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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표현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적 관련 

변인: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 표현 양식

정 윤 경* 박 보 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개인의 정서표 과 정서표 양가성의 발달  련요인으로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 표 을 고찰한 

것이다. 이를 하여 학생 547명을 상으로 자신의 정서 표 성, 정서표 양가성과 회고된 어머니의 정

서 표 성을 조사하여 그 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정서 표  정도는 자녀의 정서 표 성과 

정서표 양가성과 높은 련을 맺음이 드러났다. 어머니의 정  정서 표 이 높을수록 자녀의 친  정서

와 정  정서의 표  수 은 높고 정서표 양가성은 낮았다. 어머니의 부정  정서 표 성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  정서 표  수 은 낮으며 정서표 양가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회고된 어머니의 

정 , 부정  정서 표  수 을 함께 고려하여 구별된 네 군집( 정상-부정하, 정상-부정 간, 정하-

부정하, 정하-부정상) 간의 정서표 성과 정서표 양가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정이 높은 두 집

단의 자녀들이 정이 낮은 두 집단보다 낮은 정서표 양가성과 높은 정 , 친  정서 표 을 나타냈다.  

*

주요어: 정서표 성, 정서표 양가성(갈등),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 표

개인 고유의 정서  특성은 자신의 기질과 다양

한 사회  경험과 통합되어 발달되는 것이다

(Denham, Renwick, & Holt, 1991; Denham, 

Zoller, & Couchoud, 1994; Sarrni, 1989). 가정은 

개인이 가장 빈번하고 강하게 정서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최 의 사회  맥락이며 정서  특성을 

형성하는데 결정  역할을 한다. 특히 어머니는 정

서와 련된 기 을 내면화하고 행동을 획득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간주되

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 성

이 자녀의 정서표 성과 정서표 양가성과 맺는 

련성을 살펴 으로서 정서의 사회  발달 요인

을 규명하고자 하 다. 

과거 많은 연구에서 정서의 표 은 개인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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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과 기능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서  

특질로 심을 받아왔다. 가령, 부정  정서에 

한 억제는 스트 스와 침투 ㆍ반추  사고와 신

경계 활동 증가의 만성화를 래해 신체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류 범, 2001), 고민스러운 일이

나 정신  충격을 다른 사람들과 정서 으로 나

는 사람들은 그 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 스 

련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음이 밝 져왔다

(Mendolia & Kleck, 1993; Pennebaker, Hughes & 

O'Heeron, 1987). 한 정서 표 의 억제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을 어렵

게 하여 원활한 인 계 형성을 어렵게 함이 밝

져왔다(Salovey & Mayer, 1990; Greenberg & 

Safran, 1989). 반면, 정서 표  수 이 높은 사람

들은 심리  안녕감이 높으며(King & Emmons, 

1990), 타인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DePaulo, 1992; Sullins, 1989), 정서  지지를 얻

는데 유리함이 밝 져, 개인의 정서 표 이 건강하

고 유능한 삶의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사회  정서 심리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표 수 이 낮은 개인들 에도 심리  불편을 경

험하지 않거나 표  수 이 높더라도 이에 민감하

게 반응하여 더 큰 심리  문제를 경험하는 상

(Bell & Byrne, 1978)을 설명하기 하여 정서 표

양가성의 개념을 제안하 다(Emmons & Colby, 

1995; King & Emmons, 1990; Mongrain & 

Emmons, 1993; Pennebaker, 1985; Sarason et al., 

1991). 정서표 양가성(갈등)*이란 정서 표 에 

한 욕구가 개인의 다른 욕구나 사회  규 과 같

은 다른 목표와 갈등하는 수 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 으로 이는 감정을 표 하고 싶어 하면서도 

억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감정을 표 한 다음 후

회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에서 정서표 양

가성에 한 연구자들은 정서 표 의 수 이 높고 

낮음 못지않게 표 에 한 욕구와 억제에 한 

요구 간의 갈등이 심리  문제를 발생시키는 데 

핵심 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Pennebaker, 1985). 

실제로 몇몇 연구들은, 정서표 양가성은 정서표

성을 통제하고도 자존감  삶의 만족을 포함하는 

응지표와 유의한 부  상 을, 신경증이나 우울 

같은 심리  고통과 유의한 정  상 계를 나타

냄을 밝 (최해연, 민경환, 2007; King, 1993; 

Mongrain & Vettese, 2003; Mongrain & Zuroff, 

1994), 정서표 양가성이 역기능  정서 조 의 핵

심  특징임을 증명하 다. 그 다면 사람들은 왜 

자신의 정서를 표 하는 것에 하여 과도하게 갈

등하고 억제하거나 이를 표 하더라도 후회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반응성의 내면에

는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 하는 것이 개인의 목표

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사회  계를 불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최해

연, 2008). 한 이러한 부정  신념과 높은 갈등

에는 다양한 사회문화  환경의 측면이 여하고 

있을 것이다(노지 , 정윤경, 2010). 특히 어머니의 

정서  양육 방식은 무엇보다 핵심 인 사회환경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정서가 경험되

고 조 되는 과정이 인 계  맥락에서 발생하

는 것이며 그 에서도 어머니와 자녀는 서로에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장 강렬하고 잦은 정서

를 활성화시키는 계이기 때문일 것이다(Dunn & 

Brown, 1991).

실제로 정서 발달에 한 수많은 연구들은 어머

* 선행 연구자들은 정서 표 에 한 갈등(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과 정서표 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을 함께 사용하며 개념 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둘  정서표 양가성

이란 용어를 일 으로 사용하여 논문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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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정서  유능성과 높은 

련을 맺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가령, 어머니가 

어린 자녀에게 애정 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수용 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경우,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개방 으로 표 하고 감정이입도 잘하는 

반면(Boyum & Parke, 1995, Cassidy, 1994; 

Eisenberg & McNally, 1993), 어머니가 통제가 강

하고 체벌과 거부가 높은 경우 자녀는 감정이입이 

낮고 역기능 인 정서 조  능력을 보임을 밝히고 

있다(McFadyen-Ketchum et al., 1996). 하지만 이

와 같은 어머니의 일반  양육태도는 정서 발달과

의 구체  련성을 설명하기에 과도하게 포

이다. 자녀의 정서의 특성을 형성하는 어머니의 특

성을 다루기 해서는 자녀의 정서 경험과 보다 

구체 으로 련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다루어

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Eisenberg, Cumberland와 

Spinrad(1998)는 정서의 사회화 과정에 한 모델

을 제안하고 정서 발달과 련된 부모의 양육 행

동(Emotion Related Parenting Behavior)으로 정서 

표 , 아동의 정서 표 에 한 반응, 그리고 정서

에 한 화를 제안하 다. 이러한 정서 련 양

육 행동들은 통 인 양육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일반 이고 모호한 양육 태도(Parker, 1983; 

Parker, Tulping, & Brown, 1979)와는 달리 정서

의 사회화 과정과 구체 으로 련된 것으로 부모

의 양육 행동을 기술하고 개입하는 데 보다 유용

한 개념이다(노지 , 정윤경, 2010). 이와 같은 정

서 련 어머니 양육 특성  본 연구에서는 ‘정서 

표 ’이 자녀의 정서 발달과 맺는 련성을 살펴보

고자 하 다. 

어머니의 정서 표 은 자녀와의 직  인 정서

 상호 작용 뿐 아니라 가정 내 정서  분 기와 

애정 수 을 결정 짓는 주요한 요인이다(Eisenberg, 

Gershoff, Fabes, Shepard, Cumberland, & Losoya, 

2001; Halberstadt, 1986, 1991; Halberstadt, 

Cassidy, Shifter, Parke, & Fox, 1995). 우선 가정 

내 어머니의 정서표 은 자녀의 정서 표 에 직

 향을  수 있다(Cassidy, Parke, Vygotsky, 

& Braungart, 1992). 가령, 어머니가 정 인 정

서를 많이 보일수록 걸음마기 유아들이 정 인 

정서를 더 많이 표 하는 경향이 있었다(Denham, 

1989). 한 학생을 상으로 한 회고  연구에

서도 원가족의 표 성을 높이 평정한 학생들의 

정서 표  수 이 높음이 보고되었다(Balswick & 

Avertt, 1977; Halberstadt, 1986). 이는 어머니의 

표 성이 아동기 이후에도 지속 으로 향을 미

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정서표 은 자녀가 정서 표

에 한 신념과 가치를 학습하고 한 표  

양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의 정서 표

 특성과 그 내  과정에 향을  수 있다

(Dunsmore & Halberstadt, 1997). 즉, 어머니가 자

신의 정서를 풍부하게 표 하는 경우 아동은 정서

를 표 하는 것이 사회  계나 자신의 정서 인

식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솔직하게 

자신의 정서를 표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어머

니의 다양한 정서 표 의 찰 경험은 한 정

서 표  양식에 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표

에 한 어려움이나 갈등이 높아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반면, 어머니가 정서를 잘 표 하지 않는 

경우 자녀는 정서 표 이 무례하거나 자신이 원하

는 것을 성취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표 양식을 학습하기 한 기회가 제한

되어 높은 갈등을 경험하고 억제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정서 표 이 자녀의 정서 

표 뿐 아니라 이와 련된 핵심  내  과정인 

정서표 양가성의 발달에도 향을 미칠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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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반드시 검증되어

야함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이러한 련성을 직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게다가 기존의 연구들은 어머니의 정  정서 

표 이 자녀의 건강한 정서 표 과 유능한 정서 

조 과 련됨을 일 되게 밝 왔으나, 어머니의 

부정  정서 표 과 련된 자녀의 정서  특성에 

해서는 일 이지 않은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Halberstadt, Crisp & Eason, 1999; Davies & 

Cumming, 1994). 가령, 가정 내 부정 정서의 유형

이 강압  (negative-dominant)이냐 유순한가

(negative - submissive)에 따라 부정 정서가 자녀

에게 미치는 향이 달랐으며(Thompson & 

Meyer, 2007), 부모와의 갈등이 높아도 그것이 해

결되는 경우 아동의 정서  유능성은 오히려 더 

높았다. 한 Kochanska(2001)는 안정  애착을 

형성한 부모는 부정 , 정  정서에 하여 모두 

이야기하지만 불안정 인 부모는 부정  정서에 

해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밝 , 부정  

정서에 한 표출과 소통 한 안정되고 친 한 

정서 발달에 필요한 것임을 제안하 다. 이는 부모

의 부정  정서의 표 이 험악한 가정 내 분 기

를 조장하는 역기능 인 측면도 있지만 아동이 정

서 표 에 한 신념을 형성하고 표  략을 획

득하는데 요한 기회가 되는 양가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어머니의 부정  정서 표 에 한 연구

는 그것 자체의 강도와 빈도뿐 아니라 부정  정

서가 표 되는 보다 반  조건과 맥락을 고려하

여야 할 것이다. 가령, 정 , 부정  정서 표 이 

모두 낮은 수 인 가정 내의 자녀들의 정서 발달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정  정서 표 이 높더

라도 정  정서 표  한 함께 높은 가정 내 

분 기의 자녀들은 어떠한 정서  특성의 발달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 , 부정  

정서 표  수 이 각각 자녀의 정서  특성과 맺

는 련성뿐 아니라 정 , 부정  정서 표  정

도를 함께 고려한어머니의 정서표  특성이 자

녀의 정서 표 과 이에 한 양가  태도의 발달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이는 어머니

의 부정  정서 표 이 자녀의 정서  유능성 발

달과 련된 역할을 하기 해 필요한 조건으로 

어머니의 높은 수 의 정  정서 표 을 검증하

기 함이다. 즉, 어머니의 높은 수 의 정  정

서 표 은 부정  정서 표 의 역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보호  요인임을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보다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다룬다.

첫째, 회고된 어머니의 정 정서 표 성은 자

녀의 정서 표 성과 정서표 양가성과 어떠한 

련을 맺는가?

둘째, 회고된 어머니의 부정 정서 표 성은 자

녀의 정서 표 성과 정서표 양가성과 어떠한 

련을 맺는가?

셋째, 회고된 어머니의 정 , 부정  정서 표

의 양상에 따른 자녀의 정서 표 성과 정서표  

양가성은 어떠한가?

방 법

연구 상*

* 본 연구에서는 학생을 상으로 자신이 아동이었을 당시 어머니의 정 , 부정  정서표  양상을 회고하고 

재 자신의 정서표 과 정서표 양가성을 보고하게 하여 이들 간의 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아동기 형성된 정서

 특징이 안정 으로 유지되고 부모의 정서 표  특성이 지속 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며(Mongr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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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 학 학부생 547명을 상으로 설

문지를 실시하 으며 분석에 합하지 않은 설문 

15부가 제외되어 총 532명의 결과가 분석에 사용

되었다. 참가자  남학생은 180명이며 여학생은 

352명이었다.

측정도구

정서 표 성 질문지(EEQ)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정서 표 성을 측정하기 

해 하정(1997)이 번안한 King & Emmons(1990)

의 정서 표 성 질문지(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실제 표  

행동에 을 두고 정서 표 성을 측정하는 16문

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하 요인으

로 친  정서 표 과, 부정  정서 표  그리고 

정  정서 표 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  그 지 않다’를 1 , ‘항상 그 다’를 5 으로 

구성한 Likert 방식의 5  척도를 사용하 으며 

체 척도 신뢰도는 .71이었다. 친  표 성은 .63, 

정  정서 표 성은 .60, 부정  정서 표 성은 

.50 이었다.

정서표 양가성 질문지(AEQ) 

본 연구에서는 King과 Emmons(1990)의 정서 

표  양가성 질문지(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를 최해연(2008)이 

번안ㆍ타당화한 자녀 정서 표 의 양가성 척도를 

사용하 다. AEQ는 정서 표 , 정서 리, 정서 

규제, 미묘한 정서 표 에 한 고민 과정에서 개

인이 경험하는 갈등과 억제행동을 측정한다. 척도 

제작시에는 정  정서표 양가성 10문항, 부정  

정서표 양가성 18문항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었으

나, 두 하  요인 군집 간 상 이 높아 단일 구성 

개념으로 본다는 King과 Emmons(1990)의 견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단일 요인 척도로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  그 지 않다’를 1 , ‘항상 그

다’를 5 으로 구성한 Likert 방식의 5  척도로 

사용하 다. 척도의 총 은 0-140  범 이며, 

체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0 이었다.

회고된 어머니의 가정 내 정서 표

(Retrospected SEFQ)

학생에 의해 회고되어진 지각된 어머니의 정

서 표 성을 측정하기 해 백미애(2002)가 사용한 

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와 Fox(1995)

의 가정에서의 자기표  질문지(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를 활용하 다. 이 척

도는 원래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 표 을 각각 

측정하도록 고안된 부모의 자기 보고 형태이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척도만을 자녀 회고형으로 수

정하여 사용하 다. 즉,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아동

이나 청소년이었을 때 어머니에 하여 회고한 내

용에 근거하여 평정하도록 하 다. 한 어머니의 

정서 표 성을 측정하기 해 자녀와는 다른 척도

를 사용하 는데 이는 SEFQ가 ‘가족구성원이 해 

 일에 해 고마움을 표 하셨다’와 같이 가정에

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와 련된 문항을 포함하

여 자녀가 느낄 수 있는 어머니의 양육 련 정서

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단하 기 

때문이며 피검사자가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에 

하여 동일한 척도로 정서 표 성을 측정하는 데서 

Emmons, 1993), 부모의 정서 표  특성이 자녀의 표  특성에 미치는 향이 아동기에서부터 이후 청소년, 성인

기에 까지 안정 으로 유지된다는(Balswick & Avertt, 1977; Denham, 1989; Halberstadt, 1986) 가정 하에 실시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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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1 1

2  .74
**

1

3  .31** -.41** 1

4  .29**  .34** -.09 1

5  .23**  .22**  .00  .70** 1

6  .24**  .31** -.11**  .76**  .29** 1

7  .19**  .13**  .08  .63**  .30**   .24** 1

8 -.01 -.17
**  .23** -.31** -.20** -.12*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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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의 반  정서표 성, 2. 모의 정  정서표 성, 3, 모의 부정  정서표 성, 

4, 자녀의 반  정서표 성, 5, 자녀의 친 함 표 성, 6, 자녀의 정  정서표 성

7, 자녀의 부정  정서표 성, 8. 자녀의 정서표 양가성 

표 1. 자녀의 정서  특성과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표 성간의 상 계

오는 혼란을 막기 해서이기도 하 다. 체 척도

는 40문항으로 정  정서 표  역과 부정  

정서 표  역의 2개 하  역으로 구성되며, 

정  정서 표 이 23문항, 부정  정서 표 이 17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체 척도의 신뢰도는 

.82, 정  정서 표 성은 .93, 부정  정서 표

성은 .89 이었다.

분석 차 

회고된 어머니의 정 정서 표 성과 부정 정서 

표 성이 자녀의 정서 표 성과 정서표 양가성과 

어떠한 련을 맺는가를 알아보기 하여 상  분

석을 실시하 다. 한 회고된 어머니의 정 , 

부정  정서 표 의 양상에 따른 자녀의 정서 표

성과 정서표  양가성을 비교하기 하서 어머

니의 정 , 부정  정서표  수 에 근거하여 군

집 분석을 실시하 고 군집에 따른 정서 표 성과 

정서표 양가성을 알아보기 하여 다 변량 분

석을 실시하 다. 

결 과 

어머니의 정서표 성과 자녀의 정서  특성간의 

상 계 

자녀의 정서  특성들 간의 련성과 이들과 회

고된 어머니의 정서 표 성과의 련성을 알아보

기 해 상  검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 다. 먼  자녀의 정서 표 성과 정서

표 양가성 간에는 선행 연구(King & Emmons, 

1990)와 일치되게 나타났다. 즉, 정서표 양가성이 

높다고 보고할수록 정(r = -.12, p < .01), 부정

(r = -.18, p < .01), 친 함(r = -.20, p < .01)의 

정서 표  수 이 낮았다.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 표 의 수 과 자녀의 정

서 특성 간 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정  정

서 표 성은 자녀의 정서 표 성과는 모두 유의미

한 정  상 을 나타냈으며(친  표 성: r = .22, 

p < .01, 정  정서 표 성: r = .31, p < .01, 부

정  정서 표 성: r = .13, p < .01), 자녀의 정서

표 양가성과는 유의미한 부  상 을 나타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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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p <.01). 

즉, 어머니가 정 인 정서 표 이 높은 수

이었다고 회고할수록 자녀의 정서  표  수 은 

모두 높았으며 표 에 한 양가 인 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에 의해서 회고된 어머니의 부정  정

서 표 성은 자녀의 정서 표 성과의 련성이 일

이지 않았다. 자녀의 정  정서 표 성과는 

유의미한 부  상 이 나타났으나(r = -.11, p < 

.01), 자녀의 친 감과 부정  정서 표 과는 유의

미한 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부정  

정서 표 은 자녀의 정서표 양가성과는 정  상

을 드러냈다(r= .23, p < .01). 

어머니의 정 , 부정  정서 표 에 따른 군집

과 이에 따른 자녀의 정서표 성과 정서표 양

가성

상  분석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정 , 부정  

정  표 에 따른 자녀의 정서  특성을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어머니의 정  정서 표  수 은 

자녀의 정서  특성에 정 인 련성을 맺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부정  정서의 표 은 그 

련성이 일 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부정  정서가 일차원 으로 자녀의 정서  특성

과 련을 맺기보다는 어머니 개인내의 다른 정서

(가령 정  정서)의 표  수 과 상호작용하여 

그 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 , 부정  정서 

표  수 에 근거하여 군집을 구성하여 이에 따른 

자녀의 정서표 과 정서표 양가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하여 회고된 어머니의 정 , 부정  정서 

표  수 을 투입하여 Hair와 Black(2000)이 제안

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군집을 도출하 다. 각 군집의 회고된 어머니의 정

-2

-1.5

-1

-0.5

0

0.5

1

1.5

2

긍정상부정하 긍정상부정중간 긍정하부정하 긍정하부정상

긍정정서표현 부정정서표현

그림 1. 어머니의 정  부정  정서표 에 따른 군

집 로 일

서 표 수 (SEFQ의 합산)이 표 2에 제시되었으

며 각 군집의 양상이 그림 1에 제시되었다. 

군집 1은 어머니의 정  부정  정서 표 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집단(213명, 43%)으로 ‘ 정상

-부정상’ 집단으로 명명하 다. 군집 2는 어머니의 

정  정서는 평균보다 높지만 부정  정서 평균 

수 을 보이는 집단으로(92명, 17%) ‘ 정상-부정

간’으로 명명하 다. 군집 3은 어머니의 정  

부정  정서 모두 평균보다 낮은 집단(106명, 

20%)으로 ‘ 정하-부정하’로 명명하 다. 마지막으

로 군집 4는 어머니의 정  정서는 평균이하로 

부정  정서는 평균보다 높게 회상한 집단(120명, 

22%)으로 ‘ 정하-부정상’로 명명하 다. 

표 2. 군집별 어머니의 정서 표 성 

    

군집1

정상

부정하

군집2

정상

부정 간

군집3

정하

부정하

군집4

정하

부정상

정 

정서

97.3

(15.3)

104.7

(16.1)

71.5

(14.5)

68.3

(13.6)

부정 

정서

24.7

(8.26)

38.9

(10.0)

32.7

(9.1)

46.1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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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어머니의 정서 표 에 따른 자녀의 정서 표 성과 정서표 양가성

어머니

자녀

1

정상-부정하

2

정상-부정 간

3

정하-부정하

4

정하-부정상
사후검증

친 감표 2.8(.73) 3.2(.82) 2.4(.55) 2.6(.64) 1=2>3=4

정정서표 3.8(.81) 3.9(.99) 3.43(.85) 3.4(.79) 1=2>3=4

부정정서표 3.1(.70) 3.3(.97) 2.85(.65) 3.1(.93) 2>1=4>3

정서표 양가성 76.6(14.52) 74.7(15.50) 83.4(16.42) 86.2(16.47) 1=2<3=4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 표 에 따라 구별된 군집

에 따라 자녀의 정서 표 성  정서표 양가성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해 네 군집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녀의 정서  특성들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

니의 정서 표  범주에 따라 자녀의 친  표 성, 

F(3, 528)= 11.19, p < .01, 정  정서 표 성, 

F(3, 528)= 15.59, p < .01, 부정  정서 표 성, 

F(3, 528)= 5.21 p < .01, 정서표 양가성, F(3, 

528)= 8.76, p < .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 표  형태에 따라 자녀

의 정서특성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해 사후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가 다음과 

같다(표 3). 

먼  자녀의 정서 표   친 감과 정  정

서에 한 표 은 어머니가 정  정서를 높게 

부정  정서를 낮게 (군집 1: 정상-부정하), 는 

평균 수  정도의 부정  정서를 표 했다고 회상

한 집단(군집 2: 정상-부정 간)이 어머니가 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모두 낮게 표 했다고 

회상한 집단(군집 3: 정하-부정하)과 정  정서

는 낮게 부정  정서는 높게 표 하 다고 회고한 

집단(군집 4: 정하-부정상)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자녀의 부정  정서 표 은 군집 2( 정상-부정

간)에서 가장 높았으며 군집 1( 정상- 정하)과 

군집 4( 정하-부정상)에서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

며, 어머니의 정  정서 표 과 부정  정서 표

이 모두 낮은 것으로 회고한 집단의 경우 가장 

낮은 수 을 보 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정서표 양가성은 어머니가 

정정서는 낮은 수 으로 부정 정서는 높은 수

으로 표 했다고 회상하는 집단(군집 4)과 어머니

의 정, 부정 정서 표 이 모두 낮은 것으로 회상

한 집단(군집 3)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어머니의 

정 정서는 높고 부정  정서 표 은 낮거나(군

집 1) 평균 정도로 회상한 집단(군집2)의 자녀들이 

가장 낮은 수 의 정서표 양가성을 보고하 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서 표 성과 이에 한 

갈등이 어떠한 사회환경  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결과물인가를 살펴보고자 하 다. 즉, 아동기의 어

떤 경험이 정서표 에 하여 부정  신념을 내면

화하도록 하여 표 에 하여 높은 갈등을 경험하

고 유연하게 정서를 표 하지 못하도록 하는가를 

탐색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서  발달의 

련 변인으로 어머니의 정서표 을 정서발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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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양육 행동으로 탐색하 으며 그 결과가 다음

과 같았다.

상  분석 결과, 자녀가 회상한 어머니의 정

정서 표  수 과 자녀들의 정, 부정 친 함의 

정서 표  수  간의 높은 련성을 드러냈다. 즉, 

어머니가 정  정서 표  수 이 높았다고 회상

한 자녀들은 자신도 정 이고 친 한 정서를 풍

부하게 표 했다. 한 어머니의 정 정서의 표

이 높았다고 회상한 경우 자녀들의 부정  정서 

표  수  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

머니의 정  정서 표 이 가정 내 정  분

기를 조성하여 자녀가 자유롭게 정서를 표 할 수 

있도록 격려했을 뿐 아니라 솔직한 정서 표 에 

한 정  가치와 신념을 내면화하도록 하여 표

에 하여 갈등을 많이 경험하지 않고 부정 인 

정서라도 자연스럽고 솔직히 표 하도록 이끌었을 

가능성을 제안한다. 반면, 어머니의 부정  정서표

과 자녀의 정서  특성 간의 련성은 간단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회상한 어머니의 부

정  정서 표  수 은 자녀의 정  정서 표

과 부 인 상 을 자녀의 정서표 양가성과는 정

 상 을 나타냈지만 자녀의 부정  정서 표 과 

친 함 표 과는 아무런 련을 맺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는 그간 부정  정서표 에 하여 갈등

인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Halberstadt, Crisp & Eason, 1999; Davies & 

Cumming, 1994). 이는 서론에서도 제안되었듯이 

부정  정서는 그 표 의 기능과 제시하는 메시지

가 단순하지 않아 그 자체가 독립 으로 향을 

미치기 보다는 표 의 맥락이나 다른 유형의 정서

 표 과 상호 련을 맺으며 자녀의 정서  결과

에 향을 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정  정서와 

정  정서의 표  수 에 따라 구별되는 어머니 

정서  양육 패턴을 알아보기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어머니가 정 정서는 높은 

수 으로 부정정서는 낮은 수 으로 표 했다고 

회상하는 집단, 정 정서는 높게, 부정정서는 평

균 수 으로 표 했다고 회상하는 집단, 부정 정서

와 정 정서 모두 낮은 수 으로 표 했다고 회

상하는 집단, 정 정서는 낮게 부정정서는 높게 

표 했다고 회상하는 네 개의 집단이 발생하 다. 

이와 같이 구별된 집단의 자녀들의 정서표 성

과 정서표 양가성을 살펴본 결과 자녀의 정서 표

 수 이 가장 높은 집단은 어머니가 정  정

서는 높게 부정  정서는 낮게 표 했다고 회고한 

자녀들(군집1)과 어머니의 정  정서는 높게 부

정  정서는 간 정도의 수 으로 회상한 자녀들

(군집2)이었다. 이들은 정  정서와 친 감 표

에서 가장 높은 수 의 표 을 보 다. 반면 어머

니의 정 , 부정  정서 표  수 을 모두 낮게

(군집3) 는 정  정서는 낮게 부정  정서는 

높게 표 한 자녀들(군집4)의 경우 자신의 정서를 

많이 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표

양가성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군

집3( 정하-부정하)과 군집4( 정하-부정상)의 자

녀들은 군집1( 정상-부정하)과 군집2( 정상-부정 

간)의 자녀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 의 

정서표 양가성을 보고하여 역기능  정서 조 양

식을 발달시켰을 가능성을 드러냈다. 군집분석에 

따른 결과는 어머니의 정 , 부정  정서를 일차

원 으로 고려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은 상을 드

러내 주었다. 즉, 어머니가 평균 수 으로 부정 정

서표 을 나타내도 높은 수 의 정  정서와 동

반될 때(군집2) 자녀의 정서  결과는 비교  정

이었다. 한 어머니의 부정 정서표  수 이 낮

더라도 정 정서 표 도 함께 낮을 경우(군집3), 

자녀들의 정서  결과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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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 정서 표 의 

기능과 역할을 제안한 것이다. 가정 내 어머니의 

풍부한 정서 표 은 정정서이든 부정정서이든 

자녀가 정서표 과 련된 지식과 신념을 획득하

게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이는 자녀에게 타인의 

다양한 정서표 을 찰하도록 할 뿐 아니라 자신

도 자유롭게 표 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정서

표  방식  조  략을 획득 할 수 있게 한다. 

한 이는 정서 표 과 련된 정  신념과 가

치를 형성하도록 하여 자연스런 정서 표 의 기반

을 마련할 수도 있다(Halberstadt, Crisp & Eaton, 

1999). 

특히, 부정  정서 표 과 련된 학습은 더욱 

요한데 이는 부정  정서가 더 정교하고 복잡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조 된 양식으로 표 되는 것

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가정 내 어머니의 부정  

정서 표 이 이러한 학습에 필요한 기회일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정서 표 의 역기능  측

면으로 그 역할이 발휘되지 못할 수 있다. 어머니

의 부정  정서가 높으면서 정  정서가 낮은 

군집에 해당되는 자녀들이 낮은 정서표 성과 높

은 정서표 양가성을 지님을 드러내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정  정서 표 이 가진 역기능  측면을 

제안한다. 동시에, 어머니의 부정  정서 표 의 

수 이 평균 정도이면서 정  정서 표 의 수

이 높을 때 자녀가 건강한 정서  특성을 발달시

킴을 보여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부정  정서 

표 의 역할을 제안하는 것이다. 즉, 어머니의 강

하고 빈번한 정  정서 표 이 부정 정서표 에 

의해 험악해질 수 있는 가정 내 분 기를 완화하

여 자녀가 부정  정서 표 에서 얻을 수 있는 유

용한 정보를 획득하도록 하 을 가능성을 제시하

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정  부정  정서표

이 모두 낮다고 회고한 자녀들이 정서표 양가성

이 높으며 모든 유형의 정서에서 억제가 높은 특

성으로 성장했음을 드러낸 본 연구의 결과 한 

부정 이든 정 이든 어머니 정서 표 의 요

함을 제안하는 것이다. 낮은 수 의 어머니 정서 

표 은 자녀에게 정서를 표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것이며 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개인  목표

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신념

을 학습하도록 할 수 있다(노지 , 정윤경, 2010). 

한 어머니의 정서 표  억제는 부모 자녀간의 

부족한 정서 상호작용의 신호로 자녀가 한 표

 규칙과 략을 획득하고 정서 표 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악할 능력을 획득할 기회를 충

분히 갖지 못하게 하 음을 의미할 수 있다. 

요컨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 표 이 

자녀의 정서 표 의 행동  측면 뿐 아니라 기

의 심리  과정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

하 으며 무엇보다 가정 내 풍부한 정서 표 이 

건강한 정서 발달에 요한 역할을 함을 제안하

다(Cassidy et al., 1992; Eisenberg et al, 1998; 

Taumoepeau & Ruffman, 2008).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는 정서  특성의 발달  근원에 한 

탐색  연구로서 향후 해결되어야할 연구 문제들

을 남겼다. 

우선 본 연구는 다양한 향요인들 간의 계를 

가정하는 포  구조 모형을 제시하지 않고 어머

니의 정서 표 성이라는 단편 인 정서 련 양육 

특성을 가지고 자녀의 정서특성을 설명했다는 제

한 을 가진다. 이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룬 

어머니의 정서 표 성뿐 아니라 다양한 부모·자녀 

정서 특성을 고려한 연구 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직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한 본 연구는 자녀

를 상으로 한 회고  보고를 통해 ‘지각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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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의 개인 특성  양육 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에서 그 한계를 갖는다. 물론 몇몇 선행 연구들은 

실제 부모의 양육행동보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보고가 자녀의 심리  응과 더 련된

다고 보고하고 있으나(Rohner & Pettengill, 1985; 

Parker, 1983), 실제 부모의 특성은 자녀의 보고와 

다를 수 있고 회고 보고에는 다양한 인지  편향

이 반 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가 스스로 보고한 정서  특성과 자녀가 보고한 

부모의 정서  특성 간 계를 밝  이와 같은 연

구 방식의 문제와 제한 을 구체 으로 제시해 주

어야하며, 부모 자녀 간 정서  특성의 련성을 

보다 면 하게 살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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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ospected Mother's Emotional 

Expressivness as a Developmental Correlate 

of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Yoonkyung Jeong Bo-Eu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resent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retrospected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s a 

developmental correlate of their off-spring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For these ends, 547 College students completed questionaries including EEQ, 

AEQ, and retrospected SEFQ of their mo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college 

student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their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are highly 

correlated to their retrospection of their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When they retrospect 

that their mother's expression of positive emotion was high, their positive and intimate emotional 

expression are high and their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was low. When they report 

that their mother' expression is low both in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 they were also low in 

their emotional expression and most high in their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Keywords: Emotional Expressivenes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Retrospected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