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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순간평가를 사용한 알코올 연구에 대한

고찰 및 중독 연구에 대한 제언

 송   현   지                    김   주   은†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생태순간평가는 실험 연구나 회고적 연구와 달리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음주 경험에 대해 실

시간에 가깝게 측정하기 좋은 방법이다. 국외연구에서는 알코올 사용 연구에 대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생태순간평가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생태순간평가를 사용한 알코

올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태순간평가를 활용한 국외 알코올 사용 연

구들의 주제 및 결과들을 살펴보고, 생태순간평가 방법을 각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고찰하였다. 이전 연구들을 알코올 사용과 정서, 음주동기, 갈망, 환경적 요인, 생체지표에 관

한 연구 주제들로 묶어서 소개하였다. 알코올 사용과 정서 연구는 부정정서, 긍정정서, 정서

적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음주동기 연구는 4가지 알코올 사용 동기 모델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을 소개하였다. 갈망에 관한 연구는 알코올 관련 단서 후의 갈망 수준 및 갈망의 일주

기 리듬에 관한 생태순간평가 연구들을 소개하였다. 알코올 사용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

에서는 음주 위치와 동반자, 동반자의 음주여부에 관한 연구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생체지표

에 관한 연구에서는 체내 알코올 농도, 피부전도도, 심박변이도 등을 측정한 생태순간평가 

연구들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국내 연구자들의 향후 연구를 위해 국내의 음

주 문화 및 특성을 고려한 생태순간평가의 필요성 및 활용 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생태순간평가, 알코올 사용, 문헌고찰

 OPEN ACCESS



한국심리학회지: 중독

- 60 -

  생태순간평가(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는 연구대상자의 경험과 행동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실제 환경에서, 수일 및 여러 시

간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생태순간평가는 참여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회고적인 보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억의 편향이 일어나지 않으며, 실

제 환경에서 즉각적인 보고가 이루어지기 때

문에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험과 행동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Shiffman, 

Stone & Hufford, 2008). 생태순간평가와 경험 

표집법(Experience Sampling Method; ESM)은 모

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연

구 참여자의 정보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같은 

특성을 지니며(Bolger, 2013),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기법(Dailly Diary)은 생태순

간평가의 설계 방법 중 하나로 하루가 끝날 

때 하루 전체의 경험을 한 번 기입하도록 

하는 방법이다(Shiffman, 2009; 우정, 권호인, 

2021). 최근 발간되는 연구들에서는 생태순간

평가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장

승민, 2011), 심리학에서는 주로 생태순간평가

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Bolger, 2013) 본 논문

에서는 생태순간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생태순간평가를 활용한 연구는 보통 3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되는데, (a) 개인

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 (b) 시간에 따른 개인 

내 변화를 확인하는 것 (c) 개인차에 대한 인

과 분석을 하는 것이다(Bolger et al. 2003). 첫

째, 개인차를 규명하기 위해서 생태순간평가

를 사용하여 우울증 환자의 평균 우울 수준과 

같이 여러 시간대에 걸쳐 다른 수준을 보이는 

연구 참여자의 대표 측정치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시간에 따른 개인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음주 갈망의 수

준을 확인하는 것처럼 한 개인내 시간에 따른 

변화 궤적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개인차에 

대한 인과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건이나 

부정정서를 강하게 경험할수록 음주량이 증가

하는 것처럼 경험의 시간적 순서를 조사하고, 

선행요인이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Shiffman, 

Stone & Hufford, 2008).

  생태순간평가는 보편적으로 시간의 흐름과 

사건의 발생을 기준으로 구성한다(Doherty et 

al., 2020; Shiffman et al., 2008). 정서나 심박변

이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연속적인 

특성을 지니는 현상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 시

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적합하다. 심박변이

도와 같은 생체지표는 기기를 통해 끊임없이 

측정하기도 하지만, 정서와 같이 계속적으로 

측정될 수 없는 현상은 하루에 3~5회 측정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Shiffman et al., 2008). 연구

자는 관심있는 현상의 특성에 따라 측정의 빈

도와 간격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Doherty et al., 2020). 음주경험과 같은 일시적

인 현상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 사건의 발생을 

기준으로 생태순간평가를 구성한다. 예를 들

어, 연구 참여자는 스스로 음주를 했다고 판

단하면 측정을 시작할 수 있다. 사건의 발생

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은 연구 참여자가 

입력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나(Shiffman 

et al., 2008), GPS, 통화, 텍스트 등의 스마트

폰 정보를 활용하여 사건의 발생을 모니터링

하거나 수동적으로 응답을 기록하는 것과 같

은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Aselbergs et al, 2016; 

Doherty et al., 2020). 측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한 달이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측정에 소

요되는 시간은 일부 연구자들이 2분 이상 걸

리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만큼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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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담을 적절히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Doherty et al., 2020). 연구 참여자 수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20명에서 900명 이상까지 

규모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몇 주 간 하루

에 여러 번 측정하는 생태순간평가의 특성상 

많은 연구들이 100명 이하의 연구 참여자 수

를 보인다.

  알코올 사용 연구에 실험실 기반 측정보다 

생태순간평가가 더욱 적합한 특성을 보이는데, 

대부분 음주는 일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건적

인 성격을 띄기 때문에 생태순간평가를 통해 

빈도와 분포를 파악하기 용이하다(Shiffman, 

2009). 뿐만 아니라 반복하여 수집한 자료의 

합이나 평균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상태 및 날

마다 다른 개인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우정, 권호인, 2021). 또한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 사용에 대한 이론은 즉각적인 내

부경험(예: 정서, 갈망, 내적음주동기 등) 및 

사회적 맥락(예: 또래음주, 음주동반자, 위치, 

외적음주동기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에 이러한 요소들을 즉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변인을 측

정할 때 회상의 편향을 방지할 수 있는 생태

순간평가가 효과적인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

(Shiffman, 2009). 더불어 회고적인 연구에서는 

음주량을 실제보다 적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

어 생태순간평가를 통하여 음주량을 더 정확

하게 측정할 수 있는 특성을 보인다(Monk et 

al., 2015; Johnson et al., 2022). 최근에는 실

시간 보행 변화(Suffoletto et al, 2018), 스트레

스 지수(Alinia et al. 2021), 혈중알코올농도

(Carpenter et al, 2019) 등의 실시간 생체정보를 

측정하여 개인의 알콜 사용에 영향을 주는 변

인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추세다.

  알코올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생태순

간평가를 활용한 연구는 Litt 외 연구진(1998)

의 연구이다. Litt 외 연구진(1998)은 치료 후 

퇴원한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 27명을 대상으

로 가정에서 음주 충동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지 파악하고, 음주 충동과 관련된 기분 상태 

및 알코올 관련 자극을 알아보기 위하여 21일 

간 생태순간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음주충동을 거의 보고하지 않았는

데, 이에 대해 연구자는 종이에 수기로 기입

하는 측정 방식이 연구 참여자의 불편함과 답

변의 조작 가능성을 높였을 수 있다고 제시하

였다. 이후 기술의 발달로 인해 알코올 사용

과 관련한 생태순간평가를 활용한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itt 외 연

구진(1998)의 연구에서부터 2022년까지 수행된 

147개의 연구를 개관한 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 5가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알코올 사용과 정서, 음주동기, 갈망, 환경

적 요인, 생체지표’와 관련된 연구에서의 생태

순간평가의 활용 방법을 고찰하고, 생태순간

평가를 활용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제언

하고자 한다.

알코올 사용과 정서

  생태순간평가를 활용한 알코올 사용 연구에

서 정서는 가장 활발히 연구되어 온 분야 중 

하나이다. 정서는 지속 시간, 강도, 각성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인지, 행동 및 

사회적 상호 작용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Niven, 2013). 따라서 외부적 자극에 

따른 정서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빈번한 반복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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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평가가 정서 측정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

용될 수 있다(장승민, 2011).

  부정정서란 주관적 고통과 불쾌감의 정도를 

나타내며, 분노, 경멸, 혐오, 죄책감, 두려움, 

과민함 등의 다양한 기분 상태를 포괄하는 개

념이다(Watson, Clark & Tellegen, 1988). 알코올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정서를 완화하기 위해 

술을 마신다는 자가치료이론(Self Medication 

Theory)에 기반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회상에 의존하거나 

정서와 알코올 사용의 상호 영향을 빠르게 포

착할 수 없는 측정 방법의 사용으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Swendsen et al., 2000),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생태순간평가가 활용

되기 시작하였다.

  Swendsen 외 연구진(2000)의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30일 간 매일 정서와 음주량, 음

주욕구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하루 3번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를 측정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음주를 시작하면 자체적으로 음주 

경험에 대해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저녁에 

더 큰 불안감을 느낀 사람에게서 유의하게 알

코올 사용량이 증가함을 발견하면서 기존의 

회상 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는 한편, 부정정서

와 알코올 사용의 인과관계를 밝혔다. Duif 외 

연구진(2020) 또한 자가치료이론을 기반으로 

성인 162명을 대상으로 7일 간 긍정정서와 부

정정서, 알코올 소비 가능성, 알코올 소비량을 

측정하였다. 하루에 10번씩 설문이 진행되었

으며, 음주 경험은 10번의 측정 이외에도 취

침 전 연구 참여자들이 스스로 기입함으로써 

측정되었다. 그 결과 음주 전의 부정정서가 

높을수록 당일 음주 가능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정서와 더불어 긍정정서 또한 알코올 

사용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음주

자는 음주로 자신의 긍정적인 경험을 확대, 

증진시기키기 위한 동기를 가질 수 있고, 알

코올을 사용한 후의 긍정적 경험도 알코올을 

사용하는 정적 강화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Cooper et al., 1992; Dvorak et al., 2018). 

Courtney와 Russell의 연구(2021)에서는 20대 성

인을 대상으로 5일 간 하루 3번, 음주 중에는 

30분 마다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음주 전의 긍정정서가 높을 때 더 

큰 음주 확률을 보인 반면, 음주 전 부정정서

는 음주 확률과 음주량을 유의미하게 예측하

지 않았다. 저자들은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 

있어서는 부정정서보다 긍정정서가 이후 음주 

시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낮시간의 긍정정서

와 당일 음주 행동 사이의 정적 연관성을 발

견한 연구들(Dvorak & Simons, 2014; Mohr et 

al., 2008; Simons et al., 2005, 2010, 2014)과 일

치한다.

  긍정/부정정서의 강도 뿐만 아니라 정서의 

불안정성 또한 생태순간평가를 활용한 알코올 

사용 연구에서 다뤄지고 있다(Duif et al., 2019; 

Dvorak et al., 2016). 정서적 불안정성은 정서 

오르내림의 진폭과 빈도로 정의된다(Marwaha 

et al., 2014; Trull et al., 2008). Duif 외 연구진

(2019)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불안정성과 알코

올 소비 확률 및 소비량 사이의 연관성을 밝

히고자 하였다. 생태순간평가는 7일 간 하루 

10번 진행되었는데, 정서적 불안정성과 당일 

알코올 사용 사이의 시간적 순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서적 불안정성은 7:30부터 15:00 사

이에 6회 측정되었으며, 알코올 사용은 16:30

부터 자정까지 4회 측정되었다. 긍정정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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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정서를 측정한 값을 이용하여 총 정서적 

불안정성 및 긍정정서 불안정성, 부정정서 불

안정성을 계산하였다. 연구결과, 음주 전의 정

서적 불안정성은 음주 가능성 및 음주량을 증

가시켰다. 정서적 불안정이 클수록 이를 안정

화시키기 위해 정서조절 시도가 빈번하게 이

루어졌을 수 있고, 이러한 시도들은 인지적, 

행동적 자원의 고갈을 초래하여 알코올 사용

을 증가시켰을 수 있다. 

알코올 사용과 음주동기

  Cox와 Klinger(1988)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특

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술을 마신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알코올 사용 동기 모델(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을 제안했다(Kuntsche et 

al., 2006). Cox와 Klinger(1990)는 구체적으로 음

주 동기를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내적동기에

는 고양동기, 대처동기가 포함되며, 외적동기

에는 동조동기, 사교동기가 포함된다. 고양동

기는 긍정정서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음주

를 말하며, 대처동기는 부정정서를 감소시키

거나 제어하기 위한 음주를 말한다. 동조동기

는 사회적 비난이나 타인의 반대를 피하기 위

한 음주이며, 사교동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음주를 뜻한다(Cooper, 1994).

  음주 상황에서 둘 이상의 음주동기를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음주패턴이 나

타날 수 있는데(O’Hara et al., 2015), 생태순

간평가를 활용하여 음주동기의 실시간 변화

와 이에 따른 음주 패턴을 포착할 수 있다. 

O’Donnell 외 연구진(2019)은 이러한 생태순간

평가의 장점을 활용하여 각 음주 상황에서 음

주동기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Cooper(1994)

의 음주동기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동기 당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은 1개 문항을 선정하여 

총 4개 문항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알코올 사

용과 음주동기는 하루에 총 3번(아침, 점심, 

저녁) 측정하였는데, 음주 상황별로 변하는 음

주동기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더욱 두드러지는 

음주동기를 생태순간평가 전 1회 추가적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동조동기를 두드러지게 

가진 사람들은 다른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 비

해 더 자주 음주하였으며, 더 많은 양의 알코

올을 소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당일

의 고양동기는 음주의 시작을 예측하였지만 

알코올의 지속적인 소비를 예측하지는 않았다.

  Piasecki 외 연구진(2014)의 연구는 사람들이 

음주를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

지었는지, 또 음주동기가 이후 음주량에 어떠

한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였다. Cooper(1994)

의 음주동기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실 환경에

서 1회 측정하였으며, 알코올 섭취 여부는 생

태순간평가를 통해 지난 한 시간 동안의 경험

을 물었다. 알코올을 섭취했다고 응답할 시 

음주경험에 대한 추적 조사가 시작되었다. 또

한 음주 결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생태순간평

가를 통해 음주 에피소드에서 마지막으로 알

코올을 사용했을 때 ‘음주가 즐거웠는지, 불쾌

한 느낌이나 증상을 완화시켰는지,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리커트 척도를 사

용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높은 고양동기는 

음주에 대한 더 큰 즐거움을 예측했으며, 한 

음주 에피소드당 더 많은 알코올을 소비하는 

것과 더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예측했다. 

반면 나쁜 기분을 전환하기 위한 대처동기가 

가장 높은 사람은 불쾌한 느낌이나 증상의 완

화도 경험하였지만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지

는 것 또한 경험 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처동기는 고양동기처럼 이후 알코올 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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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지 않았다. 18~23세 연구 참여자가 

74.8%로 연령의 특성으로 인하여 고양동기가 

대처동기보다 알코올 소비를 잘 예측했을 가

능성이 있다.

알코올 사용과 갈망

  알코올에 대한 갈망은 주관적인 음주 욕구 

또는 음주 충동을 의미하며, 알코올 사용과 

폭음을 예측하는 위험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

다(Pedersen et al., 2021). 알코올 사용에 있어 

갈망은 단주를 하지 못하게 하여 음주 행동의 

악화나 재발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한창우 외, 2018). 갈망은 그 중요성이 인

정되어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DSM-5)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를 진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새롭게 채택

되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알코올 관련 단서에 대한 노출은 갈망을 증

가시킨다는 기존 연구들이 존재하는데(Carter 

& Tiffany, 1999), 생태순간평가를 이용한 알코

올 사용 연구들은 기존의 실험실 환경에서 진

행된 연구 결과들이 일상 환경에서도 나타나

는지 살펴보았다(Kohen et al., 2022; Kuerbis et 

al., 2020; Ramirez & Miranda, 2014). Kuerbis 외 

연구진(2020)은 자신의 음주 행동을 조절하기

를 원하는 153명의 성인 과음주자를 대상으로 

음주 상황과 알코올에 대한 갈망 사이의 관계

를 조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84일 동안 

하루 세 번 음주 맥락, 알코올에 대한 갈망에 

대해 응답하였으며, 지난 24시간 동안의 음주

량은 아침에 1회 보고하였다. 음주 상황에는 

‘주점과 같이 술이 제공되는 상황, 사교 모임, 

혼자 있는 상황,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 등이 

포함되었으며, 초반 인터뷰를 통해 연구 참여

자가 음주를 통제하기 어려워하는 개인적인 

상황 또한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이전 연구 

결과와 같이 갈망은 매일의 알코올 사용 행동

으로 이어졌으며, 갈망이 증가할 때마다 음주

량이 증가하였다. 또한 제시되었던 모든 음주 

상황은 참여자의 갈망을 강하게 불러일으켰는

데, 이 연구는 음주 상황이 알코올 사용을 절

제하려고 시도하는 음주자들에게 갈망을 증가

시켜 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Ramirez와 Miranda(2014)의 연구에서는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알코올 관련 단서에 노

출되었을 때 알코올 갈망이 증가하는 지를 살

펴보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음주자 42명을 대상으로 일상 환경과 

생태순간평가를 시작하기 전 연구실 환경 모

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참여

자들에게 알코올과 물에 대한 시각, 후각 단

서들을 제시하였으며, 단서에 노출하는 동안 

참여자들의 심박수 등을 측정하였다. 알코올 

관련 단서를 제시한 후에 알코올에 대한 갈망

을 11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연구실 

실험 결과와 생태순간평가 결과 모두에서 알

코올 관련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참여자들의 

갈망이 증가하였다. 또한 생태순간평가 결과 

높은 일일 평균 갈망 수준은 이후의 더 많은 

양의 알코올 사용으로 이어졌음을 입증했다. 

  생태순간평가를 통해 갈망의 일주기 리듬이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 Hisler 외 연구

진(2022)은 성인 음주자를 대상으로 알코올에 

대한 갈망이 24시간 리듬을 따르는지, 수면과 

알코올 사용 빈도의 개인차가 갈망의 일주기 

리듬에 변동을 주는지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

여 연구 참여자들은 10일 간 하루 6번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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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갈망을 보고했으며, 매일 아침 전날 

밤 몇 시에 잠들었는지, 그날 아침 몇 시에 

일어났는지를 기록했다. 그 결과 알코올 갈망

에서 24시간 리듬이 나타났다. 수면 시간대나 

수면 시간의 개인차는 갈망의 리듬을 예측하

지 못했다. 그러나 높은 알코올 사용 빈도를 

가진 사람들은 갈망 일주기의 변동성과 갈망

의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는 알코올 갈망이 24시간 동안 체계적인 리듬

을 보이며 알코올 사용 빈도가 이 리듬의 모

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알코올 사용과 환경적 요인

  정서와 같은 내부적 경험 뿐만 아니라 환경

적 요인 또한 알코올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유의미한 변인이다. 생태순간평가는 자신의 

상황을 즉각적으로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가

변적인 환경적 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에 용이하다. 알코올 사용 연구에서 일반적으

로 측정되는 환경적 변인으로는 음주 위치와 

동반자, 동반자의 음주 여부 등이 있다(Wray, 

2014).

  최근 연구들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위치에 

따라 음주량이나 음주할 확률이 달라짐을 보

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학교, 직장, 

집, 바/레스토랑, 외부, 차량, 기타’ 등의 선택

지 중 현재 위치를 보고하도록 하였다(Griffin 

et al, 2021; Lipperman-Kreda et al., 2020; Trela 

et al, 2016; Wycoff et al, 2022). Lipperman-Kreda 

외 연구진(2021)은 15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치 이동 패턴과 장소에 따른 음주 여부와 

그 후의 동선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위치를 

‘자신의 집, 타인의 집, 공공장소’로 나누어 저

녁 시간에 3회 측정하였으며, 알코올 사용 여

부 또한(예, 아니오) 저녁 시간에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타인의 집에서 음주할 확률이 자

신의 집에서 음주할 확률에 비해  23.5배 높

았으며, 공공장소에서는 다소 낮았다. 또한 타

인의 집에서 음주한 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

가기보다 타인의 집에 남을 확률이 현저히 높

았다.

  음주 동반자의 존재 및 동반자의 음주 여부 

또한 성인의 음주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Donnell et al., 2019; Wycoff et al., 

2022). Wycoff 외 연구진(2022)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생태순간평가를 사용하여 

명확히 검증하고자 했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알람이 울리기 직전 15분 동안 동반자의 존재 

여부를 응답하였다. 동반자와 함께 있다고 응

답한 경우, 연구 참여자들은 동반자가 흡연 

중인지, 음주 중인지, 혹은 흡연과 음주를 모

두 경험하고 있는지를 응답하였다. 또한 매 

생태순간평가 시에 ‘학교, 직장, 집, 주점/식당, 

외부, 차량, 기타’ 중 자신의 위치를 보고하였

다. 그 결과 음주하는 사람들의 주변에 있고, 

주점이나 식당에 있을 때 그 이후에 음주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1.47~2.50배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Griffin 외 연구진(2021)은 평균적으로 일주일

에 두 번 이상 음주한다고 보고한 성인 37명

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충동성, 알코올 갈망, 

대인관계 맥락이 예정에 없는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최대 21

일 간 하루 6번 응답하였다. 참가자들은 매일 

아침 그날 술을 마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하였으며, 모든 생태순간평가에서 알코올

에 대한 갈망 및 충동성, 현재 위치, 지난 15

분 간 누구와 시간을 보냈는지, 이전 평가 이

후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섭취했다면 표준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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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코올을 얼마나 섭취했는지를 응답하였

다. 그 결과 음주 예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

고 주점에서 시간을 보내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날 

음주할 확률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알코올 사용의 생체지표와 생태순간평가

  생태순간평가는 연구참가자의 자기보고 측

정치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생체지표를 사용하

기도 한다. 생태순간평가를 활용한 알코올 

사용 연구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

(Carpenter et al., 2019; Miranda et al., 2014; 

Piasecki et al., 2014), 피부전도도나 심박변이도

와 같은 스트레스의 생리적 반응(Alinia et al., 

2021), 심혈관활동과 같은 갈망의 생리적 반응

(van Lier et al., 2022) 등의 생체지표를 측정하

고 있다.

  생태순간평가를 활용한 알코올 연구에서

는 연구참여자의 성별, 체중, 응답한 음주량 

및 음주를 지속한 시간 등을 기반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estimated Blood Alcohol 

Concentration; eBAC)를 도출하는 경우들이 많다

(Carpenter et al., 2019; Miranda et al., 2014; 

Piasecki et al., 2014). 생태순간평가를 활용한 

알코올 사용 연구는 음주량 및 음주 시간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수집

할 수 있기 때문에 eBAC 계산을 좀 더 정확

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Piasecki 외 연구진(2014)의 연구에서 고양동기

로 음주한 사람은 음주 중 더 높은 eBAC를 

보였다. 

  알코올 사용과 스트레스의 연관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생태순간평가 연구

에서는 피부전도도(Electrodermal Activity; EDA)

와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등의 

생체지표가 사용된 바가 있다. EDA는 땀샘 활

동에 대한 반응인 피부의 전기 전도도 변화를 

측정하며 높은 수준의 EDA는 증가된 스트레

스 수준과 관련있다. HRV는 심장박동의 변동

성을 측정하는데, 심장박동의 높은 변동성은 

스트레스 상태를 더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Alima et al., 2021). Alinia 

외 연구진(2021)의 연구는 보행 환경에서 스트

레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웨어러블 센서 장

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과

도한 알코올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11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최대 14일 

간 수면 중 혹은 기기가 손상될 수 있는 시간

을 제외하고 동일한 손목에 밴드를 착용하여 

이를 측정하였다. EDA와 HRV는 스트레스 사

건의 수, 긍/부정감정, 고통과 심리적 불편감

을 포함한 자가보고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스트레스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는 EDA, HRV 신호와 알코올 사용 또는 알코

올 관련 갈망 사이에 유의한 연관성은 발견되

지 않았다.

  웨어러블 기기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알

코올에 대한 갈망을 측정한 연구도 있다(van 

Lier et al., 2022). van Lier 외 연구진(2022)은 알

코올 사용장애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생태순간평가 기간 동안 연구 참

여자들은 손목 밴드를 착용하였으며, 이를 통

해 EDA와 심혈관활동(Cardiac Vascular Activity; 

CVA)을 측정하였다. 또한 3시간마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갈망, 정서 등에 대해 응답하였

다. EDA와 CVA는 실험실 환경에서 갈망과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Outeman 

et al., 2006). CVA는 자율신경계가 변화하는 



송현지․김주은 / 생태순간평가를 사용한 알코올 연구에 대한 고찰 및 중독 연구에 대한 제언

- 67 -

상황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지를 나타낸다

(Appelhans & Luecken, 2006). 연구 결과 실험실 

환경에서와 달리 CVA와 자가 보고된 갈망 사

이의 연관은 매우 약했으며, EDA와 갈망 사이

의 연관성은 그 보다 낮았다. 갈망과 생리적 

반응이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빈도로 동시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으로 연구자들은 추정하였

다.

결  론

  본 연구는 생태순간평가를 활용한 국외 알

코올 사용 연구들의 주제 및 결과들을 살펴보

고, 생태순간평가 방법을 각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고찰하였다. 1998년부터 시작된 

알코올 사용에 대한 생태순간평가 연구들은 

알코올 사용과 정서, 음주동기, 갈망, 환경적 

요인, 생체지표에 관한 연구 주제들을 중심으

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알코올 사용과 정서에 관한 연

구는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연구 주제 중 하

나였으며, 부정정서와 긍정정서가 알코올 사

용을 예측하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다수였다

(Courtney & Russell, 2021; Swendsen et al., 2000). 

더불어 긍/부정정서의 강도뿐만 아니라 오르

내림을 나타내는 정서적 불안정성 또한 알코

올 사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Duif et 

al., 2019; Dvorak et al., 2016). 음주동기에 대한 

연구들은 동기를 고양동기, 대처동기, 동조동

기, 사교동기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고양동기

나 동조동기는 음주량의 증가를 예측하기도 

했지만(O’Donnell et al., 2019; Piasecki et al., 

2014), 부정정서를 감소시키거나 제어하기 위

한 목적인 대처동기로 인한 음주는 오히려 기

분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후 알코올 소비로

도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Piasecki et 

al., 2014). 알코올 사용과 갈망에 대한 연구들

에서는 술이 제공되는 환경, 기분이 좋지 않

은 상태, 술과 관련한 시각적․후각적 단서 

등이 음주에 대한 갈망을 일으킬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단서들로 인해 유발된 알코올에 

대한 갈망은 알코올 사용량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Kuerbis et al., 2020; Ramirez & 

Miranda, 2014). Hisler 외 연구진(2022)의 연구

에서는 갈망이 24시간의 일주기 리듬이 있음

을 밝혔다.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환경적 요

인으로는 위치, 동반자, 동반자의 음주 여부가 

있었으며,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음주 확률이 

증가하고, 음주 예정이 아니었음에도 음주하

게 되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Griffin 

et al., 2021; Lipperman-Kreda et al., 2021; 

Wycoff et al., 2022). 알코올 사용을 연구하기 

위하여 생태순간평가에서 사용하는 생체지표

로는 eBAC, EDA, HRV, CVA가 있었고, EDA, 

HRV, CVA는 생태순간평가에서 알코올 사용과 

관련한 행동과의 연관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Alinia et al., 2021; Carpenter et al., 2019; 

Miranda et al., 2014; Piasecki et al., 2014; van 

Lier et al., 2022).

향후 연구 제언

  국외에서는 생태순간평가의 이점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크

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생태순간평가 연구는 국내에서 

박재철(2021)에 의해 한 차례 진행된 바 있는

데, 이 연구에서는 알코올 접근 경향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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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알코올 접근 편향 수정 훈련과 생태

순간평가를 모두 실시한 집단과 생태순간평가

만을 실시한 집단을 비교하였다. 이외에도 행

동 중독 분야로 영역을 넓혔을 때 생태순간평

가를 활용한 연구는 김소정과 권정혜(2018)의 

연구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

구에서는 생태순간평가를 통해 일상에서의 정

서경험과 게임동기가 인터넷게임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국내에서도 생태순간평가를 활용하여 음주 

문화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

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음주를 사회생활

에서 필수요소로 여겨왔으며, 음주에 대해 호

의적인 태도를 취해왔다(이숙현, 한창근, 2019). 

이에 따라 타인에게 술을 강요하는 권주문화

가 발달되어 왔는데, 최근 음주문화는 세대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젊은층에

서 음주를 강요하는 양상은 감소하였으나, 공

공장소에서의 음주나 낮 시간 동안의 음주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추세

다. 또한 본인의 음주에도 관대하였는데 이는 

친구나 동료들이 과도하게 음주한다고 여기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문제은, 2018). 생태순간평

가를 통하여 세대별로 어떠한 음주형태롤 보

이는지, 세대별로 음주동기와 환경이 음주행

동에 키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한국인의 

음주 문화와 그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이후로 증가한 혼술 및 홈술

에 관한 연구도 생태순간평가를 활용하여 실

시할 필요가 있다. 2021년 대국민 음주 실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혼자 술을 마시

는(혼술) 사람이 12.6%에서 29.2%로 증가하였

으며,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는(홈술) 사람 

또한 23.3%에서 70.7%로 크게 증가하였다(보

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 타인과 

함께 있는 것과 주점에 있는 것이 음주할 확

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앞서 소개한 코로나

19 이전의 국외 연구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생태순간평가를 활용하여 일상생활

의 어떠한 정서 경험이나 음주동기가 혼술과 

홈술로 연결되는지, 사회적 음주와는 달리 혼

술과 홈술이 일상생활의 어떠한 긍/부정적 결

과를 야기하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변화하

는 음주 양상을 이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개입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에 관한 경험 또한 생태순간평가를 

통하여 연구될 수 있다. 2018년 발표된 우리

나라 대학생의 음주행태 심층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인 중 8.5%가 연간 음주운전을 경험했

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또한 전기 자전거나 

전동 퀵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이 대중화되면서 이에 따른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

다. 생태순간평가를 통하여 음주운전이 나이

대 혹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

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사회적 맥락이나 심리적 메커니즘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활용하

여 생체지표를 측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97%로 대부분의 성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

고 있으며, 스마트 워치 사용률 또한 2020년 

12%에서 2022년 24%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갤럽, 2022). 이렇듯 우리나라는 기술 발

전이 빠르고 보급 또한 활발이 이뤄지는 경향

이 있다. EDA, HRV, CVA 등과 같은 생체지표

를 활용하여 고위험음주 비율이 가장 높은 

30~50대 남성을 대상으로 어떠한 사회적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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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스트레스, 갈망 등의 생체지표가 증가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생체지표가 음주

행동을 예측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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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alcohol studies using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Hyeonji Song                    Jueun Ki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 allows subjects to report on their drinking experiences in a 

natural environment and may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the subjects’ alcohol use more than 

experimental or retrospective studies can. EMA has been widely used in studies of alcohol use in other 

countries, but few EMA studies in the alcohol field exist in Korea. In this study, we aimed to explore 

and examine the most frequently studied topics and findings and how EMA was used in each study. 

Recent research has used EMA to examine alcohol-related variables, such as affect, drinking motivation, 

alcohol cravings, environmental factors, and biomarkers for alcohol use. The studies on affect have focused 

on negative affect, positive affect, and affective instability, and studies on drinking motivation have been 

conducted based on the theory of the four motivational models of alcohol use. The studies on alcohol 

cravings observed participants’ drinking behaviors after being exposed to alcohol-related cues and examined 

the 24-hour rhythm of alcohol cravings. The studies on environmental factors concerned the location of 

drinking and the presence of drinking companions. Finally, studies on biomarkers related to alcohol use 

have used estimated blood alcohol concentration, electrodermal activity, and heart rate variability. Based on 

these results, the necessity and future directions of EMA considering domestic drinking culture and 

characteristics have been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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