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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탤지어가 실존적 공허 상태 대학생의 삶의

의미, 긍정정서 및 감사에 미치는 영향†

장 효 정 현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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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노스탤지어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여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는 대학생의 삶

의 의미, 긍정정서, 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실존적 공허 상태에 있는 대학생 38명을

대상으로 노스탤지어를 유도하는 처치집단에 13명, 하루 일과를 돌아보는 비교집단에 13명, 무처

치 통제집단에 12명을 배정하였다. 노스탤지어 및 하루 일과 돌아보기 활동은 평균 20일 동안 실

시되었다. 참여자는 활동 시작 전과 종료 후에 삶의 의미, 긍정정서, 감사를 측정하는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처치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스탤지어 처치집단

은 하루 일과 돌아보기 비교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삶의 의미와 감사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긍정정서에는 유의한 증가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스탤지어가 실존적 공허

상태 대학생의 삶의 의미와 감사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방법임을 확인하고, 노스탤지

어의 치료적 활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살피고, 추후 연구를 제

언하였다.

주요어 : 실존적 공허, 노스탤지어, 삶의 의미, 긍정정서, 감사

†본 논문은 장효정의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수정 정리한 것이며, 일부는 한국건강심리학회 2014년 봄 학술

대회에서 구두 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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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청년은 과도한 경쟁, 스펙 쌓기에 몰

두해야 하는 현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담 등

으로 인해 남보다 좋은 학점을 받고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최대 목표가 되었다. 이는 대학생으

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고 왜 해야 하

는가에 대한 회의를 품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인

생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여 어느 순간 삶에 대

한 회의와 자신의 무의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실존적 공허’ 상태라고 볼 수 있다

(Frankl, 1963). 실존적 공허란 삶의 의미와 목적

을 상실하면서 경험하는 무가치감, 무의미감, 권태

감 또는 허전하고 텅 빈 느낌 등의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실존적 공허 상태는 청년기 발달과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실존적 공허 상태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생활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쉽게 신경증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 목표

의 가치를 잃는 인지 증상, 우울감 같은 정서 증

상 그리고 일탈과 충동성 표출과 같은 행동 증상

을 경험할 수 있다(Mascaro & Rosen, 2005). 어

찌보면 현대인의 궁극적인 병은 삶의 무의미감에

서 오는 불안이나 무력감이라고 볼 수 있다

(Maslow, 1970)

삶의 의미가 부족한 대학생일수록 우울과 스트

레스에 취약하다(심미성, 2006). 게다가 삶의 의미

상실로 무기력과 공허감을 경험하는 개인은 부정

적 상황을 극복하려 하기 보다는 그 상태에서 아

무런 시도를 하지 않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거

나 바람직하지 못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다(박

수경, 1992). 또한 약물 및 알코올 중독, 폭력, 충

동적 행동이나 기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쉽게 자살을 생각하고 심각한

경우 자살에 이를 수 있다(조하, 신희천, 2009). 이

처럼 삶의 의미 상실은 여러 측면에서 부적응을

야기하여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Frankl(1988)은 실존적 공허를 극복하려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

다. 즉, 실존적 공허의 극복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충족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개인

의 정신건강, 적응, 삶의 만족, 감사, 타인에 대한

관대한 태도 등 삶 전반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Debats, Drost, &

Hansen, 1995; Wood, Joseph, & Maltby, 2009;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아울러 삶

의 의미 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우울을 적게 경험

하고, 상황을 희망적으로 경험한다(Mascaro &

Rosen, 2005).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적응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삶의 목적과 의미

를 상실한 실존적 공허 상태의 대학생에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돕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긍정심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

의 주관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새로이 연

구되는 변인으로 노스탤지어(nostalgia)1)라는 개념

이 있다.

노스탤지어란 사전적 의미로는 과거에 대한

감성적인 갈망을 의미한다(The New Oxford

1) 국내에서 ‘노스탤지어’는 ‘향수’라는 용어로 번안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란 의미

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노스탤지어의 개념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원어

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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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of English, 2011). 심리학에서는 이

를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화하여 과거지향적인

인지와 감정이 포함된 복합정서라고 정의하고

있다(Hepper, Ritchie, Sedikides, & Wildschut,

2012). 노스탤지어는 과거의 경험을 떠올릴 때

느끼는 달콤 씁쓸한(bittersweet) 정서를 본질로

하고 있다(Davis, 1979). 즉, 노스탤지어를 통해

과거의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상실감, 슬픔

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즐거움, 기쁨 등 긍정

적인 감정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Johnson-Laird

& Oatley, 1992; Ross, 1991). 이를 종합하면, 노

스탤지어란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좋았던 시절,

장소, 사람에 대한 회상 혹은 자전적 기억과 그

리움 같은 감정이 함께 나타나는 복합정서로 정

의할 수 있다.

초기 연구에서는 노스탤지어를 슬픔, 불안, 식욕

상실, 불면증 등의 증상을 야기하는 정신적 질병

으로 간주하였다(Davis, 1979; Batcho, 1998). 뿐만

아니라 노스탤지어는 과거에 과도하게 고착된 것

이므로 개인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McCann, 1941; Shabad, 1989). 또한 과거

를 지나치게 이상화하여 현재와의 차이를 극명하

게 지각하도록 하여 노스탤지어에 젖는 경험이

불안과 우울을 더 강하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주

장도 있다(Kaplan, 1987; Volkan, 1999).

최근에는 상실한 과거에 대해 느끼는 슬픔을 노

스탤지어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적 정서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

고(Braniecka, 2010), 노스탤지어가 슬픔이라는 정

서에 대처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Barret et al., 2010). 또한 노스탤지어

가 부정적 정서를 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긍정

적인 정서로 마무리 되어 외로움, 권태감, 불안을

감소시키는 등 정신건강에 이점이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Batcho, 1998, 2007; Sedikides,

Wildschut, Arndt, & Routledge, 2006). Wildschut,

Sedikides, Arndt와 Routledge(2006)은 대학생에게

노스탤지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했을 때, 부

정적 정서보다는 긍정적 정서를 더 자주 언급하였

다고 보고하였다. Routledge 등(2011)은 노스탤지

어가 활력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스탤지어를 치료 도구로 사

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정리하면, 노스탤지

어는 당시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감정까지 긍정적

으로 마무리하여 최종적으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노스탤지어는 개인의 삶에 의미를 불어넣는 자

원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이는 노

스탤지어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건을 재회상하

는 자기중심적 정서 과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

다(Routledge & Arndt, 2005; Sedikides et al.,

2006). 즉 노스탤지어는 개인에게 의미 있는 사건

을 상기시켜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스탤지어는 긍정정서를 불러오는 데에도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노스탤지어를 느끼도

록 유도한 집단은 만족감과 행복감(Sedikides,

Wildschut, & Baden, 2004) 그리고 애정을 더 많

이 보고하였다(Wildschut et al., 2006). 또한 노스

탤지어는 불안과 우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고

긍정정서 경험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aniecka, 2010). 이처럼 노스탤지어가 정서경험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노스탤지

어가 이상화된 과거에 누렸던 즐거움을 재경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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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보인다(Batcho, 2007).

노스탤지어는 즐거운 생활 사건 혹은 의미 있

는 사람과 같은 긍정적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감사와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

사란 자신, 타인, 자연 및 환경에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획득하고 타인의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도움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고마움과 즐거

움을 말한다(Peterson & Seligman, 2004).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감사는 개인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

의 긍정적 의미를 찾아내도록 촉진하며 부정적인

경험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Folkman & Moskowitz, 2000). 선행 연구에 의하

면 노스탤지어를 경험한 개인은 고마움이나 따뜻

함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느꼈고(Holak &

Havlena, 1998; Lambert, Graham, & Fincham,

2009),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노인은 자신이 가진

것에 더욱 감사하게 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윤

소영, 2011). 이와 같이 노스탤지어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에게 슬프고 어려울 때보다 기쁘

고 행복할 때가 더 많다고 느끼게 하고, 타인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감사의 지각

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노스탤지어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긍정정서 경험 및 감사의 증진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노스탤지어는 삶의 의미의

상실과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실존적 공허 상

태의 대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 노스탤지어의 긍정적 영향을 측

정한 방법은 문제가 있었다. 노스탤지어와 삶의

의미의 관련성을 다룬 기존 연구에서는 노스탤지

어가 죽음 현저성과 죽음에 대한 사고를 낮추고

그 과정에서 삶의 의미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라고 예측하였을 뿐, 삶의 의미 자체에 미치는 직

접적 영향을 측정하지 못하였다(Routledge,

Arndit, Sedikides, & Wildschut, 2008; Sedikides

et al., 2004, Sedikides et al., 2006). 뿐만 아니라

노스탤지어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서는 감사 이외의 따뜻함, 즐거움 등 여러 가지

긍정정서의 점수를 합산하여 전반적인 결과만을

확인하여 노스탤지어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일

반화시키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도된

노스탤지어가 삶의 의미와 감사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노스탤지어

가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Hepper et al., 2012), 노

스탤지어가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긍정정서의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참여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심리학 교양 수업 및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할 의사를 밝힌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존적

공허 상태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설문지의 점수

가 90점 이하인 실존적 공허 상태의 대학생을 선

별하였다. 모집된 대상자는 총 49명(평균 23.18세)

으로 남학생 19명, 여학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노스탤지어 집단에 17명, 하루 일과 회

상 집단에 17명, 통제집단에 15명이 무선 배정되

었다. 노스탤지어 집단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하거

나 중도 탈락한 4명을 제외한 13명, 하루 일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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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집단에서 중도 탈락한 4명을 제외한 13명, 무

처치 통제집단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한 3명의 자

료를 제외한 12명, 총 38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

되었다.

측정도구

실존적 공허. Crumbaugh와 Maholik(1964)이

제작하고 남궁달화(1983)가 번안한 삶의 의미 척

도(Purpose in Life: PIL)에서 자기의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보는 정도와 인생의 목적 수준이 어

떠한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20문항을

사용했다.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20점에서

140점까지의 점수 분포를 가진다. 점수가 낮을수

록 삶의 목적이 낮은 것으로 해석되며, 본 연구에

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90이었다.

 

삶의 의미. Steger, Fraizer, Oishi와 Kaler

(2004)가 개발하고, 원두리, 김교헌, 권선중(2005)

이 번안한 삶의 의미 척도(Meaning of Life

Questionnaire: MLQ)와 Debats(1998)가 수정한

Battista와Almond(1973)의 인생관점지표-체계(Life

Regard Index Framework: LRI-F)를 심미성

(2006)이 번안한 질문 문항을 토대로 삶의 의미의

다양한 요인을 포함시키고자 삶의 의미 문항을

새로 구성하였다. 자기이해 및 수용(1문항), 긍정

적 대인관계(1문항),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1문

항), 실존적 공허감(1문항), 목표 추구 및 발견(2문

항)의 구성개념에 맞는 문항을 선별하여 총 7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여 7점에서 49점의 점수분포를 갖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

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95

이었다.

긍정정서. Watson, Clark과 Tellegen(1998)이

개발하고 이현희, 김은정과 이민규(2003)가 번안한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ale: PANAS)에서 우리 문화

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흥분된’,

'단호한', '기민한'이라는 문항을 제외한 후 사용

하였다. 긍정정서는 총 9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

도로 평정하여 9점에서 45점의 점수 분포를 가진

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Cronbach α)는 .95이었다.

감사. Thomas와 Watkins(2003)가 기존의 감

사성향 척도(Gratitude and Appreciation Test:

GRAT)를 축약해 개발하고 김별님과 이인혜

(2008)가 번안한 감사성향 축약형 척도(GRAT-

short)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박탈감, 소소한

즐거움에 대한 감사, 사회적 감사를 측정하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9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

하도록 하여 16점에서 144점까지의 점수분포를

갖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 정도가 높은 것이

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93

이었다. 

절차

 

참여자는 모집된 순서대로 노스탤지어 집단과

비교집단인 하루 일과 회상 집단 그리고 대기통

제 집단에 할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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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탤지어 집단 참여자에게는 시작하기 전 오

리엔테이션을 통해 ‘노스탤지어란 돌아오지 않을

과거에 대한 강한 열망과 그리움으로 지나가버린

그리운 과거에 젖어들도록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노스탤지어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개념을 소개하

였고, ‘유년 시절, 여행지에서의 기억, 즐겨 듣던

음악’ 등 구체적인 예시를 설명하였다. 참여자의

자유로운 활동 참여와 비밀 보장을 위해 참여자

가 원하지 않으면 연구자가 과제를 읽지 않고 과

제의 수행 여부와 설문지 응답 내용만 확인할 것

임을 알린 후 참여자로부터 프로그램 참가 동의

서를 받았다.

노스탤지어 활동은 총 10회기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되었다. 참여자는 ‘돌아가고 싶지만 이제는 돌

아갈 수 없는 나의 그리운 과거, 즉 노스탤지어를

상기시키는 자극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으니 이미

지화시켜 생생하게 떠올려 보세요. 이를 도울 수

있는 사진이나 일기, 음악 등을 이용하셔도 좋습

니다.’라는 지시를 받았고, 매 회기 노스탤지어를

유도할 수 있는 자극을 떠올리게 하였다. 이후 연

구자가 온라인을 통해 보낸 활동지에 노스탤지어

를 유발하였던 내용과 이에 수반된 생각이나 감

정을 함께 작성하여 연구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

였다. 노스탤지어 경험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참여

자가 원하는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떠올리도

록 하였다. 참여자가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는 것

을 어려워하면 연구자가 활동지에 미리 제시한

키워드를 참고하여 노스탤지어 경험을 떠올리도

록 하였다. 글쓰기는 노스탤지어를 유도하는데 도

움이 될 경우에만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분량이나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설문지는

첫 회기의 활동 시작 전과 마지막 회기의 활동

종료 후 각각 작성하도록 하였고, 마지막 회기에

는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을 함께 작성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였다.

비교집단인 하루 일과 회상 활동 역시 총 10

회기로, 참여자는 ‘오늘 있었던 하루 일과를 자

유롭게 회상해보십시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

하 진행 방식은 동일하였다. 대기통제 집단은 설

문지를 작성하여 연구자에게 이 메일을 보내도

록 하였다.

분석방법

통계분석에는 SPSS 18.0 프로그램을사용하였다.

처치전 집단간동질성검증을위해일원변량분석

을실시하였고, 집단과측정시기에따른 삶의의미,

긍정정서, 감사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집단의 측정시기

별 효과는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결 과

기술 통계 및 사전 동질성 확인

노스탤지어가 삶의 의미, 긍정정서, 감사에 미치

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및 통제집단의 사전 및 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세 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

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삶의 의미 F(2,35)

= .19, p = .831, 긍정정서 F(2,35) = .48 p = .623,

감사 F(2,35) = .46, p = .638, 모두에서 세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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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탤지어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노스탤지어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은 반복측

정 변량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집단과 측정시기

에 따른 삶의 의미 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삶의 의미에 대한 집단

간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F(2,35) = 2.26,

p = .119, 측정시기의 주효과, F(1,35) = 10.75, p

< .01,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 F(2,35)

= 4.53, p < .05,는 유의하였다.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집단별로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노스탤지어 집단

은 사전에 비해 사후에 삶의 의미가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 t(12) = -4.91, p < .001. 반면, 하루 일과

회상 집단은 사전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삶의 의

미가 증가하지 않았으며, t(12) = -.74, p = .473,

통제집단 역시 사후 검사에서 삶의 의미가 증가하

지 않았다, t(11) = -.56, p = .588.

25

29

33

37

41

45

삶
의
의
미

사전 사후

측정시기

노스탤지어

하루일과

통제

그림 1. 측정시기에 따른 삶의 의미의 변화

노스탤지어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

노스탤지어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고 표 3에 결과

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감사에 대한 집단 간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F(2,35) = 1.03, p =

.368, 측정시기의 주효과, F(1,35) =9.65, p < .01,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 F(2,35) = 5.96,

p < .01,는 유의하였다.

노스탤지어 집단(N=13)
하루 일과

회상 집단(N=13)
통제집단(N=12)

M(SD) M(SD) M(SD)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삶의 의미
33.38

(6.91)

40.92

(6.22)

31.69

(9.78)

33.31

(8.72)

31.83

(6.13)

32.58

(4.40)

긍정정서
23.31

(8.65)

27.54

(11.23)

22.62

(9.29)

27.85

(15.48)

26.08

(10.01)

24.75

(13.12)

감사
100.85

(23.31)

116.38

(19.48)

106.00

(17.28)

108.38

(18.46)

98.50

(19.54)

98.83

(18.75)

표 1. 각 집단의 사전 및 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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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집단별로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

였고, 그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노스탤지어 집단은 사전에 비해 사후에 감사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12) = -3.53, p< .01, 반

면, 하루 일과 회상 집단, t(12) = -.87, p= .399,

과 통제집단에서는 사전 및 사후 검사에서도 감

사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t(11)= -.13, p =

.901.

95

100

105

110

115

120

감
사
점
수

사전 사후

측정시기

노스탤지어

하루일과

통제

그림 2. 측정시기에 따른 감사의 변화

SS df MS F

집단 내

측정시기 206.776 1 206.776 10.75**

집단X측정시기 174.142 2 87.071 4.53*

오차 673.279 35 19.237

집단 간

집단 394.157 2 197.079 2.26

오차 3050.843 35 87.167

*p < .05, **p < .01.

표 2. 집단과 측정시기에 따른 삶의 의미의 변량분석표

SS df MS F

집단 내

측정시기 702.625 1 702.625 9.65**

집단X측정시기 867.947 2 433.974 5.96**

오차 2548.487 35 72.814

집단 간

집단 1427.461 2 713.731 1.03

오차 24260.026 35 693.144

**p < .01.

표 3. 집단과 측정시기에 따른 감사의 변량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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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탤지어가 긍정정서에 미치는 영향

노스탤지어가 긍정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집단과

측정시기에 따른 분노 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긍정정서에 대

한 집단 간 주효과, F(2,35) = .00, p = .998, 측정

시기의 주효과, F(1,35)= 1.85, p =.183, 집단과 측

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 F(2,35)= 1.02, p = .371,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노스탤지어의 치료적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성적인 공허감,

무력감, 삶의 의미의 상실을 호소하는 실존적 공

허 상태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스탤지어를 유도

하여 삶의 의미, 감사, 긍정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존적 공허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 무

의미하고 공허하여 우울, 무기력, 절망과 같은 부

정정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삶의 의미 상실로 인

해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잃고 방황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에게 노스탤지어는 자신의 소중했던

과거를 되돌아봄으로써 긍정정서를 경험하고 자

신이 가진 자원에 대하여 감사하며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스탤지

어는 실존적 공허 상태 대학생의 삶의 의미를 증

가시켰다. 이는 노스탤지어를 통해 과거를 되돌아

보며 자신의 인생 전반에 거쳐 경험했던 특별한

사건, 소소한 일상 속 즐거움, 성취 경험, 중요한

사람 등 의미가 있는 다양한 자원을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긍정적 대인관계, 자존

감 등은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최

명심, 2011; Hicks, Schlegel, & King, 2010), 노스

탤지어를 통해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보호

받은 경험을 떠올리거나, 목표의 성취나 역경을

극복한 경험, 즐거운 순간을 떠올린 개인은 자신

의 삶 안에서 사회적 관계와 얽힌 의미를 발견하

고, 자신과 스스로의 인생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노스탤지어는 개인이 경

험한 소중한 순간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가진 긍

정적 자원을 재조명하고, 자신의 인생이 항상 무

력하고 공허한 것은 아니었을 깨닫게 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SS df MS F

집단 내

측정시기 139.278 1 139.278 1.85

집단X측정시기 154.214 2 77.107 1.02

오차 2642.641 35 75.504

집단 간

집단 .613 2 .307 .00

오차 6675.295 35 190.723

표 4. 집단과 측정시기에 따른 긍정정서의 변량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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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스탤지어는 실존적 공허 상태 대학생의

감사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과거

를 떠올리게 하면 많은 사람이 소중한 사람과 함

께 한 시간이나 기억에 남는 행복한 순간 또는

당시에는 힘들었어도 현재는 극복한 일을 떠올리

는 것(Bryant, Smart, & King, 2005)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반면, 공허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하루

일과를 돌아본 개인은 노스탤지어 처치를 받은

개인에 비해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일상 사건을

더 많이 떠올렸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이 가진

자원을 지각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

된다. 이처럼 노스탤지어는 개인의 전반적인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타인으로부터 받은

지지와 도움을 지각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과

일상생활에서의 즐거움 등을 재조명하도록 할 수

있다. 노스탤지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이 세상으로

부터 받았던 혜택이나 자원, 타인의 돌봄이나 은

혜를 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노스탤지어는 긍정정서를 증가시키

는 효과는 발견되지 않다. Iyer와 Jetten (2011)은

노스탤지어를 통해 과거의 좋았던 시절을 되돌아

보며 현재와 극명한 대조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과

거와 현재의 차이를 크게 느끼는 사람이 과거 경

험을 자주 떠올리는 것은 부정적 정서를 야기하

는 반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Verplanken,

2012, Lyubomirsky & Tkach, 2003). 본 연구의

참여자는 현재가 공허하고 무기력하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노스탤지어 경험을 떠올리며 과거와 현

재와의 차이를 크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때문

에 상실과 관련된 노스탤지어 경험을 떠올린 개

인은 반복되는 부정적인 반추 과정을 함께 경험

하여 결과적으로 긍정정서를 경험하지 못한 것으

로 예측된다. 아울러 Zimbardo와 Boyd(1999)는

과거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노스탤지어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거에 대한 부

정적인 태도가 우세한 개인은 긍정적 정서를 경

험하는 데 제약이 있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결과를 종합하면, 노스탤지어는 실존적 공허 상

태 참여자의 삶의 의미와 감사를 증가시켰다. 이

를 통해 노스탤지어가 실존적 공허 상태의 개인

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받은 것에 대해 지각하고 감사를 증진시키는 데

유효한 개입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처치집단

은 추적 연구 결과가 없었다. 노스탤지어 경험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

확인하여 장기적 효과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참여자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

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 특성

과 노스탤지어 유도 정도가 개인의 심리적 기능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과거에 대한 기

억인 노스탤지어가 제대로 유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치가 없었다. 후속 연구에

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노스탤지어가 제대로

유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

스탤지어가 삶의 의미와 감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삶의 의미와 목적

을 상실하고 공허감을 호소하는 실존적 공허 상

태의 대학생에게 노스탤지어의 실제적이고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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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개입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노스탤지어가 자신의 삶의 자원을 지각하고

의미를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치

료적 개입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노스탤지어는 전문

가나 보조자 없이 실행 가능하다는 용이성을 가

진다. 또한, 노스탤지어는 주관적이므로 주제의 제

약 없이 잊고 살았던 소중한 순간을 떠올리며 개

인이 가진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원을 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제

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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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nostalgia on the meaning in

life, positive affect, and gratitude of college students in an existential vacuum state.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three groups: nostalgia group (N=13), daily events reminiscence

group (N=13), and waiting-list control group (N=12). Both nostalgia and daily events

reminiscence groups went through activities for an average of 20 days. Participants were

asked to complete a questionnaire on the meaning in life, the positive affect and gratitude

before and after activities, whereas the waiting-list control group filled out a questionnaire

pretest (prior to the activity) and posttest (at the completion of activity) without any special

treatment. Repeated measure ANOVA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nostalgia. As

a result, the nostalgia group showed significant increase in the meaning in life and gratitude,

as compared to the daily events reminiscence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ithout any

activities. However, nostalgia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ncreasing the positive

effects. This study was able to assess that nostalgia can be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finding meaning in life and increasing the gratitude for college students in the state of

existential vacuum. Finally, we discus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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