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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법을 이용한 심리학 연구의 최근 동향과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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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 학교 심리학과

자기기 정보통신의 기술 발달과 더불어 과학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의 일기법은 최

근 큰 발 을 이루었다. 생태순간평가(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로도 불리는

일기법은 자일기를 통해 연구 상의 재 경험과 행동들을 연구 상의 실제 환경에서 실시

간에 가깝게 반복하여 측정한다. 일기법은 회상 편 을 최소화하고, 연구 결과의 생태

타당성을 높일 뿐 아니라 변인들의 시간이나 맥락에 따른 변화를 탐구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세계 으로 심리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일기법을 사용한 연구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기연구법의 발 과정과 일기법의 특징을 소

개하고 해외 연구 동향과 국내 용 상황을 검토하 다. 끝으로 일기연구법의 미래와 가능성

을 망하고 일기 연구 수행에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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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가자에게 자신이 하루 혹은 몇 시간

동안 경험한 일상에 해 일회 혹은 수회에

걸쳐 기록하게 하는 일기법은 실험이나 회상

을 통해 얻기 어려운 일상 인 심리-행동

경험과 그것의 변화를 수집하고 탐색하기

한 연구방법으로 오래 부터 사용되어 왔다

(Allport, 1942; Bolger, Davis, & Rafaeli, 2003;

Wheeler & Reis, 1991). 일기법은 연구 상이 실

제 경험하는 일상을 기록하고 분석한다는

에서 연구 결과의 생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응답자가 평가해야 하는 자기 경험에

한 회상 기간이 짧다는 에서 기억의 오류나

회상편 에 상 으로 덜 향을 받을 수 있

다.

그러나 통 인 일기법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최근까지 하나의 독립된 과학 근방

식으로 심리학자들의 폭넓은 심을 끌지 못

해 왔다. 통 인 일기법은 형 으로 응답

자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그날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종이에 기록하

도록 지시한다. 이와 같이 지필을 이용해 작

성된 응답자의 기록은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의도된 시간에 올바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응답자가 사 에 계획된 시간

이 아닌 임의의 시간에 린 숙제하듯 처리하

는 사후기입을 방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게 얻어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그것이 연구

자의 기 에 부합하든 그 지 않든 분명한 해

석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문제 을 갖는다

(Feldman Barrett & Barrett, 2001; Stone, Shiffman,

Schwartz, Broderlick, & Hufford, 2003). 한 하

루 동안의 경험을 떠올려 기록하도록 하는 방

식은 회상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응답자의 회

상편 으로부터 여 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

다. 게다가 통 인 일기법을 통해 수집될

수 있는 일상 경험의 내용은 자기보고가 가능

한 것들로 한정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심리

학의 다양한 연구문제에 일기법을 용하는데

제약이 있다(Bolger et al., 2003; Intille, 2007).

일기법의 용을 주 하게 하는 다른 어

려움은 일기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

는 것이 종종 복잡한 고려사항들을 수반한다

는 것이다. 일반 으로 각 개인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수집된 일기자료는 응답자마다 기

록시간과 응답수 는 응답 수율(compliance

rate)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비교 가능한 방

식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가 많다. 한 여러 개인으로부터 시간에 따

라 반복하여 측정된 많은 수의 자료들은 일종

의 시계열 자료의 집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러한 자료는 흔히 개인내 유사성과 자기상

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자료는 자료

들 간의 독립성 가정이 배되어 연구자들에

게 익숙한 분산분석이나 회귀분석 등의 일반

인 통계 모형을 이용해 히 분석되기 어

려운 이 있어 일기법을 용하려는 연구자

들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한다.

최근 들어 자기기 정보통신의 기술

진보와 복잡한 형태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한 통계기법의 발 보 으로 인해 일

기를 이용한 연구법은 새로운 기를 맞았다.

연구자들은 휴 용 개인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자화

된 자료 입력 도구들을 이용해, 연구참가자들

이 실제 환경에서 재 경험하고 있는 심리

상태와 사건 상황을 자일기에 기록하도

록 요구하거나 자동화된 기록장치를 이용해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기록들이 요구된

시간에 요구된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높은 생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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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낮은 회상편 이라는 일기연구의 장 을

강화하면서 사후기입을 막지 못하고 응답 수

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 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Feldman Barrett & Barrett, 2001; Piasecki,

Hufford, Solhan, & Trull, 2007; Shiffman, Stone,

& Hufford, 2008).

다른 한편으로 여러 참가자들로부터 얻은

많은 수의 반복 측정치들이 구성하는 방 하

고 복잡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 모형

의 발 도 일기연구의 활성화를 진시켰다.

집 종단자료(intensive longitudinal data: Walls &

Shafer, 2006)로도 불리는 이러한 종류의 자료

를 분석하기 해서는 자료가 갖는 시계열

특성과 종단자료 특성을 고려한 통계모형이

필요하다. 다행이도 지난 십수 년에 걸쳐 종

단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기에 합한 통계모

형으로서 다층모형을 포함한 종단자료 분석

모형과 상태공간모형 등과 같은 고 시계열

모형 등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

며 연구자들이 실제 연구에 용할 수 있도록

리 보 되어 왔다(Collins, 2006; Schwartz &

Stone, 2007). 이와 같은 기술 진보와 통계모

형의 발 에 힘입어 최근 들어 일기법을 이용

한 연구는 그 유용성과 가능성을 새롭게 주목

받으며 심리학을 비롯한 여러 행동과학 역

에서 그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기 연구 분야의 빠른 세계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국내에서는 통 인 일

기법을 용한 연구의 수도 많지 않았을 뿐더

러 특히 자일기의 사용을 포함하는

일기법의 최근 경향을 반 한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과학 연구방법

으로서 일기법의 변천 과정과 최근 발 의 특

징을 요약하고 일기법을 이용한 심리학 련

해외 연구의 동향과 국내 연구의 황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 일기 연구가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앞으로의 일기 연구

법의 발 방향을 망하고 국내 연구자들이

일기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 참고할 사항들

을 제시하 다.

일기법의 변화와 발

지필일기의 발 과 기록 로토콜의 다양화

일기법의 등장과 시간간격에 따른 기록

Allport(1942)에 따르면 일기를 포함한 다양

한 형태의 개인문서들이 1900년 를 후한

심리학 연구의 창기에 이미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그 후 일기를 이용한 연구는 개

인의 내 경험의 찰을 배제하는 행동주의

가 주도하던 1920년 에서 1960년 사이에

모습을 감추었다가 1960년 후반부터 다시

등장하 다(Wheeler & Reis, 1991). 이 시기에

사용된 일기법은 정해진 시간에 필기구를 이

용하여 종이로 된 구조화된 질문지에 기록하

는 방식이었다. 를 들어 Lewinsohn과 Libet

(1972)는 응답자들에게 하루 경험한 유쾌한

활동의 수와 그날의 기분을 기록하게 하 고

Nowlis와 Cohen(1968)은 Nowlis 기분형용사 체

크리스트를 이용해 시험일에 매 시간 기분을

기록하게 하여 시험 후의 기분 변화를 조사

하 다.

이 연구들에 사용된 지필형 일기기록은 응

답자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기분이나 행동을

기록하게 하면서 기록시간과 시간간격이 일정

하도록 사 에 계획되었다. 이 게 하루 혹은

매 시간 등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기록하

게 하는 일기 기록방식을 시간간격에 따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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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interval-contingent recording)이라 하는데 이는

일기 기록방식 가장 단순한 로토콜이라

할 수 있다(Wheeler & Reis, 1991). 시간간격에

따른 기록을 사용한 지필일기법은 이후에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일상에 한 탐색을

해 리 사용되어 왔다(Caspi, Bolger, &

Eckenrode, 1987; Stone &　Neale, 1984; Clark &

Watson, 1988).

지필 일기법은 일반 인 질문지와 비슷하여

응답자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고 비용이 게

든다는 장 을 갖는 반면 응답자의 사후기입

과 회상편 을 막을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시간간격에 따른 기록은 응답자가 따라야 할

규칙이 단순한 반면 응답자가 규칙을 잊거나

외부 요인에 의해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

우에 이를 통제하거나 반 하기 어렵다. 한

기록 시 이 고정되어 있고 기록 시간이 측

가능하기 때문에 측정이 응답자의 경험이나

행동에 향을 미치는 반응성의 문제나 고정

된 기록시 과 련된 제3 요인의 체계 인

혼입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신호에 따른 기록과 경험표집법

시간간격에 따른 기록과 달리 개인의 일상

경험을 무작 로 선택된 시간에 상이한 시간

간격으로 기록하게 하는 방법도 시도되었다.

표 으로 Csikszentmihlayi, Larson과 Prescott

(1977)는 25명의 청소년들에게 일주일간 하루

5-7번 오 8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의 임의의

시간에 무선호출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보냈다.

응답자들은 신호를 받은 그 순간의 활동, 사

고, 감정에 한 자신의 생태 경험을 기록

하도록 요청받았다. 이 방법은 (응답자가 연구

자의 지시사항을 잘 따라 다는 가정하에)

기록시간이나 경험의 내용에 해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기록하게 함으로써

통 인 지필일기법의 단 을 부분 으로 보완

할 수 있었다. 이 방법은 임의의 시간에 달

받은 신호에 의해 기록을 한다는 에서 신호

에 따른 기록(signal-contingent recording)이라고

불린다(Wheeler & Reis, 1991). 다른 연구들에서

는 신호를 알리는 도구로 호출기가 아닌 손목

시계 등이 사용되기도 하 다(Diener & Larsen,

1984; Litt, Cooney, & Morse, 1998).

Csikszentmihlayi, Larson 동료들은 자신

들이 사용한 방식의 일기법을 경험표집법

(experience sampling method: ESM)이라 부르고

이후에도 ESM을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

행하 다( , Csikszentmihlayi & Larson, 1987;

Larson, 1987; Larson, Csikszentmihlayi, & Graef,

1980). 경험표집법은 Diener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1980년 부터 상황에 따른 정서 변

화의 측정을 해 사용되기도 하 다(Diener

& Emmons, 1984; Diener & Larsen, 1984;

Schimmack & Diener, 1997).

사건에 따른 기록과 일상재구성법

생태 경험을 사 에 정해진 일정한 간격

의 시간에 따라 기록하거나 임의의 시간에 신

호를 받아 기록하는 방식 외에도 특정한 사건

의 발생에 따라 기록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하 는데 이러한 방식을 앞서 설명된 기록

로토콜들과 구분하기 해 사건에 따른 기록

(event-contingent recording)이라 일컫는다(Wheeler

& Reis, 1991). 이 방식의 선구 이자 표 인

연구는 Rochester Interaction Record(RIR)를 이용

한 Wheeler와 Nezlek(1977)의 연구이다. 이들은

사회 상호작용의 성차를 연구하기 해 58

명의 학 신입생들에게 10분 이상 지속된 사

회 상호작용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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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련된 다양한 정보를 2주에 걸쳐 기록

하게 하 다. 다른 연구자들도 유사한 방법으

로 사회 상호작용과 련된 연구들을 수행

하 다( , Cote & Moskowitz, 1998; Leary et al.,

1994). 이 밖에도 사회비교(Wheeler & Miyake,

1992), 음주 흡연행동(Shiffman et al., 1994),

섭식 음주행동(Decastro & Pearcy, 1995) 등

에 한 연구들에서도 사건에 따른 기록 방법

이 사용되었다.

사건에 따라 경험을 기록하게 하는 방법은

사건의 발생 직후 기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상편 과 사후기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반

면 응답자가 어떤 사건을 기록할 경험으로 간

주할 것인지에 해 매번 단해야 하고 사건

발생 마다 잊지 않고 기록을 해야 하는 부담

을 갖게 된다. 따라서 기록해야 하는 사건이

비교 명확히 정의되고 인지될 수 있는 경우

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날의 일과를 떠올려 요한 일

화들을 시간에 따라 목록으로 기록하게 한

후 사건이 벌어진 장소, 함께 있던 사람, 활

동내용 그 때 경험한 정서상태 등을 각

일화별로 평가하도록 하는 일상재구성법(Day

Reconstruction Method)이라는 방식의 지필일기

법이 사용되기도 하 다(Kahneman, Krueger,

Schkade, Schwarz, & Stone, 2004, 2006). 일상재

구성법은 기본 으로 경험의 평가를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지만 시간에 따라 배열한 일화

를 통해 날의 경험을 체계 으로 재구성하

게 함으로써 형 인 하루 단 의 지필일기

에 비해 기억의 오류를 일 수 있고 시행이

간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등의 실용

이 이 있어 규모 서베이 조사를 이용한 일

상 연구에 주로 이용되어 왔다.

일기법의 등장과 발

자일기를 이용한 일기법의 등장

앞서 소개한 일기법들은 기록 방식에 따라

시간간격에 따른 기록, 신호에 따른 기록, 사

건에 따른 기록 등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응

답자가 자신의 경험을 종이에 기록한다는 공

통 을 갖고 있다. 지필일기의 근본 인 문제

는 응답자가 경험을 기록한 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기록의 신뢰성을 응답자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데 있다. 측되지 않은 시간에 울린

신호에 따라, 는 사건에 따라 기록하게 하

는 방식의 로토콜은 부분 으로 응답자의

회상 오류를 이고 응답 수율을 높이기

해 고안되었지만 이 같은 로토콜의 설계만

으로는 응답자가 기록하게 되어 있는 시 에

제 로 기록을 했는지를 객 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으로 1990년 반부터 일기의 내용을 자

기기에 기록하고 기록한 시간을 장할 수 있

는 장치를 사용한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 , Stone et al., 1998; Stone & Shiffman, 1994).

이 방식의 형 인 형태는 지필일기의 내

용을 컴퓨터 로그램을 이용해 자일기의

형태로 제작한 후 연구 참가자가 휴 하고 다

닐 수 있는 PDA에 설치하고 사 에 설정된

고정된 혹은 임의의 시간에 기기에서 신호가

울리거나 지정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순간의

자신의 생태 경험을 자일기에 기입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응답자가 자일기에 내용

을 입력하기 시작한 시 과 마치는 시 의 시

간은 PDA에 자동으로 기록이 된다. 연구자

가 원할 경우 신호음이 울린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일기에 입력을 할 수 없게 할 수

도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응답자에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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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 시간에 응답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응답 수율에 한 직 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사후기입 등의 문제를 원천 으로 차

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문항에 응답하

는 데 걸린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응답이

성실히 수행되었는지에 한 간 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연구의 필요에 따라서는 질문

문항의 순서를 무선화 하거나 개인 마다 서로

다른 문항을 제시하는 등의 탄력 인 변형

한 가능하다. 물론 모든 기록은 자동으로

장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 사람이 직 자료

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로부

터도 자유롭다(Bolger et al., 2003; Feldman

Barrett & Barrett, 2001; Piasecki et al., 2007;

Shiffman et al., 2008).

자일기를 이용한 기 연구들로는 흡연

연 행동에 한 Shiffman과 동료들의 연

구들( , Shiffman, Hickox et al., 1996, 1997;

Shiffman, Paty, Gnys, Kassel, & Hickcox, 1996)

을 비롯하여 만성통증에 한 연구(Stone,

Broderick, Porter, & Kaell, 1997), 스트 스와

처에 한 연구(Stone et al., 1998)가 리 알려

져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임상, 성격, 건

강, 사회, 조직 등 심리학의 많은 분야의 연구

들에 자일기를 이용한 일기법이 폭넓게 사

용되고 있다.

PDA 등의 휴 용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일기기록을 자화 하는 다른 방법들

도 응용되고 있다. 인터넷 웹페이지를 이용하

여 작성하는 웹일기는 통 지필일기를

자화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Ayduk & Kross, 2010; Reis et al., 2010;

Wilkowski, Robinson, & Troop-Gordon, 2010). 휴

화를 이용한 EMA 연구들도 시도되고 있

는데 기에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화를 걸고 응답자가 키패드를 러 답하던

방식( , Collins, Kashdan, & Gollnisch, 2003;

Freedman, Lester, McNamara, Milby, & Schmacher,

2006)에서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화

기로 직 인터넷에 속하여 답변을 하는 방

식으로 변하고 있다( , Foo & Uy, 2009; Song,

Foo, & Uy, 2008).

보행식 평가와 측정 상의 확장

의학, 특히 행동 의학 분야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의 자연스런 행동과 상태를 휴

용 자장치를 이용해 기록하고자 하는 필요

가 있어 왔다. 표 인 로 백의고 압(white

coat hypertension)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일상생

활 에는 압이 정상인 사람이 진료실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을 때에는 고 압을 보이는

증상을 말한다. 환자가 백의고 압이 의심되

는 경우는 그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 자연스

런 환경에서 압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해 의사들은 보행식 압 감시기

(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를 사용하여

활동 압을 측정하여 왔다(Myrtek, 2004). 이

밖에도 행동의학 분야에서는 천식 환자들의

폐기능을 측정하기 해 최 호기량측정기

(peak flow meter)를 사용하거나(Smyth, Soefer,

Hurewitz, Kliment, & Stone, 1999; Smyth, Stone,

Hurewitz, & Kaell, 1999), 스트 스 수 을 측

정하기 해 타액 속 코티졸 수 을 분석하는

(Ockenfels et al., 1995; Smyth et al., 1998) 등 개

인의 다양한 생리 증상을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록하기 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

다. 이와 같이 휴 용 자기기를 이용해 환

자의 증상을 나타내는 생리 지표들을 기록

하는 방식을 통칭하여 보행식 평가(ambulatory

assessment)라고 부른다. 연구자에 따라서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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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평가는 생리 측정기기에 의한 평가만을

의미하지 않고 자일기를 이용한 기록 등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이동-휴 형 평가 방

식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Fahrenberg, Myrtek, Pawlik, & Perrez, 2007).

Mehl, Pennerbaker, Crow, Dabbs와 Price(2001)

는 휴 용 녹음기에 컴퓨터 칩을 부착하여 매

12분마다 30 씩 주변의 소리가 자동으로 녹

음이 되도록 하 다. 이들은 이 자동녹음기를

이용해 연구 참가자들의 일상생활을 녹음한

후, 이 소리를 바탕으로 개인의 사회 상호

작용, 활동내용, 장소, 감정상태, 언어 특성

등을 평가하 는데 이는 보행식 평가의 다

른 가 된다고 하겠다. 자활성화 녹음기

(Electrically Activated Recorder)로 불리는 이 방

법은 이후에 디지털 녹음기(Mehl, Gosling, &

Pennerbaker, 2006), PDA(Robbins, Mehl, Holleran,

& Kasle, 2011)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진화하

다. Bussmann, Ebner-Priemer, Fahrenberg(2009)

는 보행식 평가의 로 활동카운터(activity

counter), 활동측정기(actigraph or actometer), 자

이로스코 등을 사용하여 신체 활동과 운동,

자세 등을 측정한 연구들을 소개하기도 하

다.

일기법의 특징과 생태순간평가

이상으로 일기법의 최근의 발 과정을 살

펴보았는데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 일기연구는 연구 상의 실

생활로부터 실제 경험과 행동을 더 직 으

로 기록-평가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기

의 지필일기가 형 으로 응답자가 잠자리에

들기 하루의 일상경험을 회상하여 기록하

게 한 데 반해 오늘날의 일기형 기록은 연구

참가자의 경험을 경험이 진행되고 있는 그 순

간에, 경험이 진행되는 그 장에서 기록할

수 있게 한다. 즉, 평가의 즉시성과 장성을

높임으로써 자료와 연구결과의 생태 타당성

을 높이고 기록이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정도를 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 다.

둘째로는 기록의 차에 한 연구자의 통

제력을 높이고 응답자에 의존하는 정도를

이는 방향으로 발 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다

양한 방법으로 고정된 시간이나 임의의 시간

에 응답자들이 기록을 시작하도록 신호를 보

낼 수 있고 이 신호에 따라 응답자들이 반응

을 수하고 있는지를 기록할 수 있으며 규칙

을 반한 기록을 탐지하거나 원천 으로 차

단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로 생태 사건과 경험의 기록 상이

크게 확 되고 있다. 최근의 일기연구는 참가

자에 의해 주 으로 평가된 경험과 행동,

심리-사회 맥락만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와

같은 환경의 물리 특성, 참가자의 움직임이

나 음성 생리 증상 등에 한 객 이

고 직 인 측정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변화의 결과로 최

근의 일기연구는 여러 개인들로부터 얻은 수

많은 찰값으로 이루어진 방 한 자료를 다

루기 시작했다. 심리 경험 혹은 행동의 개

인내 변화과정에 한 이해는 그 과정의 특성

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클수록 각 개인별로

많은 수의 찰값을 필요로 하는데 최근의

자화된 일기법은 방 한 양의 자료를 비교

정확히 효율 으로 수집할 수 있는 요한 도

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 게 얻어진 자료를

통해 연구자들은 개인의 심리 행동과 경험

의 역동 과정과 더불어 그 행동과 경험의

변화를 이끄는 선행요인과 결과를 탐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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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었다.

요약하면 인 일기법은 생태성과 즉시

성의 강조, 자료 수집 차에 한 통제력의

강화, 평가 상의 확장, 개인내 변화과정의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수의 반복 측정

자료의 확보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일기법을 생태순간평가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라 지칭하

기도 한다(Stone & Shiffman, 1994; Shiffman &

Stone, 1998). 생태순간평가는 일기법, 경험표집

법, 보행식 평가를 포함하는 포 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Shiffman et al., 2008) 이 용어

들과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Ebner-

Priemer & Trull, 2009; Hektner, Schmidt, &

Csikszentmihalyi, 2007; Piasecki et al., 2007; Reis

& Gable, 2000; Trull & Ebner-Priemer, 2009). 생

태순간평가는 이 용어가 자일기와 생리

증상 등에 한 보행식 평가 기기의 사용과

함께 등장하 고 최근의 발 된 일기연구법의

특징인 생태성, 즉시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에서 ( 자일기를 포함한) 자화된

이동 기록법을 표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분야에서 발간되는 최근의 연구들

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자들이 일기법이나 경

험표집법보다 생태순간평가라는 용어를 선호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기연구의 황

일기법을 이용한 연구의 증가

이상으로 일기법의 변천과정과 최근의 경향

을 살펴보았다. 이 에서는 일기법을 이용한

해외 연구와 국내 연구의 황을 간략히 소개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기연구의 역사는

짧지 않지만 일기법이 과학 연구방법으로

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는 일기법을 사용한 학술논문들의 수를 연

도별로 살펴보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심리학 련 학술자료 데이터베이스

에서 일기법과 련된 네 가지 검색구를 이용

하여 얻은 연도별 출 논문수의 검색 결과이

다. 검색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는 심리학

문 학술자료 데이터베이스인 PsycArticles과

PsycInfo, 그리고 사회과학 인용색인(SSCI)이었

다.1) 검색에는 일기법(diary method), 경험표

집(experience sampling), 생태순간평가(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보행식 평가(ambulatory

1) PsycInfo의 경우는 동료심사를 시행하는 잡지의

논문만을 상으로 하 다.

0

100

200

300

400

500

600

SSCI PsycInfo(PeerReviewed) PsycArticles

그림 1. 일기법을 사용한 연구의 연도별 출 논문수

심리학 련 학술자료 데이터베이스에서 일기법

련 검색구(diary method,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xperience sampling, ambulatory assessment)

로 검색. 1991년-1995년, 1996년-2000년의 값은 연

평균 값임.



장승민 / 일기법을 이용한 심리학 연구의 최근 동향과 망

- 685 -

assessment)의 네 가지 구가 사용되었으며 검색

구 하나 이상을 포함한 논문의 수를 연도

별로 확인하 다. 1991년에서 1995년, 그리고

1996년에서 2000년 사이의 결과는 두 기간에

출 된 체 논문수를 5로 나 어 연평균을

구한 값을 사용하 다.

그림 1에서 보듯이 2000년도까지는 일기법

을 이용한 연구의 수가 많지 않다가 2000년

반에 들어서면서 격히 증가하 다. 물론

통 인 자료수집 방법인 실험법이나 조사/

상 법을 이용한 연구의 수와 비교할 수는 없

겠지만 일기법을 이용한 연구의 수가 최근 들

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일기연구가 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2000년

반 무렵은 자일기 등을 이용한 생태순간

평가의 사용이 본격 으로 이루어진 시기이자

다층모형 등의 분석 도구가 리 보 된 시

이기도 하다.

일기법에 한 심의 증가와 일기연구의

활성화 추세는 최근 다양한 심리학 학술지에

서 앞 다투어 일기연구법을 다룬 특별호나 특

별 섹션을 내놓고 있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으로 Journal of Personality는 1991

년에 성격과 일상경험에 한 특별호를 출

간한데 이어 2005년에 다시 같은 주제로 특

별호를 출간하여 이 분야 연구의 성장과 발

을 다루었다. 이 두 호에 게재된 논문들이

부분 일기법을 이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Psychological Assessment가 1999년에는 Self-

Monitoring에 의한 평가에 해, 2009년도에는

잡지명
출

년도
권(호) 주제 구분

논문

편수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007 23(4) Advances in the

methodology of AA

특별호 8

European Psychologist 2009 14(2) AA 특별섹션 6

Health Psychology 1998 17(1) EMA in health psychology 특별섹션 6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003 4(1) ESM 특별호 4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005 78(2) Diary studies in

work psychology

특별섹션 6

Journal of Personality

1991 59(3) Personality and daily experience 특별호 10

2005 73(6) Advances in personality

and daily experience

특별호 11

Psychological Assessment

1999 11(4) Self-Monitoring 특별섹션 9

2009 21(4) ESM and EMA in

clinical assessment

특별섹션 5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04 67(1-2) Intensive time sampling method 특별호 8

주. AA=Ambulatory Assessment, EMA=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SM=Experience Sampling Method

표 1. 일기연구법 련 심리학 학술지 특별호/특별섹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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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EMA를 이용한 평가에 해 각각 특별

섹션을 통해 다루었고,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는 2007년도에 보행식 평가

법에 한 특별호를 출 하는 등 임상평가 분

야에서도 발 된 일기법을 통한 연구에 큰

심을 드러낸 바 있다. 이외에도 건강심리학,

정심리학, 조직심리학을 포함하는 다양한

심리학 분야의 학술지들이 새로운 일기연구법

의 발 에 한 특별한 심을 보여 왔다.

표 1은 심리학 련 분야 학술지에서 일기

법과 련된 주제로 특별호나 특별 섹션을 구

성하여 출 한 내용 자가 인지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학술지의 특별호와 특

별섹션 외에도 일기법의 발 과 용 등을 소

개하는 개별 논문과 책자들이 다양한 분야에

서 출 되고 있다(Bolger et al., 2003; Conner,

Tennen, Fleeson, & Feldman Barrett, 2009;

Feldman Barrett & Barrett, 2001; Hektner et al.,

2007; Moskowitz & Young, 2006; Ohly,

Sonnentag, Niessen, & Zapf, 2010; Reis & Gable,

2000; Shiffman et al., 2008; Stone, Shiffman,

Atienza, & Nebeling, 2007; Walls & Schafer,

2006).

일기법을 이용한 해외 연구의 동향

앞서 지 한 로 최근 심리학의 다양한 연

구 분야에서 일기법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에서는 심리학

련 해외 연구 표 인 연구 분야로서 정

서과정, 약물사용, 사회 상호작용 성격

연구에서 어떤 내용들이 일기법을 사용하여

연구되어 왔는지 소개한다.

정서 연구

정서 감정은 일기법을 통해 가장 활발히

연구되어 온 분야 하나이다. 감정이나 기

분은 외부 자극의 변화에 따라 쉽게 달라지

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기본 으로 순간 인

변화나 매일 매일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심리

과정이다. 따라서 상황과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정서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해서는

감정상태의 빈번한 반복측정이 필요하며 일기

법은 정서과정의 탐색을 한 효과 인 방법

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반면 이미 지나간 정서

과정을 정확히 회상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인지

과제이며 회고에 의한 정서과정의 측정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시간에 따른 감정의 변화에 한 기 연구

들은 하루 간격의 지필일기를 이용해 매일 매

일의 감정 변화, 특히 주말과 주 의 구분을

포함하는 요일별 감정 변화를 탐색하 다

(Larsen & Kasimatis, 1990; Stone, Hedges, Neale,

& Satin, 1985). 하루 의 시간에 따른 감정

변화를 탐색하는 연구들도 있었는데 이를

해서는 하루에 여러 번에 걸쳐 감정을 측정해

야 했다. 한 연구는 94명의 참가자들에게 하

루 동안 매 15분마다 정서와 기타 활동들을

기록하게 하여 연구 참가자들이 낮 동안에는

활동성이 증가하고 녁에는 유쾌한 감정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 음을 보고하 다(Stone,

Smyth, Pickering, & Schwartz, 1996).

정서경험을 결정하는 물리 시간 이외의

요인들에 한 연구도 일기법을 이용해 연구

되어 왔다. 일기연구를 이용하여 감정 반응의

개인차를 연구한 논문들은 감정의 변화를 유

발하는 외부 요인의 경험에서의 개인차, 즉

정서유발사건의 경험빈도에서의 개인차와 이

경험에 한 반응에서의 개인차가 구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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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을 보 다(David, Green, Martin, &

Suls, 1997; Marco & Suls, 1993). 이 연구들에

따르면 부 정서성이 높은 사람들은 일기에

기록한 부정 사건의 경험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험한 부정 사건에 해 더 고통을

느낀다. 일기법을 이용한 정서 경험의 구조에

한 연구들도 있는데 이 연구들은 주로 부

정서와 정 정서로 구분되는 여러 정서들이

하루 단 로 는 몇 시간 단 로 어떻게 공

변하는지를 탐색하여 개인내 정서 경험에서

부 정서와 정 정서가 서로 독립 인 과정

인지 의존 인 과정인지를 살펴보았다(Diener

& Emmons, 1984; Schimmack, 2003; Watson,

1988).

일기법을 이용한 정서 연구의 요한 기여

하나는 정서의 변산성 혹은 정서불안정성

에 한 직 인 측정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

이다. 정서불안정성은 개인을 구분하는 요

한 성격 특질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

장애의 주요 증상으로써 는 설명 요인으로

서 매우 요한 심리 구성개념이다. 일반

으로 정서불안정성의 측정은 신경증 척도와

같은 질문지를 사용하여 응답자의 회고 자

기보고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신의

정서불안정성에 한 회고 자기보고는 다양

한 맥락과 시간에 따른 상태의 변화과정을

단해야 한다는 에서 자신의 부 정서성과

같이 반 이고 평균 인 정서경험의 수 을

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이다(Larsen,

1987; Solhan, Trull, Jahng, & Wood, 2009).

변산성 혹은 불안정성에 한 보다 직

인 측정은 실제 다양한 맥락과 시간에 따라

경험한 상태들의 분포나 변화과정을 수량화함

으로써 얻을 수 있는데 이 게 하기 해서는

상태에 한 여러 번의 반복 인 찰이 필요

하다. 일기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각 개인으

로부터 감정 상태에 한 많은 수의 반복 인

찰값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해 정서의

변산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량화하 다. 가

장 리 사용되어 온 방법은 일기를 통해 얻

은 개인내 찰값들의 분산 혹은 표 편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 Eid & Diener, 1999; Larson

et al., 1980; Penner, Shiffman, Paty, & Fritzsche,

1994). 이 연구들은 개인마다 여러 번에 걸쳐

반복 으로 얻어진 정서 측정치들의 표 편차

혹은 분산을 계산하여 이를 정서의 불안정성

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 다.

분산이나 표 편차는 연구자들에게 친숙한

지표이기는 하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

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다른 지표들

도 제안 되었다(Jahng, Wood, & Trull, 2008;

Kubiak & Jonas, 2007; Larsen, 1987). Jahng 등

(2008)은 정서불안정성의 안 인 지표로 계

차제곱평균(MSSD)의 사용을 주장하 는데 이

들에 따르면 MSSD는 시간 의존성과 변산성

을 모두 포함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정서불안

정성의 개념을 잘 반 한다. Trull 등(2008)은

EMA를 이용한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집

단이 우울장애 집단보다 부 정서의 평균수

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MSSD를 이용해 측정

된 부 정서의 불안정성에서는 더 높은 수

을 갖는다고 보고하 다.

약물사용 연구

일기법은 최근 약물 사용에 한 연구들에

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일기법, 특

히 자일기를 사용한 EMA 방법이 약물연구

에 매우 합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약물의 사용은 단속 이고 일화 인 사건

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EMA를 이용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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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따른 빈도와 분포를 추 하기가 용이하

다. 더욱이 약물사용 연구에서는 약물사용을

발하는 사회 압력과 같은 직 환경 요

인과 약물 사용 욕구나 감정 상태와 같은 내

경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요한

데 일기법을 사용하면 사건이 발생한 후의

생태 맥락을 기록하는 것이 용이하다.

EMA의 명명자 한 사람인 Shiffman은

EMA를 사용한 흡연행동에 한 연구를 활발

히 수행해 왔다. Shiffam과 그의 동료들은 기

에 무선호출기를 이용한 지필 일기를 이용해

음주행동과 흡연행동의 련성(Shiffman et al.,

1994)을 연구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PDA와

자일기를 사용하여 흡연실수( 연 인 사

람의 흡연행동)에 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약물 사용과 독 연구에 EMA 방법이 어떻게

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 Shiffman,

Paty, et al., 1996; Shiffman, Hickox, et al., 1996).

EMA를 이용한 이후의 흡연행동 연구들은

사례교차(case-crossover)설계 등의 실험법을

용해 흡연행동을 이끄는 사 조건들, 특히

부 정서의 측력을 조사하기도 하 다

(Carter et al., 2008; Shiffman et al., 2004). 이 연

구들은 흡연행동에 한 통 인 이론이나

회고 자기보고를 사용한 연구들의 결과와

달리 부 정서가 흡연행동을 강하게 이끈다

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자일기를 사용한

다른 흡연행동 련 연구로는 흡연행동의 동

기(Piasecki, Richardson, & Smith, 2007)나 연

행동 후의 변화(McCarthy, Piasecki, Fiore, &

Baker, 2006) 등에 한 연구들이 있다.

음주행동 역시 일기법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 하나이다

(Shiffman, 2009). 일반 으로 일기법을 이용한

음주행동 연구는 생태순간평가보다는 하루 단

의 회상보고형 일기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는 음주행동 간에 자신의 경험에 해 실시

간으로 평가하여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고

한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음주행동을 후하여 그것을 유발하는

요인이나 그것이 야기하는 결과들에 한 직

인 자료를 얻기 해서 EMA를 사용한

음주행동 연구들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 ,

Hufford, Shields, Shiffman, Paty, & Balabanis,

2002; Litt et al., 1998).

일부 연구자들은 음주행동이 주로 주말과

녁에 이루어진다는 것에 착안하여 기록시

을 주 과 주말, 낮과 밤으로 구획화하여 시

간 인과성을 탐색하기도 한다. 이 경우는

낮/주 의 경험이 어떻게 밤/주말의 음주행동

과 련되는지를 분석한다. 를 들어, Armeli,

Todd, Conner와 Tennen(2008)은 학생들이 월

요일부터 된 기분의 정도에 따라 그 주에

술을 마시는 요일이 더 앞당겨지거나 늦춰짐

을 보 다. 기분의 수 이 아니라 (EMA 자료

를 이용해 측정이 가능한) 정서불안정성과 음

주행동의 연 성을 살펴본 연구도 있는데

Jahng 등(2011)은 EMA를 이용한 연구에서 여

성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와 우울장애 환자를

상으로 음주자와 비음주자, 음주상태와 비

음주상태가 정서불안정성에 의해 잘 구분됨을

보 다.

흡연과 마찬가지로 음주의 경우도 음주실수

( 주 인 사람의 음주행동)와 같은 주 실

패의 원인을 찾는 연구들도 일기연구를 통해

수행되었다. Cooney 등(2007)은 술과 담배를 끊

기 해 입원했던 알코올 독자들에게 퇴원

후 하루 네 번 씩 자일기를 작성하게 하여

그들이 음주실수나 흡연실수를 하기 후를

비교하 다. 음주행동과 흡연행동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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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다른 EMA 연구는 흡연과 음주를 함

께 하는 경우 어지러움, 몽롱함, 둔함 등의 약

물효과의 증상들이 알코올과 니코틴의 개별

효과의 합산보다 더 크게 상승하 다고 보고

하 다(Piasecki et al., 2011).

사회 상호작용 연구

일상 경험에 한 연구 사회 상호작용

에 한 연구는 가장 오래된 연구 분야 하

나이며 사회심리학의 여러 분야 일기법

을 이용해 가장 효과 으로 연구되어 온 분

야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Rochester

Interaction Record(RIR)를 이용한 Wheeler와

Nezlek(1977)의 연구는 일기법을 이용한 사회

상호작용 연구의 선도 인 연구라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 연구에서 학 신입생들에게

학기 2주간에 걸쳐 작성하게 한 지필 일기

를 바탕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새

로운 환경에 응하기 해 인 자원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것을 보 다. 유사한 일기연

구를 통해 Nezlek(1993)은 학 신입생들의 사

회 상호작용이 특히 친 한 동성간에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더 안정 으로 정착해 감을

보 고 Reis, Lin, Bennett와 Nezlek(1993)은 상호

작용에서의 친 도 등을 포함하는 사회화와

련된 여러 특성들이 학 입학 후 10년이

지난 후에도 일 성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

다.

인 계 갈등을 다룬 연구들도 일기법을

자주 이용하 는데 Downey, Freitas, Michaelis와

Khouri(1998)의 연구는 4주간의 지필일기를 통

해 배척에 민감한 여성들이 거 경험 다음날

자신의 트 와 다툴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

다. 일기법을 이용하여 연인이나 부부와 같

은 커 들의 상호작용과 갈등에 해 조사한

연구들도 다양한데 최근의 연구 에는 연인

계에서 (회피 목표가 아닌) 근 목표를

갖는 것과 상 의 요구에 잘 반응하는 것이

계 만족에 미치는 정 향(Impett et al.,

2010)이나 자기-거리두기가 커 간 갈등 해

결에 미치는 정 인 향(Ayduk & Kross,

2010), 부부 사이에 외 스트 스 요인이

계 경험에 한 지각과 반 인 만족감 간의

계에 미치는 향(Neff & Karney, 2009) 등을

다룬 연구들이 포함된다. 이들 연구는 지필일

기나 웹기반 일기를 이용하여 하루의 경험을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하 는데 사회 상호작

용에 한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하루 단 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이는

상호작용, 특히 갈등과 같은 상호작용이 일반

으로 하루 자주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 되기 때문이다. 반면 부부 사이에 상호

감정과 스트 스 수 의 상호 향에 한 한

연구는 하루 세 번 남편과 아내 각각의 감

정과 코티졸 수 을 측정하여 아내/남편의 부

감정과 스트 스 수 이 남편/아내의 부

감정과 스트 스 수 과 시간에 따라 공변함

을 보 는데 이와 같이 커 간 상호작용의

내용이 비교 짧은 시간에 변화하는 경우는

더 빈번한 측정을 사용하기도 한다(Saxbe &

Repetti, 2010).

성격 연구

성격연구의 맥락에서 일기법이 용된 표

인 연구들 하나는 상황이 제공하는 외부

자극에 한 반응에서의 개인차, 즉 일상

경험에 한 반응성에 한 연구이다(Bolger &

Shilling, 1991). Bolger와 Shilling은 339명의 성인

들이 6주간 매일 작성한 일기 기록을 이용하

여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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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괴로움을 더 느끼는 이유가 스트 스를 유

발하는 상황에 더 빈번히 놓이게 되어서이기

도 하지만 스트 스 상황에 해 더 고통스럽

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 다. 이는 앞

서 소개한 David 등(1997)과 Marco와 Suls(1993)

의 연구를 이끈 연구라 할 수 있는데 이들 연

구는 정서반응에 한 연구이기 이 에 성격

과 상황의 상호작용(특히 상황에의 차별 노

출과 노출된 상황 자극에 한 반응성)이 성

격의 개인차와 응을 이해하는데 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특성임을 보여 선구 인

연구라 할 수 있다.

성격과 일상생활의 계를 이론화하는 다른

요한 설명은 성격을 심리-행동 특성의 안

정되고 변하지 않는 고정된 측면으로 보지 않

고 그 특성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드러나는

발 (manifestation)의 집합, 다른 의미로 상태

로 드러나는 특성의 분포로 이해하는 것이다

(Fleeson, 2001; Fleeson & Gallagher, 2009). 성격

에 한 통 인 은 상황과 시간이 달라

져도 상 으로 변하지 않는, 안정되고 일

인 개인의 특성으로 성격을 설명한다. 반면

성격을 상태의 분포로서 바라보는 은 조

건과 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드러나는 행동

특성들의 집합 자체를 통해 그 개인성이 결정

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맥락과 시간에 따라

다르게 드러나는 내 특성의 집합을 하나의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통계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기존의 성격에

한 은 한 개인을 다양한 상황에서 측정

하여 얻은 여러 개의 성격 특성 수들이 있

다고 할 때 이 수들의 평균 수를 그 개인

의 고정된 특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간주한다.

이때 측정된 특성 수들 간의 차이(개인내

변산)는 외부 요인 혹은 측정 오차로 인해

발생한 오차로 설명되고 이 오차가 클수록 성

격의 안정성이 받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러나 새로운 성격 모형은 상황 차이가 만들

어 내는 성격 특성 수들의 분포가 있을 때

그 분포의 평균뿐 아니라 (개인내 변산을 나

타내는) 표 편차의 크기에 의해서도 그 개인

의 특성이 규정된다고 본다. 앞서 수많은 상

태정서들의 분포로부터 정서불안정성이라는

특성이 수량화 되었듯이 어떤 특성의 시간과

맥락에 따른 변화의 정도 즉 불안정성(혹은

안정성)은 그 자체가 개인을 드러내는 하나의

성격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서불안정성을 정의하고 수량화하기 해서 상

태정서를 반복 으로 찰하는 것이 필요하듯

이 어떤 특성의 (불)안정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그 특성이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다르

게 발 된 상태들을 반복 으로 찰해야 하

며 일기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잘 부합한다.

Fleeson과 Gallagher(2009)는 실제로 15개의 독

립 인 EMA 연구를 수행하여 다섯 개의 성격

요인들이 개인마다 시간과 상황에 따라 어떻

게 분포하는지, 그리고 이 분포의 평균과 표

편차가 질문지로 평가된 5요인의 특질 수

와 어떻게 련되는지를 메타분석을 통해 확

인하 다. 비슷한 맥락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자존감의 개인차를 설명하면서 자존감의 수

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

과 함께 상황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자존감

의 변산성의 정도에 따라 자존감의 안정성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을 구분할 필요성

을 제기하 다(Kernis, 2005; Seery, Blascovich,

Weisbuch, & Vick, 2004). 련 연구들은 자존

감의 높은 불안정성이 자존감의 낮은 수 보

다 우울집단을 더 잘 구분하고 더 잘 측한

다거나(Butler, Hokanson, & Flynn, 1994) 성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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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하나인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를 특징

짓는다고 보고하 다(Zeigler-Hill & Showers,

2007). 이상의 연구들에서 자존감의 불안정성

의 지표는 짧게는 한 주에서 길게는 한 달에

걸쳐 매일 기록된 자존감의 측정치들을 이용

하여 수량화되었다.

국내 일기 연구의 황

이상으로 일기법이 사용된 심리학 역의

표 인 연구 분야를 해외 연구를 심으로

살펴보았다. 해외 연구의 동향과 비교해 볼

때 국내에 출 된 심리학 연구 일기법을

이용한 연구는 용 분야가 제한 이고, 특히

일기연구의 최근 경향인 자기록 장치를 이

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에서

는 2000년 들어 한국심리학회지에 출 된

논문들 에서 일기법을 어도 부분 으로

용한 연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기법을

용하 고 어떤 결과들을 얻었는지 간략히 소

개한다.2)

2) 고찰할 논문들을 선정하기 한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먼 한국학술정보서비스의 데이터베이

스에서 한국심리학회 산하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 일기법과 련된 단어

들을 이용하여 련된 논문들을 검색하 다. 검

색어로는 일기, 경험표집법, 보행평가, 생태순간

평가, 일상재구성법 등이 사용되었다. 검색된 연

구들에서 일기법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를 검토

하 다. 다음으로 이 게 확인된 일기연구들에서

인용된 국내 연구들 일기법을 사용한 연구들

이 있는지 확인하고 논문의 자들의 다른 연구

들 일기법이 사용된 연구들이 있는지도 확인

하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지 않은 연구들

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발달, 사회 성격, 임상 학회지들에 2000

년부터 2011년 6월 재까지 출 된 모든 논문

통 인 지필일기 연구

국내 연구에서 일기법은 정서일기의 형식으

로 가장 폭넓게 사용되었다. 민경환, 김지 ,

윤석빈과 장승민(2000)은 정서조 방략에 한

연구에서 분노, 슬픔, 불안, 부끄러움의 네 가

지 부 정서 목록을 주고 일상생활에서 이들

정서를 경험할 때 정서를 조 하기 해 사용

하는 조 방략들을 사 에 제작된 정서조 양

식 체크리스트에 기록하게 하 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10주에 걸쳐 매주 두 장의 체크리

스트를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수집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서조 방략이 능동 , 회피-분산

, 지지추구 양식의 세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한

각 조 방략요인의 사용빈도는 외향성이나 신

경증과 같은 개인차 변인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안과 민경환(2006)은 정서일기를 사용하

여 일주일간 하루 다섯 번 응답자가 임의로

선택한 시 에 21개의 개별 정서 경험의 빈도

와 강도, 유발 선행사건을 기록하도록 하 다.

이들은 체 238명의 연구참가자들을 사 에

측정된 정서강도와 정서명료성의 정도에 따라

네 집단으로 나 어 각 집단이 일주일 동안

경험한 강한 부 정서를 비교하 다. 정서강

도는 평균 이상이면서 정서명료성은 평균 이

하인 정서압도집단은 정서강도와 정서명료성

이 모두 평균 이상인 정서열정집단에 비해 부

정서 선행사건에 해 더 많은 수의 높은

강도의 부 정서를 경험하 다.

김환과 이훈진(2007)은 3주에 걸쳐 하루 1회

씩 정서경험을 유발한 선행사건을 기록하고

이와 련된 정서경험과 자기 정서경험에

들의 제목과 록 방법 을 검토하여 추가로

일기연구를 선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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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추기 혹은 거리두기를 얼마나 시도하

는지를 기록하게 하 다. 이들은 수용 념 척

도를 통해 측정된 경험 회피 경향이 일상생

활에서 수집된 정서경험에 한 거리두기와는

유의미한 상 을 보이지 않았지만 정서경험에

한 감추기와는 유의미한 상 을 보 다고

보고하 다.

최해연과 민경환(2003)은 본 연구에 정서일

기를 직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정서 처와

련된 척도를 개발하기 한 비문항의 구

성과정에서 21명의 학생에게 4일 동안 하루

2회씩 정서일기를 작성토록 하여 비문항 제

작에 참고하 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정서일기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서 혹은

정서조 에 한 정서일화들을 수집하고 이들

간의 련성을 기술 으로 분석하는데 을

두었다.

이외에도 문미숙과 손정락(2009)은 긴장형

두통환자의 기 선 처치후 두통수 의 변

화를 살펴보기 해 학생 에서 선별된 긴

장형 두통환자들에게 열흘 동안 하루 네 번 4

시간 간격으로 두통일지를 작성하게 하 다.

이들은 상상 경험에 주의를 집 하는 고몰

입 집단의 경우에는 EMG 바이오피드백 훈련

집단보다 진 이완 훈련 집단의 시간에 따

른 두통감소가 크고 몰입 집단의 경우에는

EMG 바이오피드백 훈련 집단의 두통감소가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엄나래와 정 숙(2002)

은 남자고등학생들을 상으로 매 2시간 간격

으로 6일 동안 자신의 활동과 체험을 기록하

게 하여 여가활동과 생산활동시의 몰입(flow)의

질 수 을 비교하 다. 최웅용(2002)은 6명

의 공황장애 환자들의 우울, 불안, 민성, 스

트 스의 네 가지 변수를 하루 3회 120일에

걸쳐 측정한 후 카르노도 분석을 통해 각 변

수의 역동성의 패턴을 사례연구의 형식으로

살펴보았다.

신호에 따른 경험표집법을 이용한 연구

기록시 을 사 약속이나 응답자의 임의

단에 맡기지 않고 휴 용 기기에서 무선

으로 발생하는 신호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신호에 따른 경험표집법을 이용한 국내 연구

들도 있었다. 표 인 연구로는 이미리의 청

소년의 일상생활 연구들이 있다(이미리, 2003a,

2003b, 2009). 이미리(2003a)는 학생의 래폭

력행동 피해경험과 일상경험의 계를 연구하

기 해 응답자에게 나 어 손목시계를 이

용해 임의의 시간에 신호를 울려 일주일 동안

하루 6번씩 재 하고 있는 일, 감정상태, 진

행 인 일에 한 동기 등을 기록하게 하

다. 이 연구는 질문지를 이용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청소년들이 래폭력피해 경험이 높을

수록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고 수업 주의

집 력이 낮고 극 신체활동이 다는 등)

을 그들의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확인함으로써

연구 결론에 한 생태 타당성을 확인하

다.

이미리(2003b)는 이미리(2003a)와 동일한

로토콜을 이용해 일상 활동에 따른 청소년의

행복감을 연구했는데 여기에서는 재 하고

있는 일과 함께 있는 사람, 행복한 기분을 느

끼는 정도를 묻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구와 있을 때 더 큰 행복을 보고하는지 조사

하 다. 이 연구에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은 일상생활에서 극 여가 활동을 할 때,

가족 혹은 친구와 함께 할 때, 교사와 함께

공부할 때 가장 행복감을 높게 평가했다. 최

근의 다른 연구에서는 등학교 6학년생들을

상으로 하루 6회씩 4일간 그들의 일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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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집한 연구를 통해 남학생들의 경우 자존

감이 높을수록 가족이나 친구와 지내는 시간

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여학생들

의 경우는 그 반 다는 결과를 얻었다(이미

리, 2009). 경험표집법을 사용한 이미리의 일

련의 연구들은 신호에 따른 기록의 형 인

로토콜을 따랐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승훈과 명호 한 경험표집법을 이용한

연구들을 수행하 는데 이들은 한 연구에서

학생 참가자들을 상으로 하루 5회씩 일주

일 동안 문자메시지를 송 받은 시간에 그들

의 생활환경에 해 평가하도록 하고 회복환

경이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이승훈, 명호, 2003).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동안 7회의 문자메시지의 신호에 따라

자연환경 회복환경을 평가하도록 하여 지

각된 환경이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보았다(이승훈, 명호, 2004). 이승훈(2007b)은

후속연구를 통해 하루 동안 7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송받을 때의 환경에 한 녹시율

을 평가/기록하게 하여 자연과 유사한 환경이

정서 증진 효과를 갖는지를 살펴보았고 다

른 연구(이승훈, 2007a)에서는 녹시율에 한

주 평가 신 하루 동안 12회의 문자를

송받을 때마다 주변 환경을 사진으로 찍고

장소를 기록하게 한 후 장소와 사진에 담긴

환경의 녹시율의 객 지표를 사용하여 지

표화된 녹시율이 정서 증진 효과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경험표집법을 이용한 다른 연구로는 구재선

과 서은국(2011)의 행복에 한 일상연구가 있

다. 이들은 학생 성인들을 상으로 휴

화로 화를 걸어 주 과 주말 하루씩

이틀 동안, 하루에 세 번 일상 행복감, 사회

-행동 맥락, 활동의 내 동기와 의미 등

을 물었다. 이 연구는 일상재구성법을 이용한

행복의 일상 연구들(장재윤, 유경, 서은국, 최

인철, 2007; Kahneman et al., 2004, 2006)의 결

과를 경험표집법을 이용하여 재확인하 고 특

히 연령, 성별, 직업, 소득 등의 인구학 , 사

회경제 변인들보다 성격, 내 동기, 의미

부여 등과 같은 심리 변인들이 행복을 더

잘 설명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확인하

다.

일상재구성법을 이용한 연구

장재윤 등(2007)은 일상재구성법을 사용하여

서울 거주 남녀 직장인 주부 400명의 일상

활동 그에 한 여러 가지 정서 반응을

조사하 다. 이 연구는 일상재구성법을 소개

한 Kahneman 등(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하게 구성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한국 성

인 남녀의 일상에서의 정서 경험이 구와

같이 있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달라

지는지에 해 다양하게 기술하 다. 장재윤

(2010)은 장재윤 등(2007)의 자료 선별된

195명의 직장인의 자료를 이용하여 근무시간

동안 경험한 정 정서의 빈도와 정 정서의

부정 정서에 한 비율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

도가 높다는 것을 보 고 유지수와 장재윤

(2011)은 앞의 자료 선별된 125명의 직장인

의 자료를 이용하여 직장에서 경험하는 정/

부정 정서의 강도가 가정에서 경험하는 정/

부정 정서의 강도와 정 상 을 갖고 특히

정 정서의 경우 외향성과 신경증의 정도에

따라 직장과 가정에서의 정서 경험의 상 의

크기가 달라짐을 보 다.

원두리와 김교헌(2010)은 252명의 주부를

상으로 마음챙김의 다섯 요인 찰과 자각

행 요인이 일상재구성법을 이용해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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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정서 경험에 미치는 향이 (역시

일상재구성법에 의해 측정된) 생활 사건에

한 의미부여 정도, 사건에 여한 자신의 행

동의 자율성의 정도에 의해 매개된다는 모형

을 검증하 다. 원두리(2010)는 258명의 고등

학생들을 상으로 이들이 주변으로부터 받는

사회 지지가 일상에서의 정서 경험에 미치

는 향에 생활 사건에 한 의미부여와 사건

과 련된 행동의 자율성이 매개효과를 갖는

다는 유사한 모형을 검증하 다.

결 어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일기법의 발 은

자/정보통신의 기술 발 과 매우 한 련

이 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기술의 발 에

힘입어 시간, 장소, 날씨 등 연구 상이 경험

하는 다양한 생태 환경의 물리 속성을 기

록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기록 장치를 이

용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연구 상의 생태

환경을 담은 음성과 사진, 동 상 등의 자료

를 손쉽고 렴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정보들은 기존의 자일기 심의 생태순

간평가 연구에 이미 통합되고 있으며 더 다양

한 연구에 활용될 것이 분명하다. 한 개인

의 신체 , 생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

는 보행식 평가 도구들도 더 작고 렴하게

생산되면서 실제 연구에 더 많이 활용될 것이

다. 블루투스 등의 근거리 통신 기술은 자

일기와 여러 가지 보행식 평가 도구들의 융합

을 가능하게 하며 이 기기들이 무선 데이터

통신 기술과 결합하면 개인의 일상경험에

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개인이 처한 상황과 환

경에 맞는 한 안내와 처방, 개입이 가능

하다(Carter, Day, Cinciripini, & Wetter, 2007). 이

러한 기술 가능성 일부는 이미 과학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고 부분 조만간 실

될 것으로 견된다(Intille, 2007; Nusser, Intille,

& Maitra, 2006).

일기법은 심리학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먼 일기법은 일상을 살아가

는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과 행동, 이를 둘러

싼 환경과 맥락에 한 풍부한 원자료를 제공

한다. 이 자료들은 연구 상이 자신의 경험

을 기억하고 추론하고 단하는 등의 인지

처리 과정을 최소화하거나 생략한 채로 기록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심리-행동

경험에 한 완 하지는 않지만 비교 객

인 탐색과 기술이 가능하게 된다. 때로 그

것은 수많은 스냅사진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편의 동 상을

감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찰과 탐

색을 통해 그동안 세심하게 조망하지 못했던

심리 경험의 요소들을 인식하고 새로운 심

리학 질문을 얻을 수도 있다.

일기법은 연구자에 의해 인 으로

구 된 실험실에서 얻은 인간에 한 통찰과

이해가 사람들의 실제 생활과 경험에서 측

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실험실에서 얻은 결과는 그

결과가 어디까지 일반화될 수 있는가에 한

질문을 항상 수반한다. 실험을 통해 얻은,

는 자기보고나 면담 등의 다른 연구방법을 통

해 얻은 모든 종류의 연구결과를 개인의 일상

생활의 경험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

니지만 많은 경우 이 연구결과들이 개인의 실

생활에서 실제로 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일기법은 다른 연구

방법에 의해 얻은 결과들의 생태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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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차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일

기법을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목 으

로 일기연구를 체 연구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다.

일기법은 기존의 연구방법들을 보완

하는 목 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법으로 답하기 힘들거나 답할 수 없

었던 요한 질문을 가능하게도 한다. 많은

심리학 연구가 개인차의 기술과 개인차의 원

인의 탐색, 즉 개인간 변산성에 을 두고

있지만 인간의 심리-행동 특성에 한 보다

깊은 이해는 개인들의 심리 경험과 행동이

시간과 맥락, 조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

떻게 달라지는가를 직 으로 탐색하고 일반

화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심리 특성의 개인간 변산성에 한 많은

연구 결과물들이 있지만 불행히도 이 결과들

을 직 으로 개인내의 변화 기제를 설명하

고 이해하는데 용할 수는 없다. 각 개인으

로부터 한 번의 측정을 통해 얻은 찰값들을

사용하는 개인간 변산성에 한 모형을 기

로 한 연구의 결과는 매우 특수한 조건-서로

다른 모든 개인들의 개인내 변화 과정이 동

일하며 개인내 변화 과정의 특성이 시간에

따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조건, 어고디시티

(ergodicity)-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개인내 변화

를 설명하기 해 일반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Molennar & Campbell, 2009). 일기법을

이용해 시간에 따라 많은 수의 반복 측정된

찰값들을 여러 개인들로부터 얻음으로써,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심리 경험과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가 무엇에 의해

야기되고 무엇에 향을 주는지, 그러한 변화

의 특징이 개인 마다 어떻게 다른지 등에

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러

한 자료를 히 분석함으로써 개인내에서

벌어지는 심리-행동 경험의 역동과 변화 기

제에 한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방법을 갖게

되었다.

일기법을 이용한 국내 연구들은 부분 지

필을 이용한 간단한 방식으로 일상경험을 수

집하 으며 이 게 수집된 일상경험들은 주로

일상경험에서의 개인차를 기술하거나 다른 개

인차 변인들을 설명하기 해 사용되었다. 반

면 심리 특성의 개인내 변화의 특징을 기술

하거나 그 변화에 향을 주는 선행 변인들이

나 그 변화에 의해 향을 받는 결과 변인들

과 갖는 역동에 한 탐색 혹은 확인은 상

으로 미흡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

리 경험의 개인내 역동을 신뢰롭게 분석하

기 해서는 개인으로부터 많은 수의 반복된

찰 값을 체계 이고 잘 통제된 방법으로 수

집해야 하는데 이를 해서는 자 기록 장치

의 도움이 필수 이다. 국내 일기 연구들은

그동안 기술 경험의 부족과 높은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자 기록 장치를 활용한 일기연

구를 시도하지 못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일기법을 이

용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차 갖

춰지고 있다.

를 들어 일기법을 이용한 연구를

고민하는 국내 연구자들은 휴 화의 활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의 모든 성인과 많은

청소년들이 휴 화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

라의 높은 휴 화 보 률을 감안할 때 휴

화는 국내 연구자들에게 일기 연구의 훌륭

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휴 화가

차 단순 통화기능을 넘어 메시징, 사진 동

상 촬 , 음성 녹음, 인터넷 연결 등의 다양

한 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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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휴 화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환경

이 갖추어져 있다. 최근에 빠르게 확 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보 은 조만간 별도의 기기

구입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연구자들이

자일기를 비롯한 부분의 자화된 생태순간

평가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망된다.

인터넷 웹페이지를 이용한 웹 일기법도 비

용을 많이 들이지 않는 자화된 일기법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웹 일기는 특히

하루 단 의 시간간격에 따른 기록을 사용하

는 경우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웹페이지를

로그래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연구자들

도 온라인 설문조사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비

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

다. 인터넷 속이 가능한 휴 화와 연계된

다면 하루에 여러 번의 반복 측정도 가능하다.

국내 일기 연구가 개인의 일상 경험의 역동

을 보다 면 히 탐색하는 연구들을 포함하기

해서는 생태순간평가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기 한 한 통계 모형을 극 으

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서 지 한

로 집 종단자료의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여

러 가지 모형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자료의 분석에 가장 리 사용되는 다층모형

의 보 과 용이 확 되어야 한다(Walls &

Schafer, 2006).

일기법이 용될 수 있는 연구의 분야는 매

우 다양하다. 해외 연구의 동향을 살펴볼 때

언 된 바 로 개인의 내 정서과정에 한

연구, 사회 상호작용에 한 연구, 약물사용

과 독에 한 연구 등은 일기법을 이용하여

효과 으로 연구될 수 있는 역이다. 그간

일기법이 용된 국내 연구들은 일상경험의

수집과 기술에 한 내용이 주를 이룬 반면

심리 변인들 간의 개인내 변화 과정을 탐색

한 연구들이 부족하 는데 앞으로는 심리

과정의 역동에 한 연구들이 일기법을 이용

하여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 해 본다.

일기법을 실제 수행하기 해서 연구자가

고려해야 하는 여러 내용들이 이 에서는 지

면의 제약으로 인해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

다. 일기법을 실제로 용하고자 하는 연구자

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각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헌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을 마무

리 한다. 가장 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본인

의 연구에 일기법이 합한 것인지 여부이다.

이를 해 일기법의 장단 을 잘 정리

한 Scollon, Kim-Prieto와 Diener(2003)의 논문을

읽어 볼 것을 권한다.

일기 연구의 설계는 기본 으로 기록을

해 어떤 로토콜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

에서 시작한다. 앞서 간격에 따른 기록, 신호

에 따른 기록, 사건에 따른 기록이라는 세 가

지 큰 구분을 소개하 지만 실제 연구를 설

계하기 해서는 보다 세부 인 로토콜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Shiffman(2007)의 논문이 훌륭한 안내가 될 것

이다.

구체 인 로토콜이 정해지고 나면 래트

폼, 다시 말해 기록의 도구를 무엇으로 할 것

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소개한 로 기

록의 도구는 지필, 웹, 휴 화, PDA, 스마트

폰 등 다양한데 계획된 로토콜과 연구비용

을 고려하여 합한 도구를 선택하여야 할 것

이다. 지필일기와 자일기의 장단 에 해

서는 Psychological Methods의 11권 1호에 실린

Green, Rafaeli, Bolger, Shrout, Reis(2006)의 논문

과 이에 한 다른 연구자들의 논평들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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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좋을 것이다. Piasecki 등(2007)은 지필일

기와 비교한 자일기의 특징을 잘 정리하고

있다.

앞서 지 된 고려사항을 포함해 자일기용

소 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입, 일럿 연구

와 연구참여자 련 이슈를 포함한 연구 실행

과정, 보안과 자료의 리 처리 과정 등에

한 반 인 고려사항에 해서는 Conner

등(2003)의 논문이 좋은 참고가 된다. 자료

분석에 해서는 Bolger 등(2003)과 Reis와

Gable(2000)이 입문 성격의 내용을 간단히 다

루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는 Schwartz와 Stone(2007)의 논문과 Walls

& Shafer(2006)의 책을 읽기를 권한다. Stone과

Shiffman(2002)은 EMA 연구 결과의 보고를 어

떻게 해야 하는지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하고 있다. 국내 문헌으로는 신승윤(2010)이

일기법으로서 경험표집법의 특징과 시

행시 고려사항들에 해 잘 정리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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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sychological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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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advances of electronic device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nabled scientific studies using diary

method to grow rapidly. The modern diary method, also called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EMA)

measures participants' ongoing experiences and behaviors in their natural environment by using electronic

diaries. It is designed to minimize recall bias and maximize ecological validity and allows researchers to

explore the dynamic process of variables over time and across situations. For these reasons, the use of the

diary method has notably increased internationally in psychological studies and related areas. The present

study introduced the development of the diary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diary method.

Current practices of the diary method in psychological studies including its applications in South Korea

were also reviewed. Finally, prospective applications of the modern diary method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for the use of the diary method were discussed.

Key words : diary method,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xperience sampling method, electronic di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