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doi.org/10.5392/JKCA.2021.21.07.144

음성 기반 심리상담 에이전트의 활용 가능성 탐색 연구 
Exploring the Applicability of Voice-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Agent 

김지근*, 양현정**, 이지원***

연세대학교 심리과학이노베이션 연구소*,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Ji Geun Kim(jg_kim@yonsei.ac.kr)*, Hyunjung Yang(vette0330@yonsei.ac.kr)**, 
Ji-Won Lee(zed27@naver.com)***

요약

본 연구에서는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대화형 에이전트의 활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음성 기반 심리상담 
에이전트 설계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심리상담 맥락에서 음성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를 구현하여, 20~30대 성인 남녀 48명을 대상으로 상담 대화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4가지 유형의 에이전트 목소리(청년여성, 청년남성, 중년여성, 중년남성) 중 선호하
는 목소리를 선택한 후 대화하였으며, 목소리 선택에 대한 이유, 기분 변화, 에이전트의 특성에 대한 지각, 상
담 성과 등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사용자 성별에 따른 에이전트의 목소리 유형 선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그러나 목소리 선택 이유로 ‘편안함’이 가장 많이 언급됨으로써, 심리상담 에이전트에게 요구되는 
목소리 특성이 탐색되었다. 다음으로, 사용자는 에이전트와의 대화 후, 기분이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심리상담 에이전트의 개입 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심리상담 에이전트에게 지
각하는 특성 중, 전문성과 호감이 상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상담 에이전트의 활용 가능성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심리상담 에이전트∣음성 기반 에이전트∣에이전트의 목소리 유형∣사용자 평가∣상담 성과∣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when designing voice-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agents amid the increasing use of conversational agent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48 participants selected their preferred agent’s voice among four types (young women 
and men, middle-aged women and men) and had a conversation with a psychological counseling agent. 
They also evaluated the reasons for voice selection, mood changes, perception of the agent's 
characteristics, and counseling outcomes. As a results, the agent's voice type selected according to the 
user's gender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 qualitative analysis showed ‘comfort' of the 
voice was an important factor. Next, the user's mood improved significantly after the conversation with 
the agent, which confirmed the intervention effect. Finally, it was found that expertness and 
attractiveness perceptions toward the agent contributed to the counseling outcome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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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자연어
를 처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답변을 생성하는 자동화된 
컴퓨터 시스템인 대화형 에이전트(Conversational 
Agents)에 관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1]. 특히 상
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활용
한 비대면 서비스가 치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높
은 접근성과 비용효과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치료 장
면에 대화형 에이전트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매
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다[2-4]. 동시에 대화형 에
이전트를 활용한 치료적 개입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데, 대화형 에이전트는 사람의 치
료적 대화 스타일을 모방할 수 있어 사용자와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임이 밝혀진 바 있다[2]. 나아
가 상담 및 심리치료 장면에서 대화형 에이전트의 적용
은 사용자의 스트레스, 우울증, 심리적 안녕감 등의 개
입에도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3][5][6]. 이처럼 여
러 선행연구를 통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대화형 
에이전트의 긍정적 활용 효과가 확인되어 왔지만, 여전
히 사용자의 개별 선택이나 사용 경험을 다루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
용자의 관점에서 심리상담 에이전트 특성에 대한 선호
와 지각, 사용 경험에 대한 평가를 확인함으로써, 대화
형 에이전트를 설계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특성에 대한 단서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음성 기반의 대화형 에이전트의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록 메신저 등의 
채널을 활용하는 텍스트 기반 에이전트는 현재에도 많
은 심리상담 에이전트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연구
자는 텍스트만을 사용한 개입은 공감과 라포 형성에 제
한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8]. 이와 비교하여 
음성 기반의 에이전트는 더 다양한 장점들이 있다. 가
령 텍스트보다 음성을 사용하는 대화는 사용자가 사람 
대 사람의 대화와 같은 유사성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
으므로 에이전트에 대한 몰입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뿐
만 아니라[9], 글씨를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시
각 및 운동 능력 등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접근하기 
용이하다[10][11]. 특히, 지난 몇 년간 일상에서 활용하

는 음성 인식 장치(예: 애플의 Siri, 삼성의 Bixby, 마이
크로소프트사의 Cortana, 구글의 Assistant 등)가 크
게 늘면서,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도 음성 기반의 
대화형 에이전트 활용에 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
는 바[12],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심리상담 맥락에서 음성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심리상담 에이전트를 성별과 연
령에 따라 청년여성, 청년남성, 중년여성, 중년남성을 
대표하는 4가지 목소리로 구현하여, 사용자가 어떤 특
성의 목소리를 심리상담 에이전트로 더 많이 선택하는
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목소리 선택에 대한 사
용자의 질적 평가 내용을 분석하여, 에이전트의 어떤 
특성이 긍정적으로 지각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자 한다. 대화형 에이전트의 특성에 대한 선호를 탐색
하는 선행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젊은 연령의 캐릭터
나 사용자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캐릭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15]. 성별에 대한 선호도 결과는 
좀 더 복잡한데, 남성[16]과 여성[13] 캐릭터에 대한 선
호가 모두 나타났지만, 자신의 성별과 동일한 성별의 
에이전트를 선호하거나[17][18],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과업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성별의 캐릭터를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19][20]. 이처럼 사용
자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대화형 에이전트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심리
상담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이를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
기 어렵다. 비록 강민정(2018)의 연구에서 심리상담을 
목적으로 대화형 에이전트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사
용자는 주로 여성을 선호했고, 또래이거나 다소 연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실제 에이전트의 활
용 장면이 아닌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확인된 결과이다
[21]. 특히 심리상담 분야에서는 상담자의 외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이 상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
인되어 온 바[22-23], 사용자가 심리상담 대화를 나누
고 싶은 에이전트의 외적 특성을 밝히는 것은 효과적인 
서비스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심리상담 에이전트의 다양한 성과를 탐색
해보고자 한다. 먼저, 심리적 성과(Psychological 
Outcomes)로 심리상담 에이전트와 대화한 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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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서 유의한 기분 개선이 나타났는지 검증함으로
써, 심리상담 에이전트의 개입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심리상담 대화는 사용자가 경험하
고 있는 부정적 정서경험과 대처반응을 탐색하고, 이완
하기 개입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기분이 심리상담 에이전
트와 대화한 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다면, 이는 심리상담 에이전트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
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어서 사용자 경험 성과(User Experience Outcome)
로 사용자가 평가한 상담 시간에 대한 즉시적 성과(상
담회기평가)와 상담 대화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유익함 
및 만족도)를 탐색하고자 한다. 상담회기평가는 상담 
성과를 측정할 때 가장 높은 빈도로 활용되는 지표로
[24], 내담자가 상담시간에 대해 느꼈던 깊이, 순조로움
과 상담 직후에 느끼는 긍정적 정서와 각성도의 수준으
로 측정된다[25]. 더불어 심리상담 에이전트와의 대화
에 대한 유익함과 만족도 평가는 전반적인 상담 성과를 
측정하는데 용이한 방법으로, 이는 대화형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자 경험 성과에서도 유사하게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다[2][26][27].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지각하는 심리상담 
에이전트의 특성이 사용자 경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심리상담 장면에서는 상담자 요
인, 즉 상담자가 지닌 특성이 상담 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는데[28], 특히 상담자
가 가진 특성 그 자체보다, 내담자가 상담자를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상담 성과에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29][30]. 상담자 특성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이란 내담
자가 상담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를 의미
하는 것으로, Strong(1968)은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
자의 중요한 특성을 호감도, 전문성, 신뢰도로 구별하였
다[31]. 호감도는 상담자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으로, 상
담자를 우호적이고 온화하게 느끼고 좋아하고 마음을 
갖는 것이다. 전문성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효과
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며, 신뢰
도는 상담자가 진실하고 정직하며, 믿을만하다고 여기
는 것이다. 

이는 대화형 에이전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

다. 선행연구에서는 대화형 에이전트를 활용한 심리치
료의 맥락에서 적절한 치료적 기법에 앞서 사용자가 에
이전트에게 느끼는 유대감과 신뢰감이 중요하다고 강
조하였으며[32], 특히 건강을 관리해주는 에이전트에게 
사용자가 느끼는 전문성과 신뢰도는 치료적 관계를 형
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다[33]. 즉, 본 
연구에서 구현된 심리상담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사용
자가 에이전트의 특성을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상담 성
과에 중요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심리상담의 맥락에서 에이전트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특성에 대해서 탐색해보고자 한다.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대화형 에이전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에 집중
되었고, 이를 통해 정신건강 개입에 있어 대화형 에이
전트의 활용 가능성이 확인되어 왔다[34].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심리상담 에이전트의 개입 효과, 즉 사용자의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용자의 관점에서 심리상담 에이전트가 지닌 특성에 
대한 선호를 확인하고, 심리상담 에이전트에 대한 지각
과 상담 성과 간의 관계 검증을 통해 심리상담 에이전
트의 활용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음성 기반 심리상담 에이전트
의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심리상담 에이전트의 4가지 목소리 유형(청년
여성, 청년남성, 중년여성, 중년남성)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는 어떠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심리상
담 에이전트와의 대화 후 사용자의 기분 변화는 어떠한
가? 셋째, 심리상담 에이전트의 특성에 대한 사용자의 
지각이 상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음성으로 구현되는 심리상담 에이전트와 

심리적 어려움에 관하여 대화할 수 있는 20~30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심리상담 
에이전트는 일반 성인이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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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울과 불안에 개입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므로,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 연구 참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그들
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이 일상적인 수준인지 판단
하기 위하여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과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cale-7)
을 사전 검사로 실시하였다. PHQ-9과 GAD-7은 각각 
우울장애 및 범불안장애를 선별하는 자기보고식 검사
로서, 우울 및 불안 수준의 심각도를 측정하기에 타당
한 도구로 밝혀진 바 있다[35]. 총 104명의 신청자 중, 
PHQ-9 및 GAD-7에서 우울 및 불안이 전혀 없는 것
으로 나타난 26명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PHQ-9과 GAD-7 중 하나의 검사에서라도 상당한 수
준의 우울 및 불안, 자살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19
명은 정확한 검사와 치료적 개입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을 소개하고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남은 59명 
중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를 결정한 총 48명을 대상으
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들의 성별 분포는 남성과 여
성이 각각 23명(47.9%), 25명(52.1%)이었으며, 평균연
령은 26.7세(SD=2.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
자들의 남녀별 연령분포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연구 대상을 모집하기 전, 연구자들이 속한 학교 내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았다
(7001988-202002-HR-787-04). 연구 참여자 모집과 
실험의 모든 진행 절차는 생명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준
수하여 이루어졌다. 신청 후 실험에 참여한 전원에게 
연구에 대한 사전 설명을 제공하고 서면 동의를 구하였
으며, 실험을 마친 후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 연령 분포             (N=48)

성별
나이(세)

전체
20 22 23 24 25 26 27 28 29 30

남성 - 1 - 1 2 4 4 2 3 6 23
(47.9%)

여성 1 - 2 7 2 2 4 3 - 4 25
(52.1%)

2. 측정도구

2.1. 기분 온도계
심리상담 에이전트 사용 전후 사용자의 기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분 온도계를 사용하였다. 기분 온도

계는 측정 당시의 기분을 0점(매우 나쁨)~10점(매우 좋
음) 사이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2.2. 심리상담 에이전트 특성 
연구 참여자들이 에이전트를 상담자로서 어떻게 지

각하고 평가하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오경희(1986)가 
번안한 상담자 평정 척도 축소판(Counselor Rating 
Form—Short: CRF-S)을 활용하였다[36]. Barak과 
LaCrosse(1975)이 개발한 CRF는 본래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29], Corrigan과 Schmidt(1983)이 이
를 12개 문항으로 축소하였다[37]. 상담자에 대한 ‘호
감’ 및 ‘전문성’, 상담자의 ‘신뢰성’이라는 3가지 하위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7점 리커트식 척도에 평정한다. 
총점 및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자 및 상담자
의 특성 하위요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상담자 특성 총점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3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은 호감 .68, 전문성 .78, 신뢰성 .76으로 보고되었
다.

2.3. 전반적 상담 성과 
상담 챗봇의 상담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정남운

(1998)이 제작하여 사용한 상담 성과 질문지 중 객관식 
2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38]. 연구 참여자들은 심
리상담 에이전트와의 대화가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하
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심리상담 에
이전트와의 대화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7점 
리커트식 척도에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 
정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 상담 성
과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63으로 나타났다.

2.4. 상담회기평가 
상담시간에 대한 즉시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상

담회기 평가 질문지(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 
SEQ)를 사용하였다. SEQ는 상담 대화가 참여자에게 
끼친 즉시적 영향을 측정하는 도구로 Stiles(1989)가 
개발하였으며[39], 국내에서는 이상희와 김계현(1993)
이 번안하고 타당화하였다[40]. 문항은 상담시간 자체
를 평가하는 ‘깊이’, ‘순조로움’ 2개 요인(12문항)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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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후 사용자의 정서 상태를 평가하는 ‘긍정적정서’, ‘각
성’ 2개 요인(12문항),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 4개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깊이 
.74, 순조로움 .81, 각성 .86 , 긍정적 정서 .78로 보고
되었다.

3. 연구 절차

3.1. 상담 시나리오 구성
본 연구에서 활용할 심리상담 에이전트의 상담 시나

리오를 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상담 대
화에[41] 개입전략을 추가 구성하는 예비연구(pilot 
study)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즐거운 활동 계획하
기’, ‘이완하기’, ‘생각 분리하기’의 3가지 개입전략에 대
하여 각각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참여자가 원하는 활
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 참여자의 경험을 탐색하
였다. 예비연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상담전문가 3인
이 분석한 결과, 사용자들이 심리상담 에이전트의 음성
을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소통하기에 용이한 활
동으로 ‘이완하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3가지 개입 전략 중 ‘이완하기’를 본 연구에 활용
할 개입전략으로 선정하였고, 최종 상담 시나리오를 완
성하였다. 

3.2. 심리상담 에이전트의 유형별 목소리 선택
심리상담 에이전트의 목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목

소리 변환 시스템인 ‘타입캐스트’(https://typecast.ai/)
를 활용하였다. ‘타입캐스트’는 성우 음성을 음원으로 
활용하여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며, 연령대와 성별이 다른 다양한 음성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입캐스트에서 제공하는 청년과 중
년 카테고리에 있는 남성과 여성 목소리 중 상담전문가 
3인의 검토 과정을 거쳐 심리상담에 적합한 4개의 목
소리 유형을 선정하였다. 4개의 목소리는 각각 청년여
성(타입캐스트 인물명: 지영), 청년남성(인물명: 경완), 
중년여성(인물명: 선영), 중년남성(인물명: 정섭)이었다. 
이후 상담 및 임상심리학 전공 석사과정생 5명을 대상
으로 해당 목소리를 들려준 후 연령과 성별을 유추하게 

한 결과, 목소리만으로도 청년 또는 중년, 남성 또는 여
성으로 명확히 지각됨이 확인되었다. 추가로 상담 대화
에 적절한 목소리 구현을 위하여, 타입캐스트에서 기본
으로 설정된 발화 속도와 스타일, 문장 간 끊어 읽기 간
격 등을 조정하였다. 

3.3. 실험절차 
본 연구의 실험절차는 사전설문, 본실험, 사후설문의 

3단계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

하여 사전설문에 응답하였다. 사전설문에서는 인구통계
학적 질문과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매체인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사용 기간 등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본 실험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서로 
다른 4개 유형의 목소리로 예시문장(“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상담 에이전트 ‘상담이’입니다.”)을 들은 후, 자신과 
대화할 에이전트의 목소리를 선택하고, 해당 목소리로 
이후 상담이 진행되었다. 에이전트의 반응은 연구 보조
원이 대기실에서 송출 명령을 입력하는 Wizard-of-Oz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그림 1]과 같이 상용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에이전트와의 상
담을 종료한 후, 사후설문에 응답하였다. 사후설문은 스
마트폰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용자의 기분변화, 심리상담 
에이전트 평가, 상담성과 평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 실험용 인공지능 스피커: 네이버 클로바, KT AI 
Makers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통계 분석은 모두 SPSS 25.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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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과 목소리 선택 
유형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Fisher’s exact 검정

을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에서 

검정이 아닌 Fisher’s exact 검정을 사용한 것은 자료
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대빈도가 5개 미만
인 셀이 전체의 20%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
다. 이어 연구 참여자들이 각각 선택한 목소리 유형(청
년여성, 청년남성, 중년여성, 중년남성)에 대하여 해당 
목소리를 선택한 이유의 서술 내용을 유사한 내용들로 
묶어 범주화하고 빈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심리상담 에이전트를 사용한 후 연구 참여
자들의 기분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
하여 Kruskal-Wallis H 검정과 Wilcoxon signed-rank 
검정을 실시하였다. 목소리 유형별로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아 정규분포와 등분산성을 가정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비모수 검정 방법을 활용하였
다. Kruskal-Wallis H 검정을 통하여 목소리 선택 유
형 별로 보고되는 기분 변화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한 
후, Wilcoxon signed-rank 검정을 실시하여 연구 참
여자 전체의 사전-사후 기분온도계의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연구 참여자가 지각
하는 심리상담 에이전트의 특성이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사전 절차로서 예측변인의 다
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 모형에서의 공차한
계와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하였다. 이어 범주 변수
인 목소리 유형을 통제하기 위하여 더미변수(기준변수: 
청년여성)로 변환하여 분석 1단계에 투입하였다. 분석 
2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지각한 심리상담 에이전트의 특
성으로 3개의 변인(‘호감’, ‘전문성’, ‘신뢰성’)을 투입하
였다. 상담성과를 측정하는 종속변인은 전반적 상담성
과를 측정하는 변인과 상담시간의 즉시적 효과를 측정
하는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III.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심리상담 에이전트의 목소리 유형 
선택의 차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선택한 목소리 유형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대빈도가 5개 미만인 셀이 전
체의 25.0%로 확인되어, Fisher’s exact 검정을 사용
하였고, 성별에 따른 목소리 선택은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p=.323, ns). 교차분석 결과는 [표 2]에 제
시하였다.

표 2. 성별에 따른 심리상담 에이전트 목소리 유형 선택(N=48)

성별 Fisher’s
exact test(p)여성 남성

목소리
유형

청년여성 11(44.0%) 7(30.4%)

.323
청년남성 6(24.0%) 8(34.8%)

중년여성 7(28.0%) 4(17.4%)

중년남성 1(4.0%) 4(17.4%)

전체 25(100.0%) 23(100.0%)

2. 심리상담 에이전트의 목소리 유형별 선택 이유
48명의 연구 참가자들은 4개의 에이전트 목소리 유

형 중 특정 1개를 선택한 후, 그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
하도록 요청받았다. 목소리를 선택한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편안함’(“가장 편안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으로, 48명의 참가자 중 17명(35.4%)이 기술하였으며, 
모든 목소리 유형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안
정감’(6명), ‘차분함’(5명), ‘익숙함’(5명) 등이 자주 언급
되었다. 심리상담 에이전트의 목소리 유형별 선택 이유
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목소리 유형
청년여성 청년남성 중년여성 중년남성

빈도 18(37.5%) 14(29.2%) 11(22.9%) 5(10.4%)

선
택 
이
유

편안함(7)
익숙함(4)
밝음(3)

동일 연령대(2)
동일 성별(2)
듣기 좋음(2)

신뢰감(1)
친밀함/친근함  

 (1)

편안함(4)
차분함(2)
안정감(2)

동일 연령대(2)
중저음(1)

정확한 발음(1)
의지할 수 있음(1)

편안함(4)
차분함(2) 

어머니 연상(2)
높은연령선호(2)
여성의 공감(2)

안정감(1)
익숙함(1)
신뢰감(1)
전문성(1)

안정감(3) 
편안함(2)
차분함(1)

친밀감/친근함
(1)

주. 선택이유의 상세내용 중, (  ) 안 숫자는 해당 내용을 언급한 횟수임. 

표 3. 목소리 유형별 선택 이유                  (N=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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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상담 에이전트와의 상담 후 사용자의 기분 
변화

심리상담 에이전트와 상담 후, 사용자들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기분 변화(사전-사후 기분온도계 변화)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Kruskal-Wallis H 검정과 
Wilcoxon signed-rank 검정을 실시하였다. 우선, 4
개의 목소리 유형 집단별로 나타나는 기분 변화의 동질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Kruskal-Wallis H 검정을 진행
하였다. 그 결과, 기분 변화 점수에 있어서 목소리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H=1.470, ns). 이에 목소리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전
체 참가자 48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기분온도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고자 Wilcoxon signed-rank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용자들의 사후 기분온
도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났다(Z=-5.260, p<.001). 따라서 심리상담 에이전트
와의 상담을 통해 사용자들의 기분이 유의미하게 좋아
졌음을 확인하였다. Wilcoxon signed-rank 검정 결
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심리상담 에이전트와의 상담 후 사용자의 사전-사후 기
분 변화                                 (N=48)

N M SD Z
사전 기분온도계 48 4.37 1.90

-5.260***

사후 기분온도계 48 6.67 1.55
***p<.001

4. 심리상담 에이전트 특성에 대한 사용자의 지각
이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4.1. 주요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회귀분석에 앞서,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담회기평
가의 ‘각성’ 변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인들이 서로 정
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회기평가의 
‘각성’은 상담자 특성 중 ‘호감’(r=-.38, p<.01), 전반적 
상담만족도(r=-.34, p<.05), 상담회기평가의 ‘순조로
움’(r=-.40, p<.01) 및 ‘긍정적 정서’(r=-.44, p<.01)와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변인들의 기술통

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주요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48)
1 2 3 4 5 6 7 8 9

1 상담자특성: 
호감

2 상담자특성: 
전문성 .24

3 상담자특성: 
신뢰성 .53** .53**

4 도움받은 
정도 .04 .53** .28

5 전반적 
만족도 .40** .57** .53** .47**

6 회기평가: 
깊이 .14 .76** .48** .51** .60**

7 회기평가: 
순조로움 .48** .27 .38** .26 .47** .26

8 회기평가: 
긍정적정서 .45** .59** .53** .38** .50** .56** .51**

9 회기평가: 
각성 -.38** -.21 -.08 -.11 -.34* -.20 -.40** -.44**

평균 21.60 17.69 20.96 4.83 4.98 20.92 26.96 23.85 11.48

표준편차 3.19 4.67 3.90 1.16 .93 4.96 5.62 3.75 3.84
*p<.05, **p<.01

4.2.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목소리 유형을 통제한 후, 사용자가 지각한 심리상담 

에이전트의 특성이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변인은 
1단계에서 목소리 유형을 더미변수(기준변수: 청년여
성)로 처리하여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3개의 상담자 
특성 변인인 ‘호감’, ‘전문성’, ‘신뢰성’을 투입하였다. 종
속변인은 전반적 상담성과를 측정하는 변인으로서 ‘도
움받은 정도’와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보았고, 상담회
기의 즉시적 효과를 측정하는 변인으로서 상담시간 자
체에 대한 평가(‘깊이’, ‘순조로움’)와 상담 직후 사용자
의 정서에 대한 평가(‘긍정적 정서’, ‘각성’)를 살펴보았
다. 분석에 앞서, 예측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공차한계는 0.1 이상이었으며, 분
산팽창계수(VIF)는 10보다 작은 1.24~2.19의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전반적 상담성과 변인으로서 ‘도움받은 정도’ 및 ‘전
반적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도움받은 정도’와 ‘전반적 만족도’ 모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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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1에서는 목소리 유형이 해당 종속변인을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
에서 3개의 상담자 특성을 투입한 결과, ‘도움받은 정
도’ 및 ‘전반적 만족도’에서 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25.3%, 39.9% 증가하였고, 상담자 특성 중, ‘전문성’이 
해당 종속변인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도움받은 정도’: β=.53, p<.01, ‘전반적 
만족도’: β=.47, p<.01). 

상담회기의 즉시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변인으로
서 상담시간 자체에 대한 평가(‘깊이’, ‘순조로움’)를 종
속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
다. 목소리 유형을 통제한 후, 모형 2에서 상담자 특성
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깊이’와 ‘순조로움’에 대
하여 모형의 설명력이 각각 54.0%, 23.8%로 증가하였
다. 상담자 특성 중, ‘전문성’은 상담시간의 ‘깊이’를 유
의미하게 예측하였고(β=.67, p<.001), ‘호감’은 상담시
간의 ‘순조로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β=.38, 
p<.05). 

종속
변인 단계 예측

변인 B β t R2 F

도움
받은
정도

1단계
(모형 1)

청년남성 .12 .05 .29
.07 1.15중년여성 .70 .26 1.59

중년남성 -.27 -.07 -.46

2단계
(모형 2)

청년남성 .27 .11 .68

.33 5.14**

중년여성 .56 .21 1.42
중년남성 .18 .05 .32

호감 -.04 -.12 -.80
전문성 .13 .53 3.18**

신뢰성 .01 .02 .13

전반적
만족도

1단계
(모형 1)

청년남성 .29 .14 .88
.05 .74중년여성 .50 .23 1.37

중년남성 .02 .01 .05

2단계
(모형 2)

청년남성 .36 .18 1.26

.45 9.87***

중년여성 .25 .11 .85
중년남성 .22 .07 .53

호감 .06 .21 1.51
전문성 .09 .47 3.10**

신뢰성 .03 .13 .75
**p<.01, ***p<.001
reference group: 청년여성

표 6. 에이전트 특성에 대한 사용자의 지각이 전반적 상담성과
에 미치는 영향                           (N=48) 

종속
변인 단계 예측

변인 B β t R2 F

깊이

1단계
(모형 1)

청년남성 .15 .01 .09
.06 .93중년여성 1.68 .14 .88

중년남성 -2.78 -.17 -1.11

2단계
(모형 2)

청년남성 .55 .05 .42

.60 18.47***

중년여성 .46 .04 .35
중년남성 -.87 -.05 -.47

호감 -.20 -.13 -1.08
전문성 .71 .67 5.22***

신뢰성 .25 .20 1.33

순조
로움

1단계
(모형 1)

청년남성 -.53 -.04 -.26
.04 .66중년여성 2.25 .17 1.03

중년남성 2.01 .11 .70

2단계
(모형 2)

청년남성 -.53 -.04 -.27

.28 4.53**

중년여성 1.06 .08 .53
중년남성 1.76 .10 .62

호감 .66 .38 2.37*

전문성 .16 .13 .76
신뢰성 .14 .10 .51

*p<.05, **p<.01, ***p<.001
reference group: 청년여성

표 7. 에이전트 특성에 대한 사용자의 지각이 상담시간 자체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N=48)

상담회기의 즉시적 효과 중, 상담 직후 사용자의 정
서 평가(‘긍정적 정서’, ‘각성’)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
귀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모형 1에서 통제변
수로 목소리 유형을 투입하고, 모형 2에서 3개의 상담
자 특성을 투입한 결과, ‘긍정적 정서’ 및 ‘각성’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40.9%, 17.1% 증가하였다. 상담자 특
성 중, ‘전문성’은 상담 직후 사용자의 ‘긍정적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2, 
p<.01). 한편, ‘호감’의 상담자 특성은 사용자의 ‘각성’ 
정서를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β=-.45, p<.01), 상담자에게 호감을 느낄수록 상담 직
후에 사용자 스스로 자신의 정서가 덜 각성되었다고 지
각함을 확인하였다.   

종속
변인 단계 예측

변인 B β t R2 F

긍정적
정서

1단계
(모형 1)

청년남성 .72 .09 .55
.08 1.25중년여성 2.18 .25 1.53

중년남성 -1.28 -.11 -.68

2단계
(모형 2)

청년남성 .90 .11 .81

.49 10.88***중년여성 1.12 .13 1.00
중년남성 -.73 -.06 -.46

호감 .31 .27 1.97

표 8. 에이전트 특성에 대한 사용자의 지각이 상담 직후 사용자
의 정서 평가에 미치는 영향                (N=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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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음성 기반 심리상담 에이전트의 특성에 대
한 선호와 지각, 상담성과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를 살
펴봄으로써 상담 에이전트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선호하
는 심리상담 에이전트의 성별 및 연령을 확인하였고, 
실제 상담 후의 기분변화 정도, 상담자로서 에이전트의 
특성에 대한 사용자의 지각이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의 성별에 따라 선택하는 목소리의 유형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
용자들은 주로 편안하게 들리기 때문에 해당 목소리를 
선택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20~30
세의 청년층으로, 연령대는 비교적 유사하였으며, 남녀
가 고른 분포로 나타났다. 이에 사용자의 성별이 에이
전트의 성별이나 연령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는 연
령이나 성별과 같은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선호
하는 에이전트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제안한 일부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13-15][17][18][33]. 목소
리 선택 이유에 대한 서술형 응답 결과를 함께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에이전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편안한 
분위기에 더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개의 목소
리 유형별 선택 이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모두 
‘편안함’이었으며, 이와 유사한 ‘안정감’, ‘차분함’, ‘익숙
함’ 등이 자주 언급되었다. 이러한 목소리의 특성은 라
포를 형성하고, 상담 관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기에 가장 적절한 목소리를 탐색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 연구에서도 사용자들이 에이전트를 선택할 때, 해
당 에이전트가 수행할 과업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9-21],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자신과 에이
전트 간 상호작용의 주목적이 심리상담이라는 점을 주
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심리상담 에이전트와의 상담 후, 사용자들의 실
제 기분 변화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
분 개선이 나타났다. 이미 해외에서 진행된 많은 연구
는 에이전트를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사용자들에
게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2-6]. 본 연구에
서 나타난 사용자들의 기분 개선 결과도 이러한 선행연
구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에이전트와의 상담이 실제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에이전트의 특성에 대한 지각이 상담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전반적 상담성과가 좋고, 상담시간을 깊이 
있고 가치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상담 직후 긍정적 정
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이전
트에게 호감을 느낄수록 상담시간이 편안하고 순조롭
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상담 직후 각성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에이전트에 대한 신뢰 정
도는 전반적인 상담성과나 즉시적 상담회기평가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사용자가 
심리상담 에이전트에 대해 지각하는 전문성과 호감이 
상담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
이 확인되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에이전트에
게 느끼는 유대감이나 신뢰감, 전문성이 모두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는데[32][33],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이 
유의미한 특성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심
리상담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내담자들은 상담 에이전트가 기계이기 때문에 거
짓말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개방이 더 수월하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하기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41][4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
구결과를 해석하면, 사용자들은 이미 비 보장의 측면
에서 상담 에이전트가 신뢰할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전문적 능력이나 호감을 더 중요한 특

전문성 .33 .42 2.85**

신뢰성 .15 .15 .93

각성

1단계
(모형 1)

청년남성 1.36 .16 1.00
.08 1.33중년여성 -1.68 -.19 -1.16

중년남성 -.30 -.02 -.16

2단계
(모형 2)

청년남성 .43 .05 .32

.25 3.14*

중년여성 -1.54 -.17 -1.11
중년남성 -1.36 -.11 -.69

호감 -.55 -.45 -2.80**

전문성 -.21 -.25 -1.44
신뢰성 .32 .32 1.60

*p<.05, **p<.01, ***p<.001
reference group: 청년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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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성 기반 심리상담 에이전트의 개입 효과를 

확인하여, 활용 가능성을 탐색한 국내 사례로서 의미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가벼운 우울이나 불안을 
호소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음성으로 구현되는 대
화 에이전트가 상담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1회기의 상
담을 진행하여 기분 개선의 효과를 거두었다. 현재 대
화형 에이전트는 문자 입력을 통해 대화하는 텍스트 기
반 에이전트에서 목소리를 활용한 음성 기반 에이전트
와 의인화된 아바타를 사용하는 체화된 대화형 에이전
트(Embodied Conversational Agent)로 발전하고 있
다. 목소리나 아바타를 활용하는 에이전트 모두 사용자
와의 상호작용은 음성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
성 기반 에이전트의 개입효과를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확인 작업의 사례 및 
근거자료로써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사용자의 입장에서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에이전트의 특성을 구체화하였다. 상담 대화는 일상생
활의 대화와 달리, 사용자의 심리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특수한 대화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관점
에서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에이전트가 상담자로서 어
떻게 지각되는지, 그러한 내용이 실제 상담성과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
이전트에 대해 상담자로서의 신뢰성보다는 전문성과 
호감을 느끼는 것이 상담성과를 높이는 데 더 많이 기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자가 상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하는 데에
는 무엇보다도 에이전트의 전문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였다. 또한 에이전트에게 호감을 느낄수록 상담
이 편안하고 불필요한 각성과 긴장이 줄어든다고 보고
하였는데, 이는 라포 형성과 치료 동맹에 중요한 단서
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심리
상담 에이전트 설계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참고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셋째, 심리상담을 수행하는 음성 기반 에이전트의 목
소리 선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탐색하였다. 선행연
구들은 음성을 기반으로 하는 에이전트의 경우, 목소리 

특성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제안해왔다. 이에 에이전트 
목소리의 성별이나 연령 등과 같은 변인에 관심이 높았
다. 국내 연구에서는 사용자와 비슷한 연령이거나 연상
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기도 했고[21], 국외 연구에서는 
젊거나 비슷한 연령대에 대한 선호가 확인되기도 했다
[33]. 성별 관련해서는 사용자의 성별과 동일한 성별에 
대한 선호나[17][18] 여성에 대한 선호[13][21], 남성에 
대한 선호[16] 등 복잡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특정 성별이나 연령에 대한 선호가 
없었고, 목소리의 유형이 상담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상담이라는 목적을 
가진 음성 기반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목소리의 외적 특성보다는 ‘펀안함’과 ‘전문성’, ‘호
감’ 등과 같은 목소리에 대한 종합적인 인상이 더 중요
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상담에 최
적화된 에이전트의 목소리를 구현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자로서 에이전트의 목
소리를 선택할 때, 편안함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
다. 또한 에이전트를 전문적이고 호감 있다고 느낄수록 
상담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에서 수
집한 자료만으로는 에이전트 음성의 어떤 요소가 사용
자에게 편안한 목소리로 들리는 데 기여하는지, 전문적
이고 호감 있는 상담자로서 지각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
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음성을 구성하는 요소나 
에이전트에 대한 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세분화하
여 구분하고, 각각의 개별적인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고,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추후 연
구에서는 더 많은 연구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는 실험환
경을 만들어,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재검토 
과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용자의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선호
하는 에이전트의 특성이 달라진다는 선행연구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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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추가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분의 변화나 상담의 성과, 
에이전트의 특성을 모두 자기보고식 방법에 의하여 측
정하였다. 자기보고식 측정은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지
각의 내용을 살펴본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자료의 획득을 위해서는 자기보고식 측정 외에
도 개입의 효과나 상담 성과에 대한 전문가 평정 등과 
같은 방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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