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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따른 아동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신념

노 지 영 정 윤 경**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아동상담학과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정서표 양가성과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의 발달  련변인으로 자녀의 부정  정서표

에 한 어머니의 반응양식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하여 13～15세 아동을 상으로 정서표 양가성, 정서

표 에 한 부정  신념과 자녀가 지각한 부정  정서표 에 한 어머니의 반응을 조사 하 다. 그 결과 

부정  정서표 에 한 어머니의 반응양식과 정서표 양가성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이 유의미한 

련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모든 유형의 비지지 인 반응(처벌, 최소화, 심리  고통)은 아동의 높은 수 의 

정서표 양가성과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과 유의미한 련이 있었다. 한 비지지  반응의 하 차

원에 따라 구별된 네 개의 집단 간에 자녀의 정서표 양가성과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  세차원의 비지지  반응 수 이 모두 높은 집단의 자녀들이 가장 높은 정서표

양가성과 가장 부정 인 정서표 신념을 갖고 있음이 나타났다.

주요어: 정서표 양가성, 자녀의 부정  정서표 에 한 어머니 반응, 정서표 신념

최근 들어 건강한 삶의 주요 요인으로 정서표

성과 더불어 정서표 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이 제안되고 있다(King 

& Emmons, 1990; Pennebaker, 1985; Salovey, 

Mayer, Golman, Turvey & Palfai, 1995). 이는 겉

으로 드러난 정서의 표 과 그 행동 양식 뿐 아니

라 정서  반응에 이르기까지의 내  경험과 갈등

의 수 이 개인의 심리 , 신체  응에 핵심  

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Pennebaker, 

1985; King & Emmons, 1990). 실제로 많은 연구

들이 정서표 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심리 , 신

체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Emmons & Colby, 1995; King & Emmons, 1990; 

Mongrain & Emmons, 1993; Pennebaker, 1985; 

Salovey et al., 1995; Sarason, Pierce, Shearin, 

Sarason, Waltz, & Poppe, 1991). 이러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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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특성을 설명하기 해서 그간 심리학 분야

에서는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과 같은  

다른 개인의 정서  요인들을 제시하 으나 이를 

아동기 사회화 경험에 따른 발달  산물로 간주하

여 그 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

서는 어머니의 정서  양육특성  자녀의 부정  

정서표 에 한 반응양식에 따른 자녀의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  정서표 양가성을 조사

하여 아동기 경험이 정서  특성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하 다. 

자신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정서를 경험하고 정

확히 인식하여 상황  요구에 맞도록 히 표

하는 것이 개인의 심리 , 신체  응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견해가 두되면서 개인  특질의 

하나로서 정서표 성이 주목받게 되었다(Goleman, 

1995; Salovey & Mayer, 1990). 기존의 정서표

성에 한 연구들은 정서표 성과 개인 내 , 외  

계에 있어서의 정  효과를 연결시키고 있

다.(Collins & Miller, 1994; Cox & McCay, 1982; 

DePaulo, 1992; Emmons & Colby, 1995; 

Mongrain & Vettese 2003; Sullins, 1989; 이주일, 

황석 , 한정원, 민경환, 1997; 한정원, 1997). 한편 

최근의 연구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정서표 성만으

로는 개인의 정서  특성을 모두 설명할 수 없음

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서표 성은 편안하게 

정서를 표 하지 않는 사람과 괴롭게 정서를 억제

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함을 강조한다(King & 

Emmons, 1990; Pennebaker, 1985). 실제로 표 을 

하지 않는 억압형 사람들이 표 하는 민감형 사람

들보다 자신의 건강 문제를 덜 표출한다고 밝힌 

연구들은(Bell & Byrne, 1978), 정서표 결핍 이면

에 다른 정서  요인이 있음을 보여 다. 나아가 

Pennebaker(1985)는 정서표 의 결핍보다 정서를 

표 하고자 하는 욕구와 억제해야 한다는 태도사

이의 갈등이 자율신경계가 만성 으로 각성하도록 

하여 신체 질환을 발 시킴을 발견하 다. 다시 말

해, 정서를 표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요

한 것이 아니라 정서를 표 하고자 하는 의도와 

억제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의 갈등이 더 요하다

는 것이다. 

실제로 King과 Emmons(1990)는 정서표 양가

성의 개념을 정서를 표 하려는 목표가 사회  기

이나 다른 목표들과 갈등을 겪는 것으로 정의하

고 정서표 양가성이 자존감, 삶의 만족과는 부  

상 을, 우울증, 강박증, 신체화 장애, 불안과 같은 

증후와는 정 상 을 보이는 것을 밝혔다. 한 정

서표 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지지

나 공감을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 으며, 친 감에 

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사회  지지를 추구하

기 보다는 회피 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mmons & Colby, 1995). 국내 연구에서도 정서

표 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 스상황에서 정

서 심 처를 사용하여 우울감이 높으며(하정, 

1997), 심리 , 신체  안녕감과 부  상 이 있으

며(이승미, 오경자, 2006; 이주일 외, 1997; 최해연, 

2008; 한정원, 1997) 어머니의 경우 양육태도가 민

감하지 못해 문제 행동 수 이 높은 자녀를 가지

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배민정, 정윤경, 2008). 

이 듯 정서표 양가성의 요성이 두되면서 

연구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며 무엇에 의하

여 과도하게 높은 수 으로 나타나는지에 해 

심을 갖기 시작되었다. 가령, 연구자들은 정서표

양가성과 련된 핵심  요인으로 정서표 의 기

능과 결과에 한 고유의 표상이나 신념을 제안하

다(Beck, Emery & Greenberg, 1985; Jones, 

Abbey & Cumberland, 1998).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서표 에 한 신념 는 표상이 

특정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표 할지 표 을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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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할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Mongrain과 Vettese(2003)는 정서표 에 하여 

갈등하거나 억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서를 표

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다른 사람

과의 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정서표  

결과에 한 부정 인 표상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

다. 한 최해연과 민경환(2005)은 정서표 에 

한 내 표상과 개인  신념을 알아보기 하여 ‘정

서표 에 한 신념(Belief about Emotional Expression)

척도’를 개발하여, 표  행동  그 결과에 한 

부정 인 평가는 표  억제 목표를 생성하고 자연

스러운 표  욕구와 갈등을 일으켜 개인을 양가  

상태에 있게 함을 밝 , 정서표 양가성과 련된 

내 기제로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이 작용

함을 증명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표 에 한 부정  신

념은 정서표 양가성의 직  원인으로 간주 될 

수 없다. 즉,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이 반드

시 정서표 양가성에 선행하지 않아 변인들간의 

인과  방향성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두 변인을 

모두 설명하는 선행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따라서 정서표 양가성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규명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서표

양가성과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 모두를 

설명할 수 있는 발달  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다른 측면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정서

 특성 한 개인 내 기질  소인과 외  환경의 

두 측면이 모두 작용하나 정서  특성은 사회 계

 맥락에서 경험되고 조 되는 과정을 통해 구성

되기 때문에 외  환경에 보다 많은 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가 가장 처음 

하는 사회  계의 상이며 자녀의 정서  발

달에 가장 강력한 향력을 미치는 사회화 요원

(socializer)이다(Goleman, 1995). 따라서 개인의 정

서  특성을 이해하기 해서 어머니의 양육 특성

과 이와 련된 어머니의 심리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정윤경, 2008). 

이와 같이 정서발달과 련된 어머니의 양육태

도를 설명하기 하여 Eisenberg, Cumberland와 

Spinrad(1998)는 정서의 사회화 과정에 한 모델

을 제안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변인으로 자녀의 

정서에 한 반응, 정서에 한 화, 정서표 성

을 제안하 는데 특히, 그들은 자녀가 정서를 표

했을 때 이에 한 어머니의 반응이 자녀의 정서

표 과 조 에 강력한 향을 미치며 정서  상호

작용에 한 인지  도식에 향을 끼친다고 주장

하 다(Eisenberg, Fabes & Murphy, 1996; Davies 

& Cummings, 1994; Dunsmore & Halberstadt, 

1997; Thompson, 1998). 특히 이들은 분노나 슬픔

과 같은 자녀의 부정  정서표 에 한 어머니의 

반응을 강조하 는데, 이것은 정  정서보다 부

정  정서가 더욱 요한 조 의 상으로 보다 

요한 정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겼

기 때문이다(Eisenberg et al., 1996; Dunn, Brown, 

& Beardsall, 1991).

실제로 Fabes, Eisenberg 그리고 Bernzwing(1990)

는 자녀가 부정  정서를 표 했을 때 어머니의 

반응을 크게 지지 , 비지지  태도로 나 고 각각 

3가지 하  유형을 구분하여 제안하 다. 먼  어

머니의 지지  반응으로는 자녀의 부정  정서표

을 수용하고 격려하는 표 격려반응, 자녀의 기

분이 다시 회복되어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정서 

 반응, 자녀의 부정  정서를 유발시킨 스트

스에 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 

 반응의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어머니의 

비지지  반응은 자녀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최

소화하거나 자녀가 경험하는 부정  정서나 스트

스 반응의 가치를 낮추는 최소화 반응,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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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서표 에 해 언어 , 신체  처벌을 하

는 처벌 반응, 자녀가 부정  정서를 표 했을 때, 

어머니 자신이 경험한 심리  괴로움, 불안 그리고 

스트 스를 드러내는 심리  고통 반응들을 포함

한다.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  정서표 에 하여 지

지 인 반응을 보인 경우 자녀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는 능력이 발달되어 공감 능력

이 높았고 보다 나은 처, 지각된 주의 조  그리

고 높은 수 의 사회  기능을 보 다(Denham, 

Mitchell-Copeland, Strandberg, Auerbach, & 

Blair, 1997; Eisenberg et al., 1996; Gottman, 

Katz & Hooven, 1996). 한 정서표 에 한 어

머니의 수용은 자녀가 정서를 다를 수 있게 기꺼

이 돕는 것과 결합될 때, 자녀의 높은 수 의 각성 

조 과 사회  유능감이 있었다(Gottman et al., 

1996). 

반면 자녀가 부정  정서를 표 했을 때 어머니

가 비지지  반응을 하게 되면, 자녀는 자신의 정

서를 숨기고, 억제하는 것을 획득하게 된다(Buck, 

1984). 자신의 정서 표출에 한 어머니의 비지지

 반응은 자녀로 하여  정서 경험과 처벌을 강

하게 연합하여 정서 유발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

게 하고(Gottman, Katz & Hooven, 1997), 정서

으로 유발된 각성수 은 이를 더 높이거나 연장시

켜 하게 조 하지 못하고 역기능  표출 행동

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Gottman, Katz 

& Hooven, 1996). 한 어머니의 비지지 인 반응

은 자녀로 하여  자신과 타인의 정서표 을 부정

이거나 인 것으로 지각 하게 할 것이며, 

결과 으로 이들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표출의 의

미를 탐색하거나 이를 다루는 방식을 획득할 기회

를 놓치게 만들 것이다(Eisenberg et al., 1998). 실

제로 과거 연구 결과들은 어머니의 비지지  반응 

 처벌 인 반응은 자녀의 외 화 문제행동과 

련이 있었으며, 최소화 반응은 회피 처와, 심리  

고통반응은 우울이나 불안과 높은 련성이 있음

을 밝히고 있다(Eisenberget al., 1996; Krause, 

Mendelson & Lynch, 2003).

요컨  자녀의 부정  정서에 한 어머니의 비

지지  반응은 자녀의 정서표  해서 갖는 신념

과 이를 통해 경험하는 갈등에 핵심  선행요인으

로 가정되나 그 련성을 직  살펴본 연구가 없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isenberg 등(1998)이 

제안한 자녀의 부정  정서표 에 한 어머니의 

반응이 자녀의 정서표 양가성과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에 어떠한 련성을 맺는지 알아보고

자 하 다. 보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

의 부정  정서표 에 한 어머니의 비지지  반

응이 아동의 정서표 에 하여 갖게 되는 부정

인 신념과, 정서표 에 하여 갖는 갈등(정서표

양가성)과 어떠한 련을 맺는지 알아보고, Eisenberg 

등이 제안한 비지지  반응의 하  유형과 이에 

따른 서로 다른 어머니의 양육 패턴이 아동의 정

서표 에 하여 갖게 되는 신념과 갈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시도하는 정서조 의 내

과정을 이해하고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되

며 여러 가지 정서  자극에 한 표 이나 략

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시기인 아동 후기(13～15세)

의 피험자를 상으로 선정하 다. 한 본 연구에

서는 어머니에게 직  정서표 에 한 반응 양식

을 질문하는 신에 자녀들이 어머니에 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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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반응양식을 보고하게 하여 지각된 양육행

동방식이 자녀의 정서  특성에 어떠한 향을 맺

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어머니의 직  보고 

보다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특성이 자녀의 정서, 

행동 특성들과 더 강하게 련되기 때문이다

(Rohner & Pettengill, 1985).

이에 따라 서울, 경기지역 등학교 6년 학생 

250명과 서울, 충남지역 학교 2～3년 학생 250

명, 총500명을 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 으며 분

석에 합하지 않은 설문 82부가 제외되어 총 418

명의 결과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  남자는 

162명(39%), 여자가 254명(61%)이었다.

측정도구

한국  정서표 양가성 질문지(AEQ-K)

본 연구에서는 King & Emmons(1990)의 정서

표  갈등 질문지(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최해연

(2008)이 한국 문화의 맥락에서 타당화한 한국  

정서표 양가성 질문지를 자녀의 정서표 양가성 

척도로 사용하 다. AEQ-K는 정서표  상황에서 

상반되는 목표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한 노력으

로 정서표   조 , 정서표 에 해 개인이 경

험하는 양면성 혹은 양가감정을 측정한다. 한국  

정서표 양가성 질문지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 상인 자녀의 특성에 따라 맞지 

않는 질문(19번 문항)은 삭제하여 총 20문항으로 

사용하 고, 리커르트식 5 (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 척도 상에 평정한다. 하  요인 군

집 간 상 이 높아 단일 구성 개념으로 본다는 

King & Emmons(1990)의 견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도 단일 요인 척도로 분석에 사용하 다. 본 연

구에서는 체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89 

이었다. 

정서표 에 한 신념 질문지(BEE)

최해연과 민경환(2005)이 정서표 규칙이나 정

서조  방식에 향을 미치는 내  표상을 알아보

기 해 개발한 정서표 에 한 신념 척도(Belief 

about Emotional Expression: BEE)를 사용하 다. 

정서표 의 기능이나 결과에 한 부정  신념을 

측정하며, 정서표 의 기능으로 자기보호, 친사회

성, 유용성, 습성 등의 내용 역을 포함한다. 정

서표 에 한 신념에는 ‘도구- 습  신념’(정서

표 의 부정  결과에 해 일반화된 기 와 합리

이지 않다는 사회 습  기 )과 ‘정서- 계  

신념’(정서표 이 인 계에 갈등을 해롭게 작용

할 것이라는 기 와 정서  보상을 주지 못한다는 

믿음)의 두 요인으로 구성된다. 정서표 에 한 

신념 질문지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

커르트식 5 (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 

척도 상에 평정하 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이 척

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도구- 습  신념이 

.79, 계-정서  신념이 .79, 체 척도가 .87 이었다.

지각형 자녀의 부정  정서에 한 어머니의 

반응양식 측정 도구(CCNES)

Fabes, Eisenberg 와 Bernzwing(1990)이 개발한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는 자녀가 부정  정서를 보일 때의 어머니

의 반응양식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본 연구는 박유

경(2009)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13세 이

의 어머니 반응을 회고하여 보고하는 식으로 수정

하여 사용하 다. 이 척도의 구성은 자녀가 부정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12가지 상황과 그에 따른 6

개의 어머니 반응 범주로 구성되며, 총 72문항이

다. 어머니 반응 유형은 표 격려 반응(Exp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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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변인 간 상 계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4

1. 지지 반응 -

1-1. 표 격려 .87** -

1-2. 정서 .95
** .74** -

1-3. 문제 .92** .65** .86** -

2. 비지지 반응 .07 .13** .03 .04 -

2-1. 심리 고통 -.27** -.20** -.28** -.26** .74** -

2-2. 처벌 .08 .14** .05 .05 .91** .55** -

2-3. 최소화 .29** .32** .23** .24** .88** .44** .73** -

3. 부정 신념 .00 .07 -.01 -.05 .28** .16** .30** .25** -

3-1. 도구 습 .03 .09 .01 -.02 .29
** .16** .32** .24** .94** -

3-2. 계정서 -.02 .03 -.03 -.07 .23** .13** .24** .21** .92** .72** -

4. 정서표 양가성 -.07 -.07 -.07 -.05 .24** .19** .21** .20** .55** .46** .57** -

M 2.81 2.42 2.98 3.02 2.22 2.42 1.99 2.24 2.47 2.34 2.61 2.99

SD  .72  .74  .85  .77  .47  .46  .60  .61  .77  .81  .86  .67
*
p<.05, 

**
p<.01.

Encouragement EE), 정서  반응(Emotion 

Focused Reaction, EFR), 문제  반응(Problem 

Focused Reaction, PFR), 심리  고통 반응

(Distress Reaction, DR), 처벌 반응(Punitive Reaction, 

PR), 최소화 반응(Minimizing Reaction, MR)으로 

구성된다. Eisenberg 등 (1998)의 연구에서 이들 6

개 범주를 다시 지지  반응과 비지지  반응의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연구하 다. 본 연구는 

리커르트식 5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로 평정하 고, 지지  반응의 내  합치도

(Cronbach's α)는 .94, 비지지  반응의 내 합치

도는 .90 이었다.

결  과

부정  정서표 에 한 어머니의 반응양식과 

자녀의 정서표 양가성  정서표 에 한 부

정  신념 간의 상 계

자녀의 정서  특성과 어머니의 반응에 한 

반  련성을 알아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 다. 자녀의 정서표

양가성과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 간에도 

유의미한 련성이 나타났는데(r=.55, p<.01), 구체

으로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  계 정

서  신념에서 더욱 높은 정 상 이 나타났다

(r=.57, p<.01). 우선 어머니의 지지  반응과 자녀

의 정서표 양가성  정서표 에 한 부정  신

념 간에는 유의미한 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러나 어머니의 비지지  반응과 정서표 양가성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 간에는 유의미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서표 양가

성, r=.24, p<.01; 부정  신념, r=.28, p<.01). 

어머니의 지지 , 비지지  반응 수 에 따른 자

녀의 정서표 양가성  정서표 신념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반응양식 수 에 따라 자

녀의 정서표 양가성과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CC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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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지 , 비지지  반응의 고․  집단에 따른 정서표 양가성과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의 t-test 결과

정서표 양가성 정서 표 에 한 부정 신념

N M SD t N M SD t df

표 격려
고 67 2.90 0.62 

-1.52
67 2.47 0.79 

.85 149
84 3.07 0.73 84 2.36 0.87 

문제
고 67 2.87 0.71 

-1.19
67 2.40 0.89 

-.64 119
54 3.02 0.69 54 2.51 0.94 

정서
고 60 2.82 0.67 

-2.11*
60 2.38 0.79 

-.48 124
66 3.08 0.73 66 2.45 0.90 

지지

반응

고 68 2.85 0.71 
-1.59

68 2.44 0.85 
0.01 132

66 3.04 0.73 66 2.44 0.94 

심리

고통

고 76 3.28 0.63 
3.74***

76 2.71 0.72 
2.56*** 137

63 2.86 0.71 63 2.38 0.83 

처벌
고 72 3.18 0.68 

3.57
*** 72 2.79 0.71 

5.43
***

129
59 2.75 0.69 59 2.06 0.82 

최소화
고 67 3.32 0.64 

3.41***
67 2.72 0.77 

3.86*** 137
72 2.94 0.67 72 2.22 0.75 

비지지

반응

고 73 3.25 0.64
3.82***

73 2.70 0.74 
4.20*** 136

65 2.82 0.70 65 2.16 0.79 
*
p<.05, 

**
p<.01, 

***
p<.001.

수에 따라 어머니 집단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

다. 어머니의 반응양식의 평균 수(지지 , 2.81/

비지지 , 2.22)에서 1표 편차(지지 , 0.72/비지지

, 0.47) 이상 높거나 낮은 수를 나타낸 집단을 

각각 고집단과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의 

정서표 양가성과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 

수의 차이를 t-검증으로 분석하 다.

지지  반응의 고․ 집단 간에는 정서표 양가

성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 수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비지지  

반응의 고․  집단 간에는 정서표 양가성

(t(136)=3.82, p<.001)과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t(136)=4.20, p<.001)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신의 부정  정서에 

해 비지지  반응을 보 다고 지각했던 고집단

에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정서표 양가성

과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이 나타났다. 

보다 정 하게 어머니의 반응양식에 따른 자녀

간 차이를 살펴보기 해 어머니의 지지 /비지지

 반응의 하 차원에 따라 고집단과 집단을 각

각 선정하여 두 집단 간의 정서표 양가성과 정서

표 에 한 부정  신념의 차이를 확인하 다. 선

정 방식은 지지  반응과 비지지  반응의 고․  

집단을 구성한 방법과 같다. 반 인 지지  반응

의 하 차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

으나, 지지  반응양식  정서 (t(124)=-2.11, 

p<.05)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정서

 반응의 고집단이 집단에 비해 정서표 양

가성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므로, 어머니의 정서  

반응이 자녀의 정서 련 특성에 정 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비지지  반응의 모든 

하 차원인 심리 고통(t(137)=3.74, p<.001; t(137)=2.56, 

p<.001), 처벌(t(129)=3.57, p<.001; t(129)=5.43, 

p<.001;), 최소화(t(137)=3.41, p<.001; t(13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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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종 군집별 심

1. 반  

비지지  집단

2. 자기 심

극집단

3. 회피  

집단

4.지지  

집단

심리

 고통
1.40 -0.18 0.77 -0.84

처벌 1.53 0.29 -0.52 -0.77

과소

평가
1.28 0.51 -0.57 -0.82

군집

크기
73(17%) 130(31%) 63(15%) 152(36%)

그림 1. 어머니 반응 유형에 따른 군집 로 일

p<.001)에서 정서표 양가성과 부정  신념의 유

의미한 차이가 모두 나타났다(표 2 참조).

어머니의 비지지  반응 하 차원에 따른 군집분석

앞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비지지  반응 양식의 

각각의 차원들에 따라 자녀의 역기능  정서 련 

특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이

러한 비지지  반응의 각 하 차원의 조합의 상

 수 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양육 유형에 근거한 

자녀의 정서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비지지  

반응의 하 차원을 토 로 군집을 구성하여 이에 

따른 자녀의 정서표 양가성과 정서표 신념을 다

음과 같이 확인하 다. 이를 하여 비지지  반응 

하 차원의 세 개 변인들인 심리  고통, 처벌, 최

소화의 표 수를 투입하여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1단계에서 Wards 방법을 사용하여 계  군집

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 계수의 변화를 검

토하 을 때 4개 군집이 제안되었다. 1단계에서 생

성된 군집변인들의 각 군집별 평균 수를 기 

심 으로 투입하여 2단계에서 K-means 분석을 실

시하 다. 실시한 결과 최종 으로 4개의 군집으로 

구성되었다(표 3 참조). 비지지  반응의 하 차원

에 따른 각 군집의 양상을 그림 1에 제시하 다. 

군집 1(73명, 체의 17%)은 심리  고통, 처벌, 

최소화 모두 평균보다 높은 집단으로서 ‘ 반  비

지지  집단’으로 명명하 다. 군집 2(130명, 체

의 31%)는 심리  고통수 이 평균보다 낮고 처벌

과 최소화 수 은 평균보다 높은 집단으로서 능동

으로 아이의 부정  정서를 제거하거나 회복시

키려고 하나 자녀 심 이기 보다는 어머니 심

으로 반응하는 집단으로서 ‘자기 심  극 집단’

으로 명명하 다. 군집 3(63명, 체의 15%)은 심

리  고통수 이 평균보다 높고 처벌과 최소화 수

은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서 자녀에게 소극

으로 반응하는 ‘회피  집단’으로 명명하 다. 군집 

4(152명, 체의 36%)는 심리  고통, 처벌, 최소

화 모든 수 에서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서 ‘지지

 집단’으로 명명하 다. 각 군집별 군집변인의 

수들은 군집분석의 정의상 이미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Hair & Black, 

2000), 따로 군집 간 수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

지 않았다.

네 개의 군집이 정서표 양가성과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의 수에서 유의미한 집단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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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서표 양가성과 부정  신념에 한 일원변량분석

정서표 양가성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

1. 반

비지지집단

자기 심

극집단

회피

집단

지지

집단

반

비지지집단

자기 심

극집단

회피

집단

지지

집단

M 3.24 3.08 3.00 2.77 2.71 2.69 2.45 2.16

SD 0.64 0.62 0.71 0.65 0.74 0.71 0.84 0.72

F(3,414) 10.21*** 15.27***

사후검증 4 < 1=2=3 4 < 3 < 1=2
**p<.001, Tukey로 사후검증

그림 2. 군집별 정서표 양가성  정서표  신념

보이는지 알아보기 해 군집을 독립변인으로 하

여 정서표 양가성과 정서표 신념을 종속변인으

로 한 ANOVA(일원변량분석)를 실시하 다. 각 

집단별 종속변인의 평균과 표 편차를 표 4에 제

시하 다. 정서표 양가성과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에 있어서 각 군집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서표 양가성, F(3, 

414)=10.21, p<.001; 부정  신념, F(3, 414)=15.27, 

p<.001).

이러한 결과는 심리  고통과 처벌  최소화에 

따른 세 집단들이 정서표 양가성과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에서 서로 다른 특성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어떤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는지 알아보기 해 Tukey의 사후검증을 실시

하 다.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 고, 각 군집의 

정서표 양가성과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의 

평균 수를 그림 2에 도표로 제시하 다. 그림 2에

서 볼 수 있듯이 정서표 양가성과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 모두에서 지지  집단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를 보 다(정서

표 양가성, 4 < 1=2=3, p<.001;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 4 < 3 < 1=2, p<.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표 /비표 에 기 하는 내면의 

핵심으로 정서표 양가성을 다루고자 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 양가성의 정서  선행 요

인으로서 정서표 신념(최해연, 민경환, 2005), 그

리고 발달  선행 요인으로서 어머니의 정서  양

육 행동(Eisenberg et al., 1998)을 다루었고 자녀

의 정서표 양가성과 정서표 에 한 부정  신

념에 미치는 어머니의 향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가 다음과 같다. 

우선, 자녀의 정서표 양가성은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과 높은 련이 있음을 확인하 다. 

정서를 표 해도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

람과의 계를 불편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반

하는 ‘ 계-정서  신념’에서 더욱 높은 정  상

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최해연(2008)의 연

구와 맥을 같이한다. 그의 연구에서도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  계-정서  신념만이 정서

표 양가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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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서를 표 하는 것은 나약하거나 합리 이지 

않다는 도구- 습  신념은 정서표 의 억제와는 

상 이 있었으나 개인의 부 응에 향을 미치지

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 계  맥락에서 발

생하는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이 개인의 

응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임을 지지한다. 

다음, 자녀의 부정  정서표 에 한 어머니의 

반응양식과 정서표 양가성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간의 유의미한 련성이 확인되었다. 

반 인 어머니의 지지  반응양식과 자녀의 역

기능  정서 련 특성과는 유의미한 련이 없었

으나 어머니의 정서  반응양식에서는 고집단과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정서  

반응이 역기능  정서 련 특성과 련이 있음을 

드러냈다. 선행연구에서 지지 인 부모의 반응이 

아동의 정 인 결과와 련된다는 발견이 있었

지만 이러한 결과는 비지지  반응과 아동의 부정

 결과의 련성보다 덜 일 이 고, 덜 강력하

던 것처럼(Eisenberg et al., 1996; Eisenberg et 

al., 1998),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지지  반응이 

자녀의 역기능  정서특성을 유의미하게 낮춰주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정서  반응을 높은 

수 으로 지각한 자녀들이 유의미하게 낮은 정서

표 양가성을 보이는 것은 정서  반응이 다

른 지지  반응에 비해 자녀의 부정  정서에 직

으로 개입하는 반응이기 때문으로 사료되어 

진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가장 핵심  결과는 자녀의 

부정  정서에 한 어머니의 비지지  반응과 자

녀의 역기능  정서 특성 간 높은 련성이 있었

다는 것이다. 서론에서 측되었듯이 어머니가 자

녀의 부정  정서에 해 비지지 으로 반응한 경

우 자녀의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과 정서표

양가성이 높았다.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자면 

부모의 비지지  반응 수가 평균이상인 고집단의 

자녀들이 집단의 자녀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

은 정서표 양가성과 정서표 에 한 부정  신

념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녀의 부정 인 

정서에 부정 이고 비지지 으로 반응하는 어머니

의 자녀들은 정서조 이나 문제행동에 부정 으로 

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김

문신, 2003; 박유경, 2009; 백미애, 2002; Denham 

et al., 1997; Eisenberg & Fabes, 1994; Eisenberg 

et al., 1998, 1999; 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Hardy, Power, & Jaedicke, 1993). 

자신이 부정  정서를 표 했을 때, 진심으로 다

지지 않고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머니

의 반응을 반복 으로 받게 되면(최소화), 자녀는 

자신의 감정이 요하지 않다고 느끼며 정서를 표

하는 것이 의미 없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한 자신의 부정  정서표 에 해서 

언어 으로나 신체 으로 처벌 받게 되면(처벌), 

자녀는 부정  정서를 표 하는 것은 좋지 않는 

행동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부정  정서를 표  했을 때, 어머니 자신이 괴롭

거나 불편해서 스트 스를 드러내는 반응을 받으

면(심리  고통), 자녀는  다른 부정  정서인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향후 부정  정서를 

표 하면 안 된다는 가치를 더욱 공고히 했을 것

이다. 이러한 경험의 축 은 자녀로 하여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뿐 아니라 실제로 정서를 

경험했을 때 이를 억제하거나 어떻게 표 하면 좋

을지에 하여 높이 갈등하는 특징을 발달시키도

록 하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지지  반응의 하 차원인 최소

화, 처벌, 심리  고통에 따라 구별되는 양육 패턴

을 알아보기 해 군집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 

4개의 독특한 군집이 발생하 다. 4개의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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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하 차원이 모두 높은 ‘ 반  비지지  집단’

에 속하는 자녀들이 다른 집단에 속하는 자녀들에 

비해 역기능  정서특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심리  고통은 평균보다 낮고 처벌과 최소화

가 평균보다 높았던 ‘자기 심  집단’이 심리  

고통은 평균보다 높고 처벌과 최소화가 평균보다 

낮았던 ‘회피  집단’보다 자녀의 정서표 양가성

과 정서표 신념에서 높은 수를 보 다. 즉, 자

녀의 부정  정서표 에 해 언어 , 비언어  처

벌을 가하거나 자녀의 정서표 을 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제거 하려는 ‘자기 심  

극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더욱 큰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

녀의 정서에 해 극 으로 여하지 않고 다소 

회피 이고 소극 인 양상을 보인 ‘회피  집단’ 

역시 자녀의 역기능  정서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극  학  

못지않게 자녀에게 자신의 심리  고통을 드러내

는 소극 인 반응 한 부정  향력이 강력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실제 과거연구에서도 부모

의 심리  고통 반응이 자녀의 사고 억제와 우울, 

불안, 정서표 의 억제와 가장 높은 련이 있음을 

밝혔다(Krause, Mendelson, & Lynch, 2003).

요컨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 인 정서조 의 

핵심  특성인 정서표 양가성과 정서표 에 한 

부정  신념의 발달  련 변인으로 자녀의 부정

 정서표 에 한 어머니의 반응이라는 보다 구

체  양육 행동을 제안함으로써 정서  사회화에 

한 기  자료와 부모 상담이나 어머니교육의 실

제  장면에 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 다. 

그럼에도 정서표 양가성이나 정서표 에 한 부

정  신념에 한 발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이들이 정서 사회화라는 다면 이고 복잡한 과정

에서 어떠한 경로와 기제로 발달되는지에 한 후

속 연구들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가령, 자녀

의 부정  정서에 한 어머니의 비지지  반응양

식이 자녀에게 정서표 에 한 부정 인 인지  

표상을 매개로 하여 강한 정서표 양가성을 발달

시킨다는 것을 가정하는 보다 구체 인 연구 모델

을 설정하고 검증해야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향후 

연구에서는 자녀가 부모 반응을 회고하여 응답하

기보다는 부모 자신의 직  보고를 통한 재검증이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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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Mother's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 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Belief about 

Emotional Expression

Jee-Young Noh Yoon-Kyung Jeong
Departmen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mother's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on child'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Belief about Emotional 

expression. For the ends, children aged from 13 to 15 were asked to complete Questionnaire including 

AEQ(King & Emmons, 1990), BEE(Haeyoun Choi & Kyunghwan Min, 2005), CCNES(Fabes, Eisenberg 

& Bernzwing, 199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child'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to 

their belief on emotional expression. Second, all three types of mothers' nonsupportive reaciton(Distress 

reactions, Punitive responses, Minimization responses) have effect on children's Ambivalence and 

negative belief about emotional expression. Finally, mothers who were highly perceived in all three 

nonsupportive reaction type have children who are most high in Ambivalence and in negative belief 

about emotional expression.

Keywords: Parental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Belief on Emotional Expr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