)
48 61

Late

school

-aged

children

Local 

children 

center 

Primary 

school 

4-6th grade/

33 (47.1)

Combined/

Logotherapy based

ego-identity

improvement

program through

group art activities/ 

4-7

6wks/ 12/ 40/ 

Twice a week

Academic

stress

Oh's

(1993)

(+)  

3wks 

later

(+)

- 1-5 2.29 1.92 2.00

Stress 

symptom

So

(1997)

(+)

3wks 

later

(+)

- - 1-5 1.77 1.62

2
Lee 

(2015)
27 25

Middle 

school 

students

Middle 

school

Middle 

school 

3rd grade/

16 (100)

Combined/

Art-therapy using 

logotherapy/ 8

9wks/ 9/ 90/ 

Once a week
Daily stress

Byen's

(1995)

(-) 

- -
44-

220
142.38 149.38 -

3
Kwon

(2009)
17 18

High 

school

dropout

adolescents

Youth

support

center

15-18 

years/

8 (57.1)

Not combined/

Logotherapy

group counseling

program/ 7

10wks/ 10/ 

90/ Once a 

week

Stress

Kim & 

Lee's

(1996)

(-) 

- - 1-5 2.30 2.19 -

4
Kim

(1995)
19 18

Single 

women 

in 20s

Church 
20s/

10 (100)

Not combined/

Group counseling

based on

logotherapy/ 10

5wks/ 10/ 

100/ Twice a 

week

Stress

Choi's 

(1986)

(+) 

1month

later 

(+)

(+)
50-

200
127.30 104.50 103.50

5
Kim

(2009)
23 23

Male 

worker

Commu

-

nity 

30-40s/

0 (0)

Combined/

Exercise/ 9

10wks/ 10/ 

90/ Once a 

week

Occupational

stress

KOSS

(+) 
- (+)

25-

100 
46.86 33.46 -

6
Cho

(2008)
23 25

Wives of 

alcoholics

Alcohol 

counseling

center

30-60/

40 (100)

Combined/

Logotherapeutic

autobiography

program/ 5∼7

6wks/ 6/ 120/ 

Once a week

Traumatic 

stress 

IES

(+) 
- - 0-75 35.47 26.74 -

7

Kim 

(2012) 18 19
Frail

elderly

Day 

care 

center

65 years 

or older/

36 (83.7)

Combined/

Horticultural

therapy based on 

logotherapy/ 21

3wks/ 12/ 50/ 

Four times a 

week

Stress
Kang's 

(1989)

(+) 

- -
22-

110
49.36 32.27 -

Exp=experimental; Con=control; NRCT=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Sig=significance; P=published; U=unpublished; IES;=impact of event 
scale; KOSS=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yr=year.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의미요법 프로그램들은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고안되어 있었다. 먼저, 의미요법을 기반으

로 하여 집단미술요법을 활용한 두 편의 연구[8,9]는 학

령기 후기 아동 및 중학생의 삶의 의미를 향상시킴으로

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다른 의미요법과 

동일하게 자기소개로 시작하고 각 회기는 창조적 가치, 

태도적 가치, 또는 경험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공통점이었다. 

회기별 프로그램은 두 편이 동일하게 미술표현활동

후 소감 나누기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공개하면서 자신

의 느낌을 표현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도록 진행되었다. 

두 편 모두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표출하고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하고자 하였는데, 학

령기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재미있고 쉽

게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을 활용한 반면, 중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는 고통의 경험을 나누면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 달랐으며, 이는 대상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치료자가 접근 방법을 달리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위

한 의미요법 집단 상담의 4단계 모형[20]에 근거하여 재

구성함으로써 중학생의 정서, 행동 및 발달적 특성을 고

려하여 구성한 것이 특징이었다. 

의미요법 집단상담을 적용한 두 편의 연구[10,11]는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과 20대 미혼여성의 삶의 목적

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두 개의 프로그램은 의미요법의 주요 구성요소인 자유·

선택·책임,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 죽음

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총 5단계 10회기로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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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스트레스에 대처할 때 쉽게 좌절

하게 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삶의 의미발견은 스트

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전략이라고 보고 고통의 의

미, 죽음의 의미를 통한 태도의 변화를 통해 스트레스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모든 연령층

에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21].  

운동, 자서전쓰기, 원예요법을 병합한 의미요법 연구

[11-13]들 중 운동을 병합한 의미요법[11]의 회기별 주

제는 자기인식, 삶의 의미, 가치 인식, 일과 사랑의 의미, 

고뇌와 상실의 의미, 죽음의 의미, 새로운 나의 모습과 

삶 등 이었으며 매 회기에 30분의 이완 호흡운동을 실

시하여 직장인 남성의 스트레스 완화를 촉진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완 호흡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효과

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22] 위의 결과가 이완 호흡 

때문인지 의미요법 때문인지 구별하기는 어렵다. 따라

서, 의미요법이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해서는 이완 호흡군과 의미요법군을 두어서 실험

연구를 반복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의미요법 자서전쓰기 프로그램[12]은 알코올 의존자 

부인의 외상성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자서전쓰기를 통해 삶을 회고하고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에 따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

하는 환경에 있는 트라우마 대상자들에게 자서전쓰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상성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추후 외상 후 스트레

스 대상자 중재에 의미요법을 활용하고, 소방공무원 등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

에게 적용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3].

의미요법 병합 원예치료[13]는 노인주간보호센터 허

약노인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다른 연구와

는 달리, 비교군으로 아무 처치가 없는 대조군, 원예치

료 단독군, 원예요법을 병합한 의미요법 등 세 집단을 

비교하였으며, 대조군에 비해 원예치료 단독군과 원예요

법을 병합한 의미요법이 모두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

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병합된 의미요법 프로그램의 효과가 

의미요법만의 효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향후 병합 의미요법 연구에서는 반드시 비교

군을 둠으로써 의미요법만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

다. 의미요법이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

인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배정의 실험연구와 반복연구를 

통해 그 근거가 더 축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추

후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확인하는 의미요법 단일중재

의 반복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병합중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의미요법이 제공되는 횟수와 빈도는 다양했으나 90

분짜리 프로그램을 주 1회 총 10회기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울감소를 위한 의미요법 문헌고찰 연구[6]에

서는 6∼8회기를 주 1회 60분 운영하는 형식이 가장 많

았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

었다. 이는 우울을 목적으로 한 의미요법과 스트레스를 

목적으로 한 의미요법의 주 대상자 연령층의 차이와 관

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울감소를 위한 의미요법은 

성인과 노인집단에게 제공된 프로그램이므로 탈락방지

를 위해 더 짧게 제공되었을 것이고, 본 연구에서는 초

등학생,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미혼여성 등 10대 초반

에서 20대 초반의 대상자에 맞게 프로그램 시간과 회기 

수를 더 늘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탈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아동 및 청소년의 집중력

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 제공 시간과 횟수를 조정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국

내에서 스트레스 감소를 목적으로 한 의미요법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당 연령층에서 각 1편씩의 연구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연령층에 따른 의미요법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

로 다양한 방법의 의미요법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 중재 효과 연구 시에 외생변수를 적절히 통

제함으로써 중재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분석된 

7개 연구 중 하나의 연구는 중학생의 고등학교 입시 관

련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중재를 제공하고 일상스트

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분석하였는데 사후 

측정에서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같은 프로그램을 입시와 무관한 시기에 

제공했더라면 일상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극대화했을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외생변수를 적절히 통제해야 하며, 

중학생의 일상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의미요법의 효과 

평가를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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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중재 효과 연구 시에 대상자의 특성이 충분

히 고려된 도구를 사용하여 중재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7개 연구 중 하나의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

상으로 실시된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없었는데, 이는 스트레스 측정

도구의 하위요인은 부모, 성적 및 학교, 친구, 외모, 경제적 

문제로, 측정도구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

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적합한 스트레스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하며, 학교 밖 청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의

미요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의미요법은 임상

보다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에서 제공되고 있었다. 

최종 선정된 문헌 모두 지역사회에서 의미요법이 이루

어 졌고, 이 중 1편은 지역사회의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이루어진 연구였다. 의미요법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 청

소년,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의미요법 임상연구

가 필요하다. 노인의 경우에는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

으로 한 프로그램이 유용할 것이나 어느 정도의 인지기

능을 가진 대상자에게 적합한지, 어떤 종류의 병합 프로

그램을 사용할지, 프로그램 제공 시간과 횟수는 어느 정

도 되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미요법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평가하고 효과 유

지 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추후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5편의 의미요법 연구에서 프로

그램 종료 직후에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추후 효과

를 측정한 연구는 2편 뿐 이었다. 해당 연구들은 프로그

램 종료 시점부터 1달 후와 3주 후에 효과측정을 실시

하였으며 스트레스 감소효과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하였

다.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스트레스 감소효과의 지속 기

간을 확인하는 것은 프로그램 적용의 간격을 정하는 중

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의미요법의 스트레

스 감소 효과를 평가하고 효과 유지 기간을 파악하기 위

해 반드시 추후 검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택된 7편의 연구 중 5편이 출판되지 

않은 학위논문이므로 출판편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

우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된 스트레스 감소를 목적으로 한 

의미요법의 내용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의미요법

이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검토

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 의미요법을 활용하고 있는 프로

그램 제공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의미요법 중 스트레

스 감소 효과를 평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문헌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첫째, 의미요법이 전체 

연령층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근거를 확인하였고. 둘째, 의미요법 단일중재와 

병합중재 모두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병합 프로그램 결

과 측정을 위해 비교군을 두어 의미요법 단독 효과를 측

정할 필요가 있으며, 외생변수 통제, 도구 선정, 대상자 

인지기능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

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무작위 배정 실험설계 연구를 

통한 의미요법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축적되지 못하

였으므로 추후 의미요법 임상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실

험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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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Studies Included in Systematic Review

P=published; U=unpublished.

ID
Author 

(yr)
Publication Title 

1
Lim 

(2020)
U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logotherapy based ego-Identity improvement program through group art activities.

2
Lee 

(2015)
P

The effect of art therapy using logotherapy using logotherapy on the daily stress and meaning of life of middle 

school students.

3
Kwon 

(2009)
U

The effects of  logotherapy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level of purpose-in life, stress and career 

self-efficacy of school dropout 

adolescents.

4
Kim 

(1995)
U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based on logotherapy on the level of the purpose in life, the self-esteem and the 

decreasing of the stress   of unmarried females in their twenties.

5
Kim 

(2009)
U Effects of logotherapy with exercise program on purpose in life, occupational stress, and anxiety of male workers.

6
Cho 

(2008) 
P Effects of Logotherapeutic autobiography program for wives of Alcoholics.

7
Kim 

(2012)
U

A short-term intensive horticultural therapy based on logotherapy to improv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stress 

reduction for the     frail elder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