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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 가 영 박 준 호‡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수련생 교수

본 연구는 지각된 통제감 수준에 따라 자아위협 수준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이원상호작용가설을 세워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2 (자아위협 : 고/저) ☓ 2 (지각된 통제감 :
고/저)의 완전무선설계였으며 83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였다. 자아위협 고조건은 글쓰기 과제 후 부

정적 피드백(객관적, 주관적)을 제시함으로써 조작하였고, 자아위협 저조건은 글쓰기 과제 후 긍

정적 피드백(객관적, 주관적)을 제시함으로써 조작하였다. 그 후 지각된 통제감 조작을 위해 소리

청취 과제를 실시하였다. 지각된 통제감 고조건은 소리유형, 소리 일시정지, 소리크기 조절에 대

한 선택권이 주어졌다. 반면에, 지각된 통제감 저조건은 소리유형, 소리 일시정지, 소리크기 조절

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후 참가자들은 종속변인 측정과 조작점검을 위해 음료 맛

평가 및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공격 행동에서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

감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지각된 통제감 저조건에서 자아위

협 고조건이 저조건보다 공격 행동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에 지각된 통제감 고조건에서는 자아

위협 고조건과 저조건 간의 공격 행동에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아위협

을 경험하더라도 지각된 통제감을 높여주면 공격 행동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장래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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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비롯하여 편

의점 직원 폭행 사건 등 우리 사회에서는 공격

행동과 관련된 범죄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있으며, 각종 범죄와 관련된 공격성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공격성은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며(National Research

Council, 2012), 우울 및 불안과 같이 개인의 심리

적 건강이나(Lacey, McPherson, Samuel, Sears,

& Head, 2013) 품행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 간

헐적 폭발 장애 등의 정신병리와도 밀접한 관련

이 있다(서수균, 권석만, 2002; 이지영, 황순택,

2011). 이렇듯 공격성의 여러 부정적 영향을 경감

하고, 정신병리로의 발달을 예방하기 위해 공격성

의 유발 및 유지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공격성은 다른 유기체에게 유해한 자극을 가하는

반응(Buss, 1961), 타인의 물건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Mussen, 1970),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

(Aronson, 1980)으로 정의된다. 선행연구에서는

분노와 적대감의 개념을 공격성에 포함시켰는데,

분노와 적대감, 공격성의 3가지 개념은 AHA! 증

후군이라고 불릴 만큼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되어왔다(한덕웅, 이장호, 전겸구, 1998;

Spielberger et al., 1985). 그러나 분노와 적대감,

공격성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분노는 정서,

적대감은 인지, 공격성은 행동에 해당한다(Martin,

Watson, & Wan, 2000). 본 연구에서는 행동의 개

념으로써 공격 행동을 살펴보고자 하며, 선행연구

(Aronson, 1980)에서의 정의를 참고하여 공격 행

동을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

하는 행동’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아울러 공격성

은 표현 방식이나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및 분류되고 있는데, 기능적 측면에서 주도적 공

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Poulin

& Biovin, 2000). 주도적 공격성은 자신의 욕구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성을 표

출하는 것이며, 반응적 공격성은 자신을 향한 외

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Herr, Keenan-Miller,

Rosenthal, & Feldblum, 2013). 본 연구에서는 어

떠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반응으로서 공격 행동을

살펴보고자 하여 반응적 공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자 하며,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양과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를 선택하는 빈도를 통해 공격 행

동을 측정하고자 하였다(김민규, 박준호, 2018;

Warburton, Williams, & Cairns, 2006).

공격 행동은 환경적·인지적·성격적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한다. 좌절-공격성 가설(frustration-

aggression hypothesis)에 따르면 부정 정서, 공격

적 성향, 양육 환경, 상황적 해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좌절 경험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

라진다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검증하지 못

했다는 제한점이 따른다(Berkowitz, 1989). 자아위

협모형(threatened egotism model)을 살펴보면, 자

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점과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 자아위협을

지각하게 되는데, 이때 외부 평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유지

하려고 하면 부정적 평가를 제공한 대상에게 부

정정서가 발생하고 이는 공격성으로 이어지게 된

다고 설명한다(Baumeister, Smart, & Boden,

1996). 자아위협모형은 공격 행동의 원인으로 심

리적 요인인 자아위협을 다루고, 부정정서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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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는 의의를

지니지만,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가 자기애성

성향군만을 대상으로 검증되었다는 제한점을 지

닌다.

자아위협은 예상하지 못한 계획의 실패로 보상

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개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

를 포함하고 있어 자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

황을 말하며, 주로 자존감, 자기애성 성격특질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이상아, 장혜인, 2018;

Baumeister et al., 1996; Besser, & Preil, 2010;

Bushman, & Baumeister, 1998; Jones, &

Paulhus, 2010; Konrath, Bushman, & Campbell,

2006; Smalley, & Stake, 1996). Bushman과

Baumeister(1998)는 참가자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

적 평가를 제시함으로써 자아위협을 조작하였고,

부정적 평가를 받은 조건이 통제 조건에 비해 높

은 공격성을 나타냈다. Twenge와 Campbell(2003)

의 연구에서도 자아위협 조건이 비자아위협 조건

보다 높은 공격성을 보였다. 위에서 언급된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자기애성 성향군을 포함시켰

으며, 자기애성 성향자들과 비자기애성 성향자들

의 심리적 특성을 비교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애성 성향자들이 비자기애성 성향자들보다

외부귀인(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자극추구

성향(손애리, 고은경, 황순택, 2010), 공격성(이세

연, 유미숙, 2010; Bushman & Baumeister, 1998;

Twenge & Campbell, 2003)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특성들이 공격 행동에 영향을 미

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기애성 성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아위협과 공격 행동 간의 관

계를 검증한 것은 공격 행동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자기애성 성향이 없는 사람들도 기본적으

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을 지니며, 위협을 지각하게

되면 그 상황을 극복하고 손상된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Steele,

1988). 실제로 일반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 자아위협 유 조건이 무 조건보다

더 높은 공격 행동을 나타냈다(Konrath et al.,

2006). Twenge, Baumeister, Tice와 Stucke(2001)

의 연구에서도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자아위협 유 조건이 무 조건에 비해

구직자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격과 같은 참가자의 특성을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조작하여

종속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

써 자아 위협과 공격 행동 간의 인과적 관계를

명확하게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아위협 관련 선행연구 중 자아위협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연구들도

존재한다(이상아, 장혜인, 2018). 또한, 자아위협과

유사한 변인인 촉발상황을 독립변인으로 다룬 연

구에서도 촉발상황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주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박유정, 2017). 즉,

자아위협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공격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자아위협과 공격

행동 간의 관계에서 다른 심리적 변인의 역할이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위

협이 전위된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평가

피드백, 공격 대상의 사회적 지위, 집단소속, 익명

성과 같이 주로 상황적 변인을 조절변인으로 선

정하여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이해영, 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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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2017; 하한솔, 2020). 본 연구에서는 상황적 변

인 이외에 인지적 변인이 조절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지각된 통제감에 따

라 자아위협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지각된 통제감은 Rotter(1966)가 언급한 통제

소재라는 개념으로부터 발전했으며, 통제 소재는

상황에 대한 결과를 귀인 하는 방식에 따라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로 나뉜다. 내적 통제를 많이 할

수록 지각된 통제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적 통제를 할수록 지각된 통제감이 낮은 것이

라 할 수 있다(서은비, 2017). 선행연구들에서는

지각된 통제감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스스로

의 능력과 수단에 대한 지각(민병배, 원호택,

2000), 스트레스 상황에서 원하는 바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민하영, 1999)이라고 정의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각된 통제

감을 ‘자신이 상황이나 행동을 통제하거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능력에 관한 믿음’이라고 조작

적 정의하였으며, 지각된 통제감을 실험적으로 조

작하여 상태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각된 통제감과 공격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각된 통제감 무조건이 유

조건에 비해 공격 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Geen, 1978; Warburton et al., 2006). 국내 연

구에서는 조사연구를 통해 직장 내 배척 경험과

통제감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는데, 직장 내 배척을 경험하더라도 상황을 자

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게 되면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세연, 2017).

Warburton 등(2006)의 연구에서는 배척 상황과

무관한 영역의 통제감을 높여줌으로써 배척으로

인한 공격 행동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밖에도 지각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 불안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통제감이 공격 행동

과 불안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상황과 관련 없는

영역의 통제감을 조작하였고, 통제감 고조건이 저

조건보다 공격 행동과 불안이 감소되는 결과를 보

였다(Bowers, 1968; Telch, Silverman, &

Schmidt, 1996).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적

의의를 고려해보면, 자아위협 상황은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감을 부여하는 데에

는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자아위협 상황과 무관

한 통제감을 부여하는 것이 공격 행동을 완화한다

는 것을 검증하면 현실적인 치료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자아위협 상황과는 무관한 통제감을 높여주

는 것이 자아위협을 경험한 개인의 공격 행동을

완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자

아위협모형의 확장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통제감을 높여

주는 것이 공격 행동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자아위협과 공격 행

동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통제감이 조절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실험

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즉, 자아위협이 공격 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지각된 통제감이 조절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자아위협, 지각된 통제감과

공격 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

체적으로, 타인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는 등 자아

위협을 경험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공격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에 자아위협과 무관한 상황

에서 통제감을 높게 지각하게 된다면 자신이 상

황이나 행동을 통제하거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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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믿음이 증가하여 공격 행동이 감소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효과 및 이원상

호작용효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자아위협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주효

과: 자아위협 고조건이 저조건보다 공격 행동(선

호도가 낮은 음료수 제공 양, 선호도가 낮은 음료

수 선택 빈도)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2. 지각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주효과: 지각된 통제감 저조건이 고조건보다 공격

행동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3.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

에 미치는 이원상호작용효과: 지각된 통제감 저조

건의 경우, 자아위협 고조건이 저조건보다 공격

행동이 더 높은 반면, 지각된 통제감 고조건의 경

우, 자아위협 고조건과 저조건 간 공격 행동에 차

이가 없을 것이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는 경상국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의 승인(승인번호 GIRB-A20-Y-0081)을 받아 교

내 혹은 SNS 홍보를 통해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실험하였다. 참가자 모집 시 총 3가지의 연

구가 진행된다고 소개하였으며, 각 연구는 ‘대학생

들의 문서작성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대학

생들의 청각적 주의 집중력에 관한 연구’, ‘신제품

음료 개발을 위한 음료 맛평가’로 안내하였다. 실

험 참가 보상으로 현금 10,000원을 제공하였고, 참

가자들은 실험실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각 조건에

무선할당되었으며, 독립변인이 조작되지 않은 5명

과 연구목적을 파악한 3명을 제외하고 총 83명,

조건 당 20～2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 31명(37.3%), 여자 52명(62.7%)

이었다. 평균 연령은 20.93(SD=1.81)세이었으며,

연령 범위는 만 18～만 25세까지였다. 학년의 경

우 2학년(26명, 31.3%)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 3학

년(25명, 30.1%), 1학년(18명, 21.7%), 4학년(14명,

16.9%) 순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종속변인

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별, 연령, 학

년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음료수 양을 준거변

인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

떠한 변인에도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ps=.149).

실험설계

2 (자아위협 : 고/저) ✕ 2 (지각된 통제감 : 고
/저)로 2개의 독립변인이 모두 집단 간 변인인 이

원요인설계이다.

실험절차

연구 소개를 위해 참가자들에게 안내문(본 연

구는 총 3가지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첫 번째 연구는 문서작성능력과 관련해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 것으로 문서

작성능력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

연구입니다. 두 번째 연구는 청각적 주의집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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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는 것으로 소리자극을 들은 후 제시되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연구결과는 청각적 주의집중

력 훈련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됩니다. 세 번째 연구는 본 연구를 의뢰한 국내

식품기업인 ’L’기업에서 추가로 의뢰한 연구로, 현

재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음료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여러 기업의 음료에 대

해 맛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을 제공하고 핸

드폰과 짐은 물품 보관함에 보관 후, 컴퓨터가 있

는 자리로 안내하였다.

참가자들에게 컴퓨터 화면을 통해 첫 번째 연

구(문서작성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글 작성 과제)

에 대해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른 연구실에

있는 참가자들과 동시에 시작되는 연구로 글 작

성이 끝나면 서로 글을 교환하여 평가하고 이후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제시된다

고 안내하였다. 글 작성 시 글의 주제, 작성 시간,

분량은 자아위협 고조건과 저조건 참가자들 모두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반면 자아위협 고조건은 글

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저조건은 긍정적 평가를

받음으로써 조작되었다.

자아위협 조작 후, 지각된 통제감 조작을 위해

청각적 주의집중력을 평가한다고 안내하였다. 사

전에 준비된 소리는 여러 가지 불쾌한 소리가 섞

인 것이며, 이를 1분 동안 제시하였다(60dB). 참가

자들에게 헤드셋 착용을 요청한 후, 지각된 통제

감 고조건은 세 가지 소리 중 한 가지 소리를 선

택하여 들을 수 있게 하였고(표면적으로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불쾌한 소리를 듣게

됨), 소리를 멈추거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버

튼을 제시하였다. 반면 지각된 통제감 저조건은

세 가지 소리 중 한 가지 소리를 자동 프로그램

을 통해 무선적으로 선택되도록 하였고(표면적으

로만 무선적 선택이며 실제로 불쾌한 소리를 듣

게 됨), 소리를 멈추거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후 청각적 주의집중

력 평가를 위한 질문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 측정을 위해 세 번째 연

구(신제품 음료 개발을 위한 음료 맛 평가)를 안

내하고, 여섯 가지 음료를 제시한 후 음료 맛 평

가를 실시하였다. 맛 평가 후 글 작성 과제를 같

이 한 상대방에게 사전 선호도 조사에서 선호도

가 가장 낮은 음료(차가버섯 음료)를 얼마나 주고

싶은지 양을 표시하게 하고, 제시된 여섯 가지 음

료 중 자신이 주고 싶은 음료를 한 가지 선택하

게 하였다. 맛 평가가 종료되고 조작점검을 위해

설문지 작성을 요청하였다.

실험 동의서 작성 및 연구 소개

↓

업무능력 연구 I : 문서 작성 과제

↓

문서 작성 과제 결과 제시

(자아위협 조작)
- 자아위협 고(부정적 평가)

- 자아위협 저(긍정적 평가)

↓

업무능력 연구 II : 소리 청취 과제

(지각된 통제감 조작)

- 지각된 통제감 고(소리 조절장치 유)
- 지각된 통제감 저(소리 조절장치 무)

↓

맛 평가 과제

(공격 행동 측정)

↓

조작점검 측정

↓

사후 설명

그림 1. 실험절차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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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작성이 끝나면 참가자에게 본 연구에

대해 요구특성이 있었는지 구두로 확인한 다음

본 연구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줄 것을 부탁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였다. 모

든 연구가 끝난 후 연구의 본래 목적을 알려주었

다. 전반적인 실험 절차를 요약하여 그림 1에 제

시하였다.

독립변인 조작

자아위협 조작. 자아위협 조작은 Bushman과

Baumeiser(1998)의 연구(효과크기 d=0.25)와 임재

객관적 평가 결과

현재까지 조사된 773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들은 평균적으로 500점 만점에 350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명의 다른 참가자들이 평가한 당신의 문서작성능력 점수의 평균은

500점 만점에 327점입니다.
이 점수는 상위 38%로 100명 중 38등에 해당되는 점수입니다.

주관적 평가 결과
평가자 1. 그냥 보통 정도로 쓴 거 같음.
평가자 2. 제시된 주제와 잘 맞는 내용이고 전문적인 단어를 쓴 것 같다.
평가자 3. 무슨 말을 하려는지 파악이 잘 된다.

그림 3. 자아위협 저조건 평가결과

객관적 평가 결과

현재까지 조사된 773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들은 평균적으로 500점 만점에 350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명의 다른 참가자들이 평가한 당신의 문서작성능력 점수의 평균은

500점 만점에 309점입니다.
이 점수는 하위 29%로 100명 중 71등에 해당되는 점수입니다.

주관적 평가 결과
평가자 1. 그냥 보통 정도로 쓴 거 같음.
평가자 2. 제시된 주제와는 잘 맞는 내용이었지만 적힌 단어들이 대학생 스럽지 못한 것 같다.
평가자 3.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 2. 자아위협 고조건 평가결과



한국심리학회지:건강

- 1172 -

원과 박준호(2016)의 연구(효과크기 =.03)에서

사용한 절차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작성한 글

에 대해 부정적 평가 또는 긍정적 평가를 제시하

는 것으로 자아위협 수준을 조작하였고, 자세한

내용을 그림 2와 3에 제시하였다.

지각된 통제감 조작. 지각된 통제감 조작은

Warburton 등(2006)의 연구(효과크기 =0.14)에

서 사용한 조작방법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소리

의 크기(60dB), 재생시간(1분), 소리의 종류(불쾌

한 소리)는 동일하게 제시하였으며, 소리 종류 선

택, 소리 일시정지, 볼륨 조절 가능 여부로 지각된

통제감을 조작하였다. 지각된 통제감 고집단의 경

우 3가지 소리 선택지를 제시하고 참가자가 한

가지 소리를 선택 한 후 소리를 청취하는 동안

소리를 멈추거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때, 볼륨은 음소거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

해 최소 5dB로 조절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지

각된 통제감 저조건의 경우 3가지 소리 선택지를

제시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선적으로 한

가지 소리가 선택되도록 제시하였으며, 소리를 청

취하는 동안 소리를 멈추거나 볼륨을 조절할 수

없도록 하였다. 자세한 조작 내용은 그림 4와 5에

제시하였다.

소리의 종류는 총 3가지(상쾌한 소리/백색소음/불쾌한 소음)이며,
이 중 한 가지 소리에 대해 청취하게 될 것입니다.

청취하게 될 소리는 참가자 본인이 선택하게 됩니다.

아래의 세 가지 소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는 1분 동안 재생됩니다.
제시되는 소리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사용하여 소리의 크기와 지속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리 조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왼쪽 두 가지 버튼은 일시 정지와 재생 버튼으로

소리를 중지하거나 다시 재생할 때 사용합니다.
오른쪽 두 가지 버튼은 소리조절 버튼으로

소리를 높이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소리 재생 중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소리 재생시간은 1분이며, 소리를 끝까지 청취하여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림 4. 지각된 통제감 고조건 지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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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측정

본 연구에서는 공격 행동을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Warburton 등(2006)의 연구에

서 사용된 핫 소스 패러다임을 수정하여 선호도

가 낮은 음료수를 타인에게 주는 양을 측정하였

다. 이와 함께, 김민규와 박준호(2018)의 연구에서

사용한 음료수 선택 빈도를 종속측정치로 사용하

였다.

예비연구(음료수 선호도 조사). 비공격 행동

과 공격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음료를 선택하

기 위해, 경상국립대학교에서 20명을 대상(여자16

명, Mage=24.20, SD=1.70)으로 음료수 선호도 예

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20가지

음료가 제공되었으며 ‘OO 음료를 종이컵 한 잔으

로 마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마시고 싶다고 생각

하였습니까?’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로 물어보았

다(1: 전혀 마시고 싶지 않다～7: 매우 마시고 싶

다). 선호도 조사 결과, 선호도 평균이 1점～2점대

로 나온 음료 2가지와 3점～4점대로 나온 음료 2

가지, 5점 후반대로 나온 음료 2가지를 선택해서

총 6가지 음료가 선택되었으며 선택된 음료는 다

음과 같다. 레몬즙(M=1.95, SD=1.15), 차가버섯

(M=2.80, SD=1.36), 레쓰비(M=3.90, SD=1.94),

황금보리(M=4.45, SD=1.54), 사과주스(M=5.80,

SD=1.20), 밀키스(M=5.85, SD=1.09).

음료수 양(ml). 사전 음료수 선호도 조사에서

선호도가 낮게 평가된 음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하

는 양을 종속 측정치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때,

선호도가 극단적으로 낮은 음료(레몬즙)를 제시할

경우 참가자 개인의 선호도가 종속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호도가 평균 2점대로 조사된

소리의 종류는 총 3가지(상쾌한 소리/백색소음/불쾌한 소음)이며,

이 중 한 가지 소리에 대해 청취하게 될 것입니다.

청취하게 될 소리는 컴퓨터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랜덤으로 제시됩니다.

컴퓨터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세 가지 소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중입니다.

소리는 1분 동안 재생됩니다.

제시되는 소리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크기와 지속시간은 조절할 수 없으며,

설정된 대로 청취하여야 합니다.

소리 재생 중입니다.

소리 재생시간은 1분이며, 소리를 끝까지 청취하여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림 5. 지각된 통제감 저조건 지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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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차가버섯)를 제시하였다.

우선, 공격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세 번째 연구

(신제품 개발을 위한 음료 맛 평가)를 소개하고

맛 평가를 실시한 다음, 문서작성 과제를 같이 한

참가자들에게 제공될 음료 한 가지를 무선적으로

선택하게 하였다(표면적 장치이며 어떤 것을 선택

하든 ‘차가버섯 음료’가 선택되도록 함). 그리고,

선택한 음료의 양을 문서작성 과제를 같이 한 참

가자에게 얼마나 주고 싶은지 표시하게 함으로써

(보기: 30ml, 60ml, 90ml, 120ml, 150ml, 180ml,

210ml), 종속 변인을 측정하였다.

음료수 선택. 차가버섯 음료 이외에 문서작성

과제를 같이 한 참가자에게 주고 싶은 음료를 한

가지 직접 선택하게 한 후, 선택한 음료의 빈도를

종속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조작점검 측정

자아위협. 자아위협의 조작점검을 위해 ‘자신

이 작성한 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받고 난 후, 평

가 결과가 ‘부정적 평가’ 또는 ‘긍정적 평가’ 중 어

느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였습니까?’.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받고 난 후, 내 글

을 평가한 상대방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부

정적’ 또는 ‘긍정적’ 중 어느 것에 더 가깝다고 생

각하였습니까?’의 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7점 척도(1 : 매우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 ～ 7 :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로 제시되었다.

지각된 통제감. 지각된 통제감의 조작점검을

위해 ‘연구 2에서 소리를 듣는 동안 소리의 종류,

크기, 지속시간 조절에 대해 ‘자신이 결정’ 또는

‘타인이 결정’ 하는 것 중 어느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였습니까?’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7

점 척도(1 : 매우 자신이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

7점 : 매우 타인이 결정했다고 생각한다)로 제시

되었다. 또 다른 문항으로 ‘연구 2에서 소리를 듣

는 동안 소리의 종류, 크기, 지속시간 조절에 대해

‘자신이 통제’ 또는 ‘타인이 통제’ 하는 것 중 어떤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였습니까?’의 문항을 사

용하였다. 문항은 7점 척도(1 : 매우 자신이 통제

했다고 생각한다 ～ 7 : 매우 타인이 통제했다고

생각한다)로 제시되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SPSS 25.0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각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계수

Cronbach’s 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자아위협

과 지각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음료수 양)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주효과 및 이원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의 상호작용효과가 유

의한 경우 어느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는지 확

인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simple main effect)분석

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로, 음료수 선택빈도에 대

한 검증을 확인하기 위해 Fisher의 정확한 검증으

로 빈도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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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독립변인 조작점검

자아위협. 자아위협 조작점검 문항을 종속변

인으로 하여 2 (자아위협 : 고/저) ✕ 2 (지각된
통제감 : 고/저)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받고

난 후, 평가 결과가 ‘부정적 평가’ 또는 ‘긍정적 평

가’ 중 어느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였습니까?‘

문항에서 자아위협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F(1,

82)=605.29, p<.001. 구체적으로 자아위협 고조건

(M=2.32, SD=0.69)은 저조건(M= 5.95, SD=0.66)

에 비해 평가 결과가 더 부정적이라고 인식하였

다.

또한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받

고 난 후, 내 글을 평가한 상대방들이 나를 바라

보는 시각은 ‘부정적’ 또는 ‘긍정적‘ 중 어느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였습니까’ 문항에서 자아위협

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F(1, 82)=293.79, p<.001.

구체적으로 자아위협 고조건(M=2.95, SD=0.81)은

저조건(M=5.79, SD=0.68)에 비해 상대방이 자신

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부정적이라고 인식하였다.

지각된 통제감. 지각된 통제감의 조작점검을

위해 지각된 통제감의 조작점검 문항을 종속변인

으로 하여 2 (자아위협 : 고/저) ☓ 2 (지각된 통
제감 : 고/저)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2에서 소리를 듣는 동안, 소리의 종류,

크기, 지속시간 조절에 대해 ‘자신이 결정‘ 또는

‘타인이 결정‘하는 것 중 어느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였습니까?’ 문항에서 지각된 통제감의 주효

과만 유의하였다, F(1, 82)=738.11, p<.001. 구체적

으로 지각된 통제감 고조건(M=1.48, SD=0.80)은

저조건(M=6.24, SD=0.80)에 비해 소리의 종류, 크

기, 지속시간 조절에 대해 자신이 더 결정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연구 2에서 소리를 듣는 동안, 소리의 종

류, 크기, 지속시간 조절에 대해 ‘자신이 통제‘ 또

는 ‘타인이 통제‘하는 것 중 어떤 것에 더 가깝다

고 생각하였습니까?’ 문항에서 지각된 통제감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F(1, 82)=424.59, p<.001. 구

체적으로 지각된 통제감 고조건(M=2.14,

SD=0.93)은 저조건(M=6.12, SD=0.81)에 비해 소

리의 종류, 크기, 지속시간 조절에 대해 자신이 더

통제했다고 인식하였다.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에 미치

는 영향

음료수 양. 각 조건별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

제공 양(ml)의 기술통계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

고,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 제공 양(ml)을 종속측

정치로 하고 2 (자아위협 : 고/저) ☓ 2 (지각된
통제감 : 고/저)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결과

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음료수 양에 대한 각

독립변인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아위협의 주효

과와(F(1, 82)=6.95, p<.05), 지각된 통제감의 주효

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F (1, 82)=18.60,

p<.05). 아울러 이원상호작용효과 역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F(1,82)=4.32, p<.05), 단순주효과

를 분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각된 통제감이 낮은 조건에서 자아위협 고조건

이 자아위협 저조건보다 음료수 제공양이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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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위협
전체

고 저

M SD M SD M SD

지각된

통제감

고 77.14 47.97 71.43 25.94 74.29 38.20

저 142.50 60.69 94.29 45.78 117.80 58.25

전체 109.02 63.20 82.86 38.53 95.78 53.51

표 1.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의 각 조건별 공격 행동(음료수 양)의 기술통계 결과

변량원 df F partial  p

자아위협(A) 1 6.95** .08 .010

지각된 통제감(B) 1 18.60*** .19 .000

A × B 1 4.32* .05 .041

집단 내 오차(S/AB) 79 (2169.30)

주. 괄호안의 수치는 오차제곱평균(MSE)을 나타냄.
        

표 2.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에 따른 공격 행동(음료수 양)의 이원변량분석

변량원 df F partial  

자아위협 at 지각된 통제감(고) 1 .16 .00 .692

자아위협 at 지각된 통제감(저) 1 10.49** .13 .002

주.      

표 3. 지각된 통제감에 따른 자아위협의 단순 주효과(음료수 양)

그림 6.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의 이원상호작용 효과 그래프(음료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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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지각된 통제감이 높은 조건에서는 음료수

제공양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를

그림 6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음료수 선택. 주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자아위

협의 두 조건 간, 지각된 통제감의 두 조건 간에

따른 음료수 선택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표 4세

제시하였고, Man-Whitney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

자아위협

공격 행동

선호도가 중간이상인 음료
(공격행동X)

선호도가 낮은 음료
(공격행동O)

지각된 통제감 고
자아위협 고 17 4

자아위협 저 20 1

지각된 통제감 저
자아위협 고 8 12

자아위협 고 17 4

표 6. 자아위협, 지각된 통제감 및 공격 행동에 따른 음료선택 빈도표

변수 고 저 U p

자아위협 16 5 627.50 .005

지각된 통제감 5 16 627.50 .005

표 5. 자아위협, 지각된 통제감에 따른 공격 행동의 Mann-Whitney 검정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정확한

유의확률

(양측검정)

정확한

유의확률

(단측검정)

 8.07 1 .004 .006 .004

우도비 8.39 1 .004 .006 .004

Fisher 정확검정 .006 .004

선형대선형결합 7.98 1 .005 .006 .004

유효케이스 수 83

표 7.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에 따른 공격 행동의 Fisher 정확검정

공격 행동

선호도가 중간이상인 음료
(공격행동X)

선호도가 낮은 음료
(공격행동O)

자아위협
고 25 16

저 37 5

지각된 통제감
고 37 5

저 25 16

표 4.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의 음료선택 빈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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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으며,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이원상호

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음료수 선택을 종속측

정치로 하고 2(자아위협: 고/저)☓2(지각된 통제

감: 고/저)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표 6에 제시하

였다. 이는 Fisher의 정확한 검정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p=.006),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정확한
유의확률
(양측검정)

정확한
유의확률
(단측검정)



지각된
통제감 고

2.04 1 .153 .343 .172

지각된
통제감 저

7.22 1 .007 .011 .008

우도비

지각된
통제감 고

2.17 1 .141 .343 .172

지각된
통제감 저

7.48 1 .006 .011 .008

Fisher 정확검정

지각된
통제감 고

.343 .172

지각된
통제감 저

.011 .008

선형대선형결합

지각된
통제감 고

1.20 1 .158 .343 .172

지각된
통제감 저

7.04 1 .008 .011 .008

유효케이스 수

지각된
통제감 고

42

지각된
통제감 저

41

표 8. 지각된 통제감의 각 수준에서 자아위협과 공격 행동에 따른 Fisher 정확검정

그림 7.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에 따른 공격 행동 빈도(음료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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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 자아위협이 공격행동이 미치는 영

향이 지각된 통제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

아보기 위해, 지각된 통제감 고일 때 2(자아위협

고/저)☓2(음료선택: 비공격/공격), 지각된 통제감

저일 때 2(자아위협 고/저)☓2(음료선택: 비공격/
공격)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Fisher의

정확한 검정분석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지각

된 통제감 고일 때 자아위협 고조건과 저조건 간

음료선택 빈도에 차이가 없었으나(p=.343), 지각된

통제감 저일 때 자아위협 고조건과 저조건 간 음

료선택 빈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이를 그림 7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자신의 주변 상황에 대해 통제감을

느끼는지에 따라서 자아위협이 공격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에 따라서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을

조작하여 두 변인이 상호작용할 경우 공격 행동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으

로 지각된 통제감 저조건의 경우 자아위협 고조

건이 저조건에 비해 공격 행동(음료수 양, 선호도

가 낮은 음료수 선택빈도)이 높게 나타나지만, 지

각된 통제감 고조건의 경우 자아위협 고조건과

저조건 간의 공격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결과를 보면 첫째,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

제감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주효과를 살펴보면

자아위협 고조건이 저조건보다 선호도가 낮은 음

료수 제공 양이 더 많고,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를

선택하는 빈도가 높아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자아위협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효과

를 입증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Bushman & Baumeister, 1998; Twenge et

al., 2001). 즉,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지니고

있는 관점과 타인의 관점으로부터의 차이가 발생

하여 자아위협을 지각하게 되면 위협을 제공한

대상에게 공격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시

사한다(Baumeister, 1996). 둘째, 지각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주효과를 살펴보면, 지각된

통제감 저조건이 고조건보다 선호도가 낮은 음료

수 제공 양이 더 많고,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를

선택하는 빈도가 더 높아 가설 2가 지지되었다.

이는 통제감을 상실한 개인이 통제감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 공격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Warburton et al., 2006) 시사한다. 특히, 지각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크기

값이 .19로 크게 나타나 자아 위협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기능에 있어 이론적 및

임상적 측면에서 지각된 통제감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이원상호작용효

과를 살펴보면, 지각된 통제감 저조건의 경우, 자

아위협 고조건이 저조건보다 선호도가 낮은 음료

수 제공 양이 더 많고,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를

선택하는 빈도가 더 높은 반면, 지각된 통제감 고

조건의 경우, 자아위협 고조건과 저조건 간에 선

호도가 낮은 음료수를 제공하는 양이나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를 선택하는 빈도에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이는 자아위협

을 당한 상황에서 통제감을 높여주게 되면 자신

이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게 됨으로써 공격 행동

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박세연, 2017)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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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통제감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통제감이

높아지면 대처하려는 동기가 높아지고 다양한 해

결책을 강구하며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문제해결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 적응적인 상태

를 유지하게 되는데(MacNair & Elliott, 1992), 즉

자아위협 상황에서 통제감을 부여하는 과정이 공

격 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

째, Baumeister 등(1996)의 자아위협모형을 적용

하는 대상을 확장시켜 공격 행동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한 데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자기애성 성향을 대상으로 자아위협이 공격 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자기애성 성향군

은 비자기애성 성향군과 비교했을 때 분노 및 분

노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Twenge & Campbell,

2003) 심리적 특성 차이에 따라 공격 행동이 나타

난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자

기애성 성향군을 대상으로 자아위협이 공격 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냄으로써 공격 행동의 원

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였으며 자아위협이 공

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

다.

둘째, 기존의 자아위협모형(Baumeister et al.,

1996)을 이론적으로 확장한 데 의의가 있다. 지금

까지 자아위협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거나 자아위협과 상황적 변인(평가자 지위,

내외집단)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들은 있었

으나, 지각된 통제감과 같이 인지적 변인을 조절

변인으로 선정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연구

는 없었다. 이에 자아위협과 지각된 통제감을 실

험적으로 조작하여 지각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증명했으며 자아위협

이 공격 행동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지각된 통제

감이 높으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임상적 장면에서 공

격 행동을 나타내는 개인에게 치료적 개입 방안

으로 활용될 수 있다. 대개는 촉발상황과 관련된

영역의 통제감을 높여주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이 직접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으나, 치료적 개입

장면에서 이미 과거에 일어난 상황을 변화시키거

나 다루는 경우에 제한이 따른다. 예를 들어, 공격

성을 보이는 개인이 치료적 장면에 왔을 때 이미

과거의 자아위협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통제하기

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공적 자의

식과 지각된 통제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발표 주제 및 발표 준비시간, 발

표 종료시간 등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촉발 상황과 관련된 영역의

지각된 통제감을 조작한 결과, 지각된 통제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크기 값은 .07로

나타났다(진원화, 박준호, 이민규, 2019). 반면, 본

연구에서는 자아위협 상황과 무관한 지각된 통제

감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크기가 .19

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

해보면 촉발상황과 관련된 영역의 통제감보다 촉

발상황과 무관한 영역의 통제감을 높여 주는 것

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치료적 장면에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어려운 경우에는 촉발상황과 무관한 영역의 통제

감을 높이는 개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때, 통제

감을 높이는 과정은 심리치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몇 가지 접근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음챙김 명상은 다른 곳으로 주의가 분산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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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알아차림을 통해 원래 집중하고자 한 대상으

로 돌아옴으로써 자신의 주의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해주며 이는 개인에게 통제감을 부여하게

해준다(엄지원, 김정모, 2013). 아울러 마음챙김 명

상을 활용한 인지치료가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전미애, 김정모, 2011), 마음챙김-

자비명상이 분노 통제를 증진 및 상태 분노를 감

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이현숙, 황성훈, 2018).

이렇듯 주의를 스스로 조절하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통제감을 높이는 개입을 한다면 공격 행동

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넷째, 공격 행동 측정방법의 범위를 확장하였

다. 국내에서는 주로 공격 행동을 측정할 때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며, 국외에서는 실제 행동

을 측정하기 위한 과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음료수 선택 절차(김민

규, 박준호, 2018)를 통해 공격 행동을 측정하여

음료수 선택 절차의 타당성을 검증한 것과 더불

어, 국외 연구에서 공격 행동을 측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핫 소스 할당 과제를 선호도가 낮은 음

료수 제공 양 선택 과제로 수정하여 공격 행동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같은 시

도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핫 소스 할당

과제를 국내 연구에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는 매

운 소스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다른 국가와 비교

할 때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공격 행동을 측

정함에 있어 타당도가 낮아질 수 있는 한계가 따

른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매운맛에 대한 태도

(예: 만약 가능하다면 나는 식사를 할 때 음식에

고춧가루를 추가하는 편이다, 매운 음식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에서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매

운 음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영,

차성미, 정라나, 김광옥, 정서진, 2009). 이 같은

선호도 차이와 대조적으로 본 연구에서 음료수

제공 양 측정 시 사용한 차가버섯 음료의 경우

선호도가 평균 1점대(전혀 그렇지 않다)로 조사되

었으며(SD=1.11), 선호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따라서 개인의 선호도

차이가 극명한 매운 소스보다는 예비연구를 통해

선호도가 낮은 음료수 제공 양을 측정하는 것으

로 한국 문화적 특성에 맞게 공격 행동 측정방법

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측정방법

들은 자기보고식 질문지의 한계점인 사회적 바람

직성 문제에 대한 대안적 방법을 사용될 수 있으

며, 실험실 밖 상황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장래 연구 방향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경남

지역 20대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실험결

과를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

다. 장래연구에서는 여러 지역 인구, 다양한 연령

층에도 적용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실험 종료 후 후속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아위협과 지

각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

적인지, 지속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는 제

한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특성

을 각 조건에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해 무선할당

을 실시하였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공격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분노감, 충동성, 부적응적

신념, 자기애, 부모의 공격성, 학대경험, 또래관계

어려움(심혜수, 2018)을 비롯하여 수치심(이다인,

양재원, 2022; 황지연, 연규진, 2018), 우울 및 품

행장애 성향(박기환, 황선주, 2014), 경계선 성격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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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슬기, 장혜인, 2024) 등 다양한 요인들을 제

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바람직성(박기환, 서민재,

2013), 수치심과 분노(신서원, 2014), 승부욕과 장

기간에 걸쳐 형성된 신체적 공격성(유홍식, 임상

원, 김수정, 박원준, 김인경, 2004)을 공변인으로

선정한 연구들이 있었다. 이에 장래연구에서는 공

격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공변인으로 선정하고 통제하여 자아위협과 지각

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

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에, 조작의 장

기적 효과를 검증하기위해 장래연구에서 후속 측

정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겠다. 넷째, 진

원화 등(2019)의 연구에서 지각된 통제감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효과크기와 본 연구에서 지각된

통제감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크기가 달랐던

점은 무관련 통제감이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지만, 사회불안과 공격 행동이라는 종

속변인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무관련 상황에 비해 관련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이 공격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의 효과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나

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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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a two-way interaction hypothesis was proposed, suggesting that ego threat

would influence aggressive behavior depending on perceived control. This hypothesis was

verified through experiments involving a completely randomized design of 2 (ego threat: high

ego threat/low ego threat) × 2 (perceived control: high perceived control/low perceived control)

with 83 undergraduate student participants. The high ego threat group received negative

feedback (both objective and subjective) after a writing task, while the low ego threat group

received positive feedback. Subsequently, a listening task was conducted to manipulate

perceived control. The high perceived control group had options regarding sound type, sound

pause, and volume control, whereas the low perceived control group had no options in these

areas. Afterward, participants were asked to taste and evaluate beverages to measure

dependent variables and were instructed to complete a questionnaire. The results indicated a

significant two-way interaction between ego threat and perceived control on aggressive

behavior, thus supporting the hypothesis. In the simple main effect analysis, for the low

perceived control group, the high ego threat group allocated more low-preferred beverages than

the low ego threat group. However, for the high perceived control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ggressive behavior between the two group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ven in the presence of ego threat, increasing perceived control can mitigate aggressive

behavior.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ego threat, perceived control, aggressive behavior, negative feedback, inter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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