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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삶은선택의연속이다. 태어난가정, 문화, 학

같이 주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사회에서 개인의 선

택이 삶의 요한 변수라는 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

데일상의선택들에는알게모르게개인의내 특성들이

녹아있다. 성격특질, 행복수 , 기질등이각개인들의선

택에자연스럽게반 되며, 사람들은이러한과정을통해

어떤사회 맥락에자신을노출시킬지를결정한다(Mehl,

Gosling, & Pennebaker, 2006; Snyder & Ickes, 1985 참

고). 를들어, 스트 스해소라는같은목 을가지더라

도외향성(extraversion) 수 에따라많은친구들과어울

리려는사람들이있는반면, 조용히혼자책을읽거나음

악을 들으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 듯 개인의 성

격특질은단지주어진환경에 해반응하는수동 인속

성뿐만아니라, 자신이상호작용할사회 환경을선택하

고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능동 속성도 지닌다

(Buss, 1987).

외향성 측면에서 살펴볼때, 성격의 극 환경선택

기능은 단순한 선택 기능을 넘어 장기 으로 개인의 주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측하는 요한

단서가될수있다. 실제많은연구들은외향 인사람들

이정 정서(positive affect)를 얻기쉬운사회 상황들

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Argyle & Lu, 1990; Pavot,

Diener, & Fujita, 1990), 보상에 민감하며 보다 근 인

태도를취한다고 보고해왔다(Gray, 1990; Lucas, Diener,

Grob, Suh, & Shao, 2000). 외향성과주 안녕감의강

력한상 계를 보여주는 많은기존 연구들을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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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이러한 성향을

가진개인은행복수 측면에서상 으로유리한 치

를 할 것이라는 상이 가능하다.

그런데최근 Fleeson, Malanos와 Achille(2002)의연구

결과는선천 인외향성이높은주 안녕수 에필수

조건이아닐수있음을시사한다. 그들은타고난기질

에 계없이외향 인 행동만으로정 정서가 일시 으

로상승되는것을확인하고, 더나아가외향 인상태유

지를 한 지속 개입(intervention)이개인 행복 수

을상승시키는데도움이될수있다고언 한바있다. 이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들이 보여 주었던 외향성과 정

정서, 주 안녕감 간의 긴 성에 외향 행동이 어떤

련을 가지는지에 한 의문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외향 기질과 상태가 개인이 정 정서를

느끼는데 어떤방식으로 여하는지알아보는데 그 목

이 있다. 상 으로 안정 인 외향 기질과 일시 인

외향 행동이 일상의 선택과 행동에 어떤 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기질 외향성과 외

향 행동, 정 정서의 계가개인의장기 인행복수

측에 어떤 시사 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성격의 상황선택 기능과 외향성

기질과 행복의 계를 살펴볼 때, 성격의 ‘상황 선택

기능’은 간과할 수 없는 개념이며, 이는 성격 심리학

반에 련이 있는 성격-상황 일치(personality-situation

congruence) 가설에서그기원을찾을수있다. 일찍이 G.

W. Allport는성격은 ‘환경에 한개인의독특한 응을

결정짓는 개인 내의 정신 신체 체계의 역동 조직

(Allport, 1937, p.48)'이라고정의했다. 다시말해, 성격은

개인의 고유한특성이 표출되는 ‘상황'을 제한다. 이후

수많은심리학자들 한각개인은자신의기질과일치하

는환경을찾기때문에인간의행동을이해하기 해서는

행동이 일어났던 ‘상황'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Allport, 1937; Block, 1968; Endler, 1988; Michel,

1969, 1977; Magnusson, 1981, 1988, 1990).

이런성격의 상황선택기능은 통 인실험연구들로

는 살펴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Cantor & Kihlstrom,

1980; Endler & Edward, 1986; Magnusson & Endler,

1977). 인과 계의방향성획득을목 으로하는실험연

구들은특정변인을제외한나머지변인을모두통제하고,

참가자를무선할당하는과정을필연 으로거치게된다.

이러한과정은 참가자들을 실제세계와 동떨어진인

인상황으로몰아가, 개인차에의해환경을선택할수있

는 기회를 박탈한다. 개인차에 심을 가지는 성격 심리

분야의연구에서이러한방법은극단 인상황자체가주

는압박으로참가자고유의성향을 찰하기어렵기때문

에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다(Ickes, 1982; Ickes, Snyder,

& Garcia, 1997; Wachtel, 1973).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

은 개인차 연구에는 실험 연구방법과 함께 히 자연

찰을 보완할 필요성이 지 해왔다(Furnham, 1981;

Holland, 1966, 1985).

개인차에 한자연 찰의 요성은외향성에 해서

도 외는 아니다. 외향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심을

가졌던연구들은외향 인성격을가진사람들이생활

반에서 조 다른 선택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Diener,

Larsen, & Emmons, 1984; Emmons & Diener, 1986;

Emmons, Diener, & Larsen, 1986). 외향 인사람은 여

가를 보내는 경우, 외향 인 사람이 가지는 특징들인

사회 이거나 자극 추구 인 상황을 고르는 경향이 강

하게 나타났고(Emmons & Diener, 1986), 참가자의 외

향성과 다른 사람과 보내는 여가시간의 실제 비율 간에

.41로 상당히 높은 상 계를 보 다(Diener, Larsen,

& Emmons, 1984). 한외향 인사람들이사회 인여

가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향은 자신이 선택한 상황일 때

더큰상 (.49)을보이며, 이경우에정 정서도더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Emmons, Diener, & Larsen,

1986). 이러한 연구들은 외향 인 사람들의 특징이 일상

의 선택에 미치는 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외향성의 특

징에 한 설득력을 배가시켜 다.

외향성과 정 정서, 그리고 행동 외향성

외향성과 정 정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연구된 주제

하나이며(Lucas & Diener, 2001), 이들의 한 계

는근래성격심리분야에큰 장을일으킨발견 하나

로 손꼽힌다. 부 정서를 낮춤으로써 정 정서를 얻을

수있다는기존의생각과 달리, 두정서가각기독립 인

기제를가지며(Diener & Emmons, 1984) 표 인성격

요소인외향성과신경증이정 정서와부 정서에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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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인 향을미친다는주장은정서연구를비롯한성

격 심리학 반의 연구 흐름을 바꾸는 요한계기가 되

었다(Costa & McCrae, 1980, 1984; Emmons & Diener,

1986; Larsen & Ketelaar, 1991; Tellegen, 1985). 특히,

개인 간 비교 연구들을 통해 외향성과 정 정서의 강

력한 상 계가 증명되었으며(Diener & Lucas, 1999;

Lucas & Fujita, 2000), 이 계에있어서는 문화차도별

다른 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Lucas et al.,

2000). 실제로 외향 인 사람들은 사회 이고 오락 인

분 기를 선호하며,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선택했을 때

정 정서를 더 느낀다고 보고되어 왔다(Emmons &

Diener, 1986). 를들어, 집에서혼자공부하는것보다

는사람들이 많은 도서 에서 공부할 때더 정 정서를

많이 느끼는 경향을 보인다(Diener et al., 1984). 한,

외향 인 사람들은 같은 활동을 해도 상 으로 정

정서를더많이느끼며(Diener, Sandvik, Pavot, & Fujita,

1992; Pavot, Diener, & Fujita, 1990), 정 정서에 더

근 인 성향을 보인다(Gray, 1970, 1990). 이에 해,

Lucas 등(2000)은 Gray(1970)의 ‘행동 근 기제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 개념을 차용하여

외향 인사람들의정 정서에 한 근 인성향을보

상에 한 민감성으로 설명했다. 한, Tellegen(1985)과

Watson과 Clack(1997)은외향성의여섯개하 요소

정 정서가 외향성과 가장 큰 상 계를 보이며, 외향

성의 나머지 하 요소까지 아우르는 핵심 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러한일련의연구들은성격분야를모태로하는행복

연구의 든든한 거름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

인의외향 기질은주 안녕감의세하 구성요소인

정 정서와부 정서, 삶의만족도 정 정서와긴

한 련성을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 삶의만족도에체

계 으로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Diener et al., 1999).

외향성은 이 듯 한 사람의 정 정서 측에 심 인

역할을 하며, 주 안녕감의 생애에 걸친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최근 Fleeson(2001)은 한 개인 안에서의 외향성 차이,

즉외향 인상태에 한연구를통해, 그간의개인차

심의외향성과정 정서의 계에새로운 을제시했

다. 그는실제행동을추측할때, 선천 기질보다는 재

의 일시 인 상태가 더 정보가를 가지며, 기존 연구들에

서의외향 기질을개인내에서의외향 인상태의빈도

로설명할 수 있다고주장하 다. 특히 Fleeson 등(2002)

은 성격-상황 일치 가설과 달리 내향 인 사람들도 외향

인행동을했을때정 정서가 상승했으며, 심지어외

향성수 이높은사람들보다도정 정서의상승수치가

높았다고보고했다. 외향 인행동을불편하게여길것이

라고생각했던내향 인사람이오히려정 정서의상승

을많이경험했다는것은기존연구들과 련하여궁 증

을불러일으킨다. 일시 인외향성상승이기질 외향성

에 제약받지 않는다면, Fleeson 등(2002)의 주장 로 일

시 인외향성의합이기질 외향성이가지는환경선택

기능을 체할 수 있을 정도로정 정서 유발에 동일한

기능을할수있는지에 한의문이든다. 이는선천 인

기질이 없어도 외향 으로 행동하려는 노력으로 안정

인정 정서의획득이가능한지에 한의문이라고해석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성격은매순간자신이상호작용할환경을

선택하는기능을하기때문에외향성이높은개인의경우

자신의외향성을표출할수있는환경을선택하려한다고

추측할수있다. 외향성이정 정서경험과행복수 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임을 고려해볼 때, 외향성의 환경

선택 기능은 개인의 행복 수 에 체계 인 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선천 외향성이낮아도외향 인상태를

유지함으로써일시 인정 정서상승이일어날수있다

는보고들을통해, 행동 외향성만으로기질 인외향성

이 가지는 장 을 릴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논리라면, 꾸 히외향 으로행동하면정 정서

를 높여 개인의 행복수 에 정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질 외향성에 한 기존 연구들과

상황선택기능을고찰해 볼때, 단순히외향 으로행동

하는것이타고난기질과 계없이유지되기는힘들것이

며장기 으로주 안녕감수 을높이기는어려울것

이라 측된다.

따라서본연구자들은외향 기질과행동이정 정서

와어떤 계를가지는지 알아 으로써, 이 기질 , 행동

외향성이 과연 정 정서유발에 동일한 기능을 하는

지탐구하는것을목표로 한다. 우선연구 1에서실제세

계의 사례를 통해 기질 외향성의환경 선택 기능을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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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으로 살펴보았다. TV 방송 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두 집단의성격을 분석하여외향 인 사람은 체계 으로

다른 환경을 선택하고, 이러한 환경이 정 정서를 활성

화시키는지살펴보았다. 이어서연구 2와 3에서는참가자

들을외향 으로행동(연기, 노래)하도록하 을때, 개인

의 정 정서가 높아졌는지 살펴보았다. 한 기질 외

향성이 각 조작에 한 정 정서 변화에 향을 미치는

지살펴보았다. 연구 3에서는추가 으로외향 행동수

이 단계 으로증가되었을 때에도개인의 정 정서가

지속 으로 높아지는지를 개인의 기질 외향성과 련

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질 , 행동 외향성과 정

정서의 계가주 안녕감에어떤제안 이있는지논

의하 다.

연구 1

많은연구들을통해외향 인기질은많은사람들과어

울리고, 보다 자극 이며 활발한 신체 활동을 요구하는

상황을 선호한다고 보고되어 왔다(Argyle & Lu, 1990;

Furnham, 1981; Pavot, Diener, & Fujita, 1990). 개인의

성격은 자신과 상호작용할 환경을 능동 으로 선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Buss, 1987; Mehl, Gosling,

& Pennebaker, 2006), 일상에서도외향 기질을가진사

람들이 보다 외향 인 상황을 선택할 수 있다(Ickes,

Snyder, & Garcia, 1997). 연구 1에서는 국 단 로 방

송되는오락 로그램1)과 퀴즈 로그램2)의 선참가자들

을 상으로설문을이용해외향성의상황선택기능에

한 탐색 연구를 실시했다. 모두 상 이 걸려있는 방송

로그램이지만, 자는 등수에 계없이 많은 사람들과

춤추고 노래하며 즐기는 분 기인 반면, 후자는 한정된

소수와 긴장감있는 상호작용을하며 연속 으로 문제를

풀기때문에외향성수 면에서다소차이가난다는 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언 한 외향성의 특성을

고려해본다면, 외향 인 사람들이 자신의 기질을 상

으로잘충족시켜 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오락 로그

1) 한국방송공사(KBS)에서 10여 년째 방송하고 있는 일반인

참여 오락 로그램 ‘ 국노래자랑'

2) 한국방송공사(KBS)에서 방송하고 있는 일반인 참여 토 먼

트 서바이벌 퀴즈 로그램 ‘퀴즈 한민국'

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자들은 오락 로그램 참가를선택한 집단이퀴즈

로그램을 선택한 집단 보다 외향 인 성향을 보이며,

정 정서수 과함께행복수 도더높을것이라는가

설을 가지고 설문을 분석하 다.

방 법

연구 상

249명의 국노래자랑 1차 선참가자들과 80명의퀴

즈 한민국 1차 선참가자들을 상으로설문조사를실

시하 다.3) 참가자들이 각 로그램의 선참가로 인한

특정 정서 상승효과 방지를 해 선 참가 이 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두 로그램 선 참가자 연령 분포

는모두 10 에서부터 60 까지 연령 에거쳐다양했

으며(노래자랑：M=36.16, SD=16.83; 퀴즈：M=38.76,

SD=12.44), t 검증결과평균연령의유의한차이가없었

다(p>.15). 각 로그램별로불성실한답변자를제외하고,

국노래자랑 선참가자 212명(남자 102명)과퀴즈 한

민국 선참가자 76명(남자 58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하

다.

측정도구

성격 5요인(Big 5)

수정된 NEO 성격검사(NEO-PI-R;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를 이용해 다섯 가지 성격 특질

인 신경증(neuroticism), 외향성(extraversion), 개방성

(openness to experience), 원만성(agreeableness), 성실성

(conscientiousness)을 측정하 다(Costa & McCrae,

1992). 본연구에사용된척도는연구용으로가장 리쓰

이는 60문항의 검사로, 성격요소별로 각 12개의 문항으

로이루어져있다. 참가자들은 60개의각서술에 해얼

마나자신과일치하는지 7 척도(1 = 그 지않다,

7 =매우 그 다)를 사용하여 보고하도록 하 다. 본 연

구에서는 구자 (2007)의 번안 척도를 사용하 으며, 번

3) 국노래자랑과 퀴즈 한민국 두 로그램 모두 본 방송까

지 3차에 거친 선을 거치게 된다. 국노래자랑의 1차

선은 보여주고 싶은 장기를 간단히 보여주고, 퀴즈 한민국

의 1차 선은 서면 시험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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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척도와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의 성격은 각 성격 요소

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합계(각 84 만 )로 환산하

다. 본 연구 상자들로부터 측정한 신뢰도(Cronbach's

α)는 외향성 .76을 포함하여 각 성격 요소 모두 한

수 이었다.

주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참가자들의행복 수 을알아보기 해주 안녕감

을측정하 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우선

반 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해 ‘삶의 만족도

(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를 사용하 다. 양 극단이 “1=

그 지않다”, “7=매우그 다”인이 7 척도의총

범 는 5 부터 25 이며, 주 안녕감의인지 인 측

면을측정한다. 본연구에서는안신능(2006)이번역한척

도를 사용하 으며,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서 만족도(ITAS, Intensity and Time

Affect Scale; Diener, Smith, & Fujita, 1995)'를 이용하

여 주 안녕감의 정서 요소를 측정하 다. 이 척도

의 24개의 문항은애정, 기쁨, 사랑, 행복감, 만족감등이

포함된정 정서 8문항과두려움, 수치심, 슬픔, 걱정등

을 포함한 부 정서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가자

들은자신이최근한달간주어진정 정서와부 정서

를 얼마나자주 느끼는지 7 척도(1= 느낀 이없

다, 4=반 정도느 다, 7=항상 느 다)로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박정 (2006)에서 사용된 번안 척도를 정

정서와 부 정서로 각각 합산하여 사용하 으며, 각 정

서의신뢰도(Cronbach’s α)는각각 .86과 .92로높게나타

났다.

결과 논의

우선각집단의외향성과행복수 의차이를알아보기

해 T-test를실시했다. 표 1과같이, 상 로오락 로

그램 선참가자들이퀴즈 로그램 선참가자들보다 유

의미하게 외향 이었다, t(296)=3.89, p<.001. 그리고 오

락 로그램을 선택한 사람들은 주 안녕감도 상

으로 높았다. 오락 로그램 참가 집단은 퀴즈 집단에 비

표1. 로그램별 선참가자의외향성과주 안녕감의세요

소별 평균

성격 주 안녕감

외향성
삶의

만족도

정

정서

부

정서

오락 로그램

퀴즈 로그램

5.17

4.67

21.72

18.07

32.34

29.04

15.79

18.98

해삶의만족도와정 정서를느끼는수 이유의미하게

높았고, t(296)=3.89, p<.001; t(296)=2.63, p<.01, 부 정

서는보다낮은경향을보 다, t(296)=3.85, p<.001. 상

로외향 인성향을가진개인들이자신의외향성을표

출하기 쉬운 오락 로그램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추가 으로, 퀴즈 로그램 선참가자들(M=4.63, SD=

.74)은오락 로그램 선참가자들(M=4.22, SD=.71)보다

개방성면에서유의하게높은경향을보 다, t(296)=4.26,

p<.001. 오락 로그램의경우장기자랑을 해많은사람

들 앞에서 익숙한 노래와 춤을 통해 외향성을 표 하고

즐기는 상황이다. 반면 퀴즈 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주제

의 문제들을 막힘없이 풀어야 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지

식에 한 심과지 호기심을반 하는개방성이상

으로 요한 성격 특질이 될 수 있다. 정리해보면, 각

상황이요구하는특성에좀더잘맞는성격을가진사람

들이각 로그램을선택했다고유추할수있다. 두집단

간 나머지 세 가지 성격특질(신경증, 원만성, 꼼꼼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 1에서는 개인들이 자신의 외향성을 반 하여 일

상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다는 을 경험 자료를 통

해 살펴보았다. 외향성이라는 고유한 개인차가 방송 로

그램의선택 같은 구체 인상황에까지 용된다는 은

성격의상황선택 기능이 상당한 향력이 있음을보여

다. 무엇보다도 이 결과는 인 인 실험실 상황이 아니

라, 각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외향성을 발 할 자연스러

운 상황에서 찰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연구 2

연구 1은사람들은자신의성격특질의 하나인외향성

수 과잘맞는(fit) 상황을선택하는경향을보일뿐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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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향 집단은 이 연구들과 같이 주 안녕감

도 상 으로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최근

Fleeson 등(2002)은 기질 외향성이 아닌, 개인 내에서

변화하는일시 인외향 상태역시정 정서를유발할

수 있다고보고하 다. 즉, 외향 이지않은 사람도잠시

외향 으로 행동함으로써 정 정서가 상승하는 경험을

할수있다는것이다. 특히이러한일시 정 정서상승

은오히려내향 인사람에게더극 으로나타났다는

에서 흥미롭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의 내

정서에집 하는경향을보이는서양집단에서얻은결과

이므로, 상 으로상황 맥락이나사회 가치가개인

의 정서에 요하게 다루어지는 집단주의 인 문화에서

도 이러한 상이 일어나는지 반복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본다(Suh, Diener, Oishi, & Triandis, 1998). 연구

2에서는 Fleeson 등(2002)의연구에서착안하여, 본읽

기 과제에 따라 외향 으로 혹은 내향 으로 행동한 참

가자들의 정 정서 수 을 측정하고, 이 과정을 통해

정 정서가 유발된다면 타고난 외향성에 따라 정 정

서가어떤 향을받는지알아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상이 Fleeson 등(2002)이 언 한 개인의 장기 주

안녕감 수 과 어떤 련을 가지는지 논의했다.

방 법

연구 상

만 18~26세의 연세 학교 학부생 40명(남자 29명)이

‘심리학 실험’이라는 교내 고를 보고 실험에 자원하고

정보제공에 동의하 다. 참가자들은 실험 참가 가로

5,000원을 으로 지 받았다.

측정 도구와 조작

사 설문

본실험에참가하기 에참가자들의평소행복수 과

행복 련 성격 요인들을 측정하기 해 다음과같이 사

설문을 실시하 다.

주 안녕감

사 설문을 통해참가자들의주 안녕감을측정하

다. 우선연구 1과동일하게 ‘삶의만족도(SWLS)’ 5문

항을사용하고, 정서 안녕감은연구 1에서사용한 ‘정서

만족도(ITAS)’ 총 24문항 정 /부 정서 각 다섯

문항씩 추출하여 10문항의 단축된 형태로 측정하 다.4)

참가자들은 자신이 최근 한 달간각각 주어진 정 정서

와 부 정서를 얼마나 자주 느 는지 7 척도(1=

느낀 이없다, 4=반정도느 다, 7=항상느 다)로평

정하 다. 두 척도 모두 문항 값을 합산하여 사용하 다

(삶의만족도：25 만 , 정서 만족도：각 35 만 ).

각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79(삶의 만족

도), .85(정 정서), .76(부 정서)으로 나타났다.

외향성과 신경증

참가자들의성격의 5 요소 주 안녕감의좋은

측치인 외향성과 신경증을 측정하기 해 ‘10 문항 성격

측정(TIPI, Ten Item Personality Measure; Gosling,

Rentfrow, & Swann, 2003) 일부를 번안하여 사용하

다.5) TIPI는성격 5 요소의기본검사인 NEO-Personality

Inventory를 신할 수 있는 검사로 설문 시간의 제한으

로 본 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 사용한다. 이 검사는

각 문항별로 성격 5 요소의 특징을 묘사하는 형용사 한

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자 (2007)의

번안 척도 총 10문항 외향성과 신경증을 측정하는 4

문항의 형용사 여덟 개를 골라, 각 형용사별로 외향성 4

문항, 신경증 4문항으로 측정하 다. 참가자는 본래 척

도와 동일하게 각 문항에 해당하는 형용사를 “나는 내

자신을 _________한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라는 문장

에 입했을때자신과얼마나비슷한지를 7 척도로표

시하 다(1= 아니다, 7= 으로그 다). 본검사의

경우, 외향성과 신경증은 해당 문항 값을 합산하여 사용

4) Fleeson, Malanos, & Achille(2002)의 실험에서와 마찬가지

로 참가자들의 시간 부담을 덜어주기 하여 정서척도인

ITAS 24문항 , 본 실험의 조작과 가장 련이 높다고

단되는 정서 형용사 10개(각 정서별 5개)를 연구자들의

의를 통해 추출하 다.

5) 외향성과 신경증은 성격 5요소 주 안녕감과 일

으로 높은 상 을 보이는 두 요소이며, 개인의 행복 수 과

정 정서에 가장 좋은 측치라 많은 연구를 통해 보고되

고 있다(Diener & Lucas, 1999). 이를 근거로 본 연구 주

제인 기질 외향성과 정 정서, 주 안녕감과 련성

이 은 나머지 세 성격 요소(성실성, 개방성, 원만성)는 제

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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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각 28 만 ), 검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외향성이 .62, 신경증이 .66으로 나타났다.

조작

참가자들의 외향성 수 을 실험 으로 조작하기 하

여 희곡 ｢올리아나｣6) , 동일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각 인물의 외향성 수 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두 장

면의 사를비슷한길이로추출하여사용하 다. 주어진

본은 본래의 희곡과 같았고, 성역할에 한 편견을 배

제하기 하여등장인물들의이름 신 ‘교수’와 ‘학생’이

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 다.

사후설문

참가자들은 한 장면이 끝날 때마다 그 장면의 본을

읽는 동안자신이 실제로얼마나 외향 으로 행동하 는

지를 평가하고, 재느끼고 있는 정서를보고하 다. 외

향 행동에 한평가는 Fleeson 등(2002)의실험 1에서

참가자들의 외향성을측정하기 하여사용했던 여러 형

용사 ‘원기왕성한', ‘말이많은', ‘수 은(역평가)', ‘자

기주장이강한'의네단어를 차용하여, 각단어가얼마나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는지 7 척도로 평가하게 했다.

정서를 측정하기 한 문항에서는사 설문에서정서

만족감 측정에 사용되었던 정 /부 정서 형용사를 그

로사용하 으나, 본읽기직후 재 느끼고있는정

서를 평가하도록 하 다. 참가자의 외향성 수 평가는

총 4문항의평균값을 사용하 으며(7 만 ), 검사의신

뢰도(Cronbach's α)는 외향성이 .62, 신경증이 .66으로

나타났다.

차

실험참가자들은 기실에서 먼 사 설문을 작성한

후, 두사람씩짝을지어별도로 마련된실험실로안내되

었다. 연구자는 두 참가자에게 실험 차에 한 간단한

6) D. Mamet(1992)의 이 희곡은 ‘존(John)’이라는 남자 교수

와 ‘캐롤(Carol)’이라는 여 생, 두 인물만이 등장하며 총

세 막이 진행되는 동안 두 인물 간의 권력 계가 변화하

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험에 사용된 제 1막의 장면

(이하 장면 1)에서는 ‘존’이 교수로서 권 를 가지고 있으

나, 제 3막(이하 장면 2)은 ‘존’을 고소한 ‘캐롤’이 화를

주도하게 된다.

설명과 함께 희곡의 배역인 ‘교수'와 ‘학생' 역할을 임의

로배정하여두장면(장면 1과 2)의 본을나눠주고연기

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단, 참가자들은주어진 본을

읽되, 본의내용에따라해석한역할의성격에맞춰연

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상황 설명과 자신이 맡은

역할이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한 연구자의지시에

주의를 기울이며 본을 읽도록 했다.

참가자들은먼 장면 1을연기하기 에, 장면 1의내

용에 한 간단한 설명(자신만만한 교수가 수업에 한

걱정 때문에 면담을 하러 온학생을 격려하고 설득을 하

는 상황)을 듣고, 교수 역할은 자신감 있게, 학생 역할은

조심스러운태도로연기하고, 가능한실감나게 본을읽

도록지시 받았다. 장면 1의 사를읽고, 참가자들은

비된사후설문을작성했다. 이후참가자들은장면 2의상

황설명(자신을무시했다는이유로교수를고소한학생이

당황한교수를몰아붙이는상황)을듣고, 학생역할은당

당하고, 교수 역할은 축된 상황이라는설명을 듣고, 앞

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를 읽고 사후 설문을 작성했다.

실험이끝난후, 참가자는실험실밖에서서면을통한자

세한 사후 설명과 함께 참가비를 받았다.

결과 논의

조작 검토(manipulation check)

실험 분석에 앞서, 참가자들의 행동에 한 외향성 조

작이 유의했는지 확인하기 해, 각 장면과 역할에 해

참가자스스로평가한외향 행동의수 을분석하 다.

자신이맡은역할에따라장면 1과 2에서의외향성간유

의미한상호작용이나타났다, F(1, 38)=13.97, p=.001. 표

2를보면 학생 역할의 참가자들은 장면 2에 비해 장면 1

에서내향 으로, 교수역할의참가자들은반 로장면 2

에서더외향 으로행동했다는것을알수있다. 이결과

는연구자의조작의도와 일치하며, 각역할과외향 혹

은 내향 행동을 실시한 순서에 계없이 각 행동 수

이비슷하게평가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이러한

외향성평가는사 에측정한참가자들의주 안녕감,

기질 외향성, 신경증 수 통제에 향을 받지 않았다.

추가 으로, 사 측정을통해얻어진참가자의기질

외향성과신경증은주 안녕감과각각정 상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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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r(38)=.61, p<.01, 정서 안녕감7)：r(38)=.41,

p<.01)과 부 상 (삶의 만족도：r(38)=-.41, p<.01, 정

서 안녕감：r(38)=-.53, p<.01)을 보임으로써, 기존 주

안녕감 련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행동과 기질의 외향성 수 과 정서

본읽기에따른참가자들의정서변화를 찰하기

해, 사후설문을통해얻어진참가자들의외향 행동수

과정 정서, 부 정서의세요소간상 계를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표 3에서와같이행동이외향 일수록

장면 1에서는 유의미하게 높은 정 정서를, r(38)=.45,

p=.004, 장면 2에서는 높은 정 정서와 낮은 부 정서

모두를보고하 다, r(38)=.40, p=.01; r(38)=-.35, ps<.05.

다시말해, 참가자스스로외향 행동이라고평가할수록

정 정서를더느끼는경향을보 고, 장면 2에한해부

정서를 덜 느끼는 경향도 추가 으로 나타났다.

외향 인행동뿐만아니라, 참가자의타고난외향성수

이각조작별로유발되는정 정서에차이를가져오는

지 살펴보았다. 먼 사 설문에서 얻은 참가자들의 외

향성 수를 체 참가자 평균을 기 으로 하여평균 이

상은외향 인사람으로(21명), 평균이하는내향 인사

람으로(19명) 하여두집단으로나눴다. 표 4의다변량분

석 결과, 기질 으로 외향 인 사람들은 실험 조작에 의

한효과가나타나지않았지만, 내향 인사람들은외향

으로 행동할 때 정 정서가 높아지고, 내향 으로 행동

할 때에는 낮아지는 경향성을 유의미하게 보여주었다,

F(1, 17)=6.51, p<.05. 이는내향 인 사람들이외향 인

사람들보다 외향 인행동으로부터 정 정서 상승을 더

많이경험한다는흥미로운경향을보여 다. 연구 2는다

른 과제를 통해 단 몇 분의 외향 인행동만으로도 일시

으로개인의정 정서를높여 수 있으며, 이러한처

치가 내향 인 사람들에게 특히 더욱 효과가 있다는

Fleeson 등(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

는앞에서언 했듯이, 내향 인사람들이자신의기질과

잘맞는내향 인상황을선택하는경향을보이기때문에

주 안녕감이상 으로 낮다는기존 연구들과 다소

7) 정서 안녕감은 사 에 측정된 정 정서 값에서 부 정

서 값을 뺀 수치를 사용하 다.

표 2. 장면과 역할에 따른 행동의 외향성 수 (평균)

역할 장면 1 장면 2

학생(내향-외향)

교수(외향-내향)

3.7

4.3

5.1

3.6

표 3. 외향 행동 수 과 각 정서와의 상 계

정 정서 부 정서

외향 행동 장면 1

장면 2

.45**

.40**

-.2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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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기질 외향성에따른각역할과장면에서의정 정서(합)

행동의 외향성(역할) 장면 1 장면 2

기질 외향성 집단

내향 - 외향(학생)

외향 - 내향(교수)

18.6

16.4

19.4

18.1

기질 내향성 집단

내향 - 외향(학생)

외향 - 내향(교수)

12.8

16.3

17.2

14.3

상반된다. 이결과 로라면, 기질의선택효과를억제하고

외향 으로행동할 수 있는상황만을 선택한다면궁극

으로 개인의 행복 수 을 높일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연구에서 몇가지 짚고넘어가야 할문제가

있다. 우선연구 2의조작은내향 인조건과외향 인조

건이 존재할 뿐 외향 인 조건내에서의 강도와 빈도 차

이를고려하지못했다는아쉬움이남는다. 를들어, ‘노

래방에서 노래 부르기’ 는 비교 익숙한 수 의 외향

행동인반면, ‘지하철안에서큰소리로노래부르기’는평

생한번도 해보기쉽지않은일이다. 이 두가지행동은

모두외향 이지만, 분명다른수 의외향 인행동이라

고 볼 수 있다. 외향 인 행동도 그 수 과 빈도에 한

기 을 용해분류한다면, 기질 외향성의 향을다양

하게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조작은 두 사람이 같이 시행함으로써 빚

어지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단순히 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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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를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같이 사를 읽은

사람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구 3

연구 2에서는 Fleeson 등(2002)이 보여 외향 행동

에 의해 유발된 정 정서를 재확인하고, 내향 인 사람

도외향 으로행동하면정 정서를경험한다는것을알

수있었다. 이러한결과는자신의기질에맞는상황이아

니더라도 외향 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기질과 계없이

정 정서의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개인의 주

안녕감수 을한단계높일수있다는 Fleeson 등(2002)

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처럼 보인다. 하지만 외향

행동수 을 으로참가자 자신이 단했다는 이 다

소 아쉽다. 외향 인 행동은 기질과 다르게 시각 으로

나타난다는 에서객 인기 을제시할수있는특성

을 가지고있다. 그 수 에 있어서도, 상 으로익숙하

고빈번한외향 인행동이있고, 상당히보기드문외향

인 행동이 존재할 수 있다.

연구 3에서는 이 들을 고려하여, ‘노래 부르기’라는

다른 조작을 이용해외향 행동의정 정서 증가 효과

를 보다 체계 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2에서 사용된 ‘내

향 -외향 ’ 행동 조건보다 세분화되고 객 인 행동

지침을 참가자들에게 제시하고 각 단계에 맞는 외향

행동을 하도록 권유하 다. 이조작을통해, 본연구자들

은 우선 참가자들이 자기 보고를 통해 단하는 외향

수 과 객 행동으로 표출되는 외향 수 이 각각

정 정서 유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연구 2에서보다 좀더 세분화된 조작을 통해 선천

외향성이 행동의외향성수 에따라정 정서 유발

에 미치는 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고,

이결과가 개인의 행복 수 에 어떤시사 을 주는지가

늠해보고자 했다.

방 법

연구 상

만 19~27세의 연세 학교 학부생 20명(남자 13명, 여

자 7명)이 ‘심리학실험’이라는교내 고를통해실험에

자원하 다. 실험실에 들어가기 에 참가자에게는 원하

지않는경우 간에그만둘수있으며아무런불이익이

없을것이라는것을알렸으나실험을포기한사람은없었

다. 참가자들은정보제공에동의하 으며, 실험참가 가

로 10,000원을 으로 지 받았다.

측정도구

연구 2와 동일한 사 설문과 사후설문이 실시되었다.

각척도의신뢰도(Cronbach's α)는연구 2와같이 한

수 이었다.

차

실험참가자들은 연구 2와 동일하게 사 설문을 작성

한 후, 한사람씩 별도로 마련된 ‘노래 부르기'라고

있는실험실로안내되었다. 실험실에는두명의연구자가

앞쪽 단상을 보며 앉아 있었고, 참가자는 연구자들을 바

라보며단상의동그라미표식 에서있도록했다. 참가

자들은우선 ‘노래부르기'라는실험 차에 한간단한

설명을듣고, 제시된노래두 곡8) 원하는 곡을골랐다.

연구자는 첫 번째 조건에 한설명과 함께 참가자가 정

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한 후, 조건에 맞게 노래를 부르도

록했다. 참가자는노래를부른직후 에마련된간단한

사후설문을실시하 고, 다시지정된자리로돌아오면다

음조건에 해같은과정이반복되었다. 실험은모두세

조건에 해 차례 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참가자는 실험실 밖에서 서면을통한 자세한 사후 설

명과 함께 참가비를 받았다.

제시된 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조건1：차려 자세로 무표정하게 부르기

차려 자세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무표정한 상태로 정

면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도록 했다. 참가자가 최 한 감정

표 과 몸의 움직임을 자제하도록 지시했다.

8) 우리나라의 표 가요인 ‘남행열차'와 ‘밤이면 밤마

다'가 제시되었다. 이 곡들은 실험 참가자인 학생들이 잘

아는 곡이며, 흥겨운 곡이라는 에서 이 노래들이 선정되

었다. 참가자들이 실험 에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불

으며, 혹 참가자들이 가사를 잊어버릴 경우에 비해 가사

를 은 안내 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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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2：자연스럽게 부르기

노래에 맞는 약간의 흥겨운 동작들(박수치기, 다리/몸 움직이

기, 자연스러운표정)을첨가하여노래를부르도록했다. 자연스

러운분 기를 해작동하지않는마이크를제공했다. 연구자들

은이과정 , 참가자들이제시된행동들을모두수행하도록계

속 박수를 치거나 몸을 움직이라고 부추겼다.

조건 3：최 한 활발하게 부르기

주어진공간을최 한활용하여격렬한움직임을보여주며노

래를부르도록했다. 노래를부르는동안제시된원을벗어나자

신이할수있는만큼흥겨우며빠르고큰동작을보여 다는마

음으로노래를부르도록했다. 연구자들은이과정 , 계속몸을

더 크고 빠르게 움직이라고 부추겼다.

결과 논의

조작 검토(manipulation check)

실험 분석에 앞서, 참가자들의 행동에 한 외향성 조

작이유의했는지확인하기 해, 다변량분석을실시했다.

각 조작 단계별로 참가자 스스로 평가한 외향성 수 을

비교한결과, 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다, F(1, 19)=20.04,

p<.001. 사후 검증을통해, 다음단계조건으로이행하는

과정 각각에서 일시 외향성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F(1, 19)=26.02, p<.001; F(1, 19)=15.75, p=.001. 표 5에

제시된 것과 같이 참가자들은 각 조건에 따라자신의 외

향 행동수 이증가했다고 단하 으며, 덧붙여참가

자들은각조작에서연구자들이요구했던객 행동기

을 잘 따랐고, 실험을 포기하거나 단하는 경우는

찰되지 않았다.

단계 외향 행동과 정 정서 변화

연구자가제시한세가지조건에따라참가자들의정

정서의 변화가나타났는지 알아보기 해 다변량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세 가지 조건 체 으로 참가자들의

정 정서에유의미한변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F(2,

38)=8.05, p=.001. 사후검증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움직

임을 제한했던 조건 1보다는, M=15.75, SD=.5.56, 자연

스럽게 움직이도록했던 조건 2에서정 정서가유의미

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M=26.81,

SD=19.15, F(1, 19)=11.36, p=.003. 하지만 최 한 외향

표5. 각조건별참가자가보고한행동의외향성수 과정 정

서의 평균과 표 편차

행동의

외향성

(평균)

정 정서

평균 표 편차

외향 행동 수

조건 1(차려 자세로)

조건 2(자연스럽게)

조건 3(최 한 활발하게)

3.0

4.1

4.4

15.75

19.15

19.80

5.56

5.71

6.12

표 6. 외향 행동 수 과 정 정서 변화량의 상 계

기질 외향성

정 정서 변화

조건 2 - 조건 1 .418

조건 3 - 조건 2 .025

행동을 이끌어냈던조건 3으로이행 되는과정에서는

정 정서의유의미한변화가존재하지않았다, M=19.80,

SD=6.12. 정리해보면, 조건 1과조건 2간의정 정서증

가 상은 상 로 Fleeson 등(2002)과일치하는결과라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건 2에서 조건 3으로의 변화는

이 단계의정 정서변화와다른결과를보여 으로써,

단순히외향 행동을한다고정 정서가지속 으로증

가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다.

단계별로다른양상을보이는정 정서변화의원인을

살펴보기 해, 정 정서 변화량과 참가자의 기질 외

향성간의 계를살펴보았다. 구체 으로, 정 정서변

화량을조건 1과 2 간의첫번째변화와조건 2와 3 간의

두번째변화로나 고, 이두정 정서변화와참가자의

기질 외향성 간의상 계를 분석하 다. 그 결과, 표

6와같이참가자의선천 외향성은조건 1에서조건 2로

넘어가는과정(첫번째변화)과조건 2에서 3으로넘어가

는과정(두번째변화) 모두에서정 정서변화량과정

상 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조건 1과

조건 2 사이의정 정서의변화량은 외향 인사람일수

록증가하는뚜렷한경향을보여주며, 조건 3(극단 인외

향 행동)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경우에는 정 정서는

미미한개인차를 보 다. 정 정서의첫번째변화는선

천 으로외향 일수록일시 외향 행동이정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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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크게높이지못한다는연구 2의결과와상반되는결과

이다. 한두번째변화는참가자들의외향성행동이정

정서 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들은외향 으로 행동하면정 정서가 증가한다

는 주장에 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을 보여 다.

이 결과들에 해, 연구 2의 조작을 연구 3의 조작과

비교해보면몇 가지실마리를얻을수 있다. 우선조건 2

를연구 2의외향 인행동조건으로, 조건 3을추가된좀

더외향 인조작으로본다면, 연구 2의외향 인조건과

연구 3의조건 2는비교 무난한외향성표 이라볼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조작들은비교 참가자가일상에서

즐길법한외향 인행동이라고 단할수있다(표 2와 5

참고). 이에비해연구 3의조건 3은상당히인 인상

황에서극단 인외향 행동을요구하는것자체가기질

과 계없이어색함과 당황스러움을유발하여 이런 효과

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기질 외향성과조건 1과조건 2 간의정 정

서의 변화의 강한 정 상 은 연구 2와 연구 3의 조작

2가실제같은효과를보 는지의문을일으킨다. 두조작

은연구 3의조건 3에비해서는무난한조건이겠지만, 두

조작이가지는표 성의차이로인해참가자가느 던행

동의 외향성 수 이 달라질 수 있다. Langston(1994)의

연구에 의하면 정 경험에 한 표 수 이높은 사

람들은경험의 정성수 이많이높아지더라도정 정

서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에서 볼 때, 연구

2의조작은 주어진 본을 연구자의요구에 맞춰읽도록

하는수동 인조작인데반해, 연구 3의조작은상 으

로 실험참가자의표 성에 의존하는경향이 큰 조작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낯선 사람인 연구자 앞에서 실행

하기에노래부르는행동(연구 3의조작)은 본읽는행

동(연구 2의 조작)에 비해 기질에 따라 상당히 부담스럽

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연구 2의조작과 연구 3

의 조작은 모두 정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있는 조작이

지만, 그내용 인차이때문에연구 3에서는외향 행동

에더익숙한외향 인사람들에게더유리하게작용하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결과는기존의외향성의상황선택기능을고려

해보면, 개인의주 안녕감수 에 한논의 을얻

을수있다. 연구 3을통해외향 인사람들은주어진실

험 상황과 같이 외향 인 상황(특히 조건 2)에서 개인의

정 정서상승을얻는데상 으로유리하다는것을알

수있었다. 이 은 기질과 계없이외향 인행동을할

수있는상황을계속찾아정 정서상승을꾸 하게유

지시켜 으로써 내향 인 사람들도 외향 인 사람들의

주 안녕감 수 까지 근본 으로끌어올릴 수있다는

Fleeson 등(2002)의 주장에 한계 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종합 논의

이상의연구들은, 기질과행동수 의외향성으로인해

발생하는정 정서간의 계를탐구하고, 더나아가이

들의 계가주 안녕감에미치는 향을모색하기

한목 으로 시행되었다. 우선, 통제되지않은 자연상태

에서각개인은기질 외향성수 에잘맞는상황을선

택하는 경향을 보이며, 외향성이 높은 집단은 주 안

녕감도높다는 것을밝혔다(연구 1). 그리고 실험을통해

외향 행동만으로도한개인내에서일시 으로정 정

서가올라갈수있고, 이런정서변화가기질 외향성의

향을 받을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재확인했다

(연구 2). 마지막으로, 외향 행동수 이단계 으로높

아질경우, 외향 기질은정 정서를유발에한계를보

이며, 행동 수 에따라외향 기질이정 정서유발에

정 인 향을 미치기도 한다(연구 3).

본연구의의의는세가지차원에서언 할수있다. 첫

째로 외향성의 상황 선택 기능을 인 인 통제 상황이

아닌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일을 바탕으로살펴보았다

는 이다. Bower(1973, p.327)는그의논문을통해, “환

경의작용으로인간의행동이바 는것만큼이나, 인간의

기능으로 그 상황을 변화시킨다(“Situations are as much

a function of the person as the person's behavior is a

function of the situation”)”고언 한바있다. 하지만많

은사회성격분야연구들이특정변인에 을맞춘실

험의 ‘인과 계의 방향성'이라는 장 을취하는 신, 성

격심리학이 궁극 으로 탐구하고자개인차 발 의기회

를박탈하고 최소화시키는 결과를 래하는 경우가많다

(Ickes et al., 1997). 본 연구 결과는 연령 를 상으

로, 실험실 상황에서이미 연구자가 설정한 선택의 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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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 자신의 의도 로행동한개인들의 유사한 두

가지 선택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포함했다는 에서 그

간의 련 연구 결과들의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둘째로, 기질 으로 내향 인 사람들 역시 외향 으로

행동할때에정 정서가상승한다는 Fleeson 등(2002)의

연구결과를동양문화권인우리나라에서다시한번검증

했다는 에의의가있다. Suh 등(1998)은정서 경험이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개인이 속한 사회의 규범

(norm)과가치(value) 등과복잡하게맞물려있는동양사

회의경우, 서양에비해 개인의외향성과정 정서를단

순하게 연결하기 힘들다고 언 한 바 있다. 이러한 경향

은개인내의외향성변화에서도 찰될가능성이존재한

다. 본 연구에서는정서 경험의 문화차에도불구하고, 개

인내에서의외향성과정 정서의 계가기존연구들과

유사하게규명되었다. 이러한결과는외향성과정 정서

계의 문화 보편성을 방증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로, 본 연구는 행동 외향성 수 을 단계별로 제

시하여 외향 기질과 행동 각각이 가지는 향과그 한

계 을 실제 으로 보여주었다. 외향 으로 행동하는 것

만으로 일시 인 정 정서 유발 효과를 얻을수 있다는

Fleeson(2001)의주장은개인의기질 외향성수 과

계없이일어난다는 에서특히인상 이었다. 이들의연

구는외향성연구의새로운측면을보여주었지만, 외향

행동 수 을측정하는 면에서는다양하지 못했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본연구는 외향 행동수 의세분화를통

해, 외향 행동의 수 이 높아지면 일시 행동이

정 정서를더이상유발하기힘들다는 을보여주었다.

특히 외향 행동의 경우객 으로 보이는 행동양식과

행동하는사람스스로가 단하는외향 인행동수 간

에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고, 기질 외향성이

‘외향 행동’인지여부를 단하는내 기 이될수있

음을 제시하 다.

넷째로, 연구 2와연구 3에서외향 행동으로다른조

작을 사용함으로써기질 외향성이외향 행동으로 유

발된 정 정서에 정 인 향을 미칠 수있음을 보여주

었다. 외향 행동수 은상당히다양하며, 그행동의특

성에의해서도민감하게변화할수있다. 특히연구 3에서

사용된과제는단계별로객 인기 이주어졌지만, 연

구 2에비해참가자의표 인성향이반 될여지가큰

조작이었고, 그결과기질과정 정서변화량에정 상

계를 이끌어 내게 되었다고 추측된다.

외향 상태 유지와 주 안녕감

본연구는 Fleeson 등(2002)의연구를재검증하면서도,

많은 행복 연구들이 주장하는 ‘외향 인 기질이 일생

의행복에 요한요소라는 ’을뒷받침하고있다. 앞에

서도 언 했듯이, 그들의 연구가 행복 수 의 개입에

련하여 고무 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연구 결과만으로

내향 인사람들을 외향성이 높은사람들만큼 행복수

자체를 구 으로 높일 수 있다고단정 짓는 것은 무리

가있다. 사실외향성수 에 계없이 구나생활속에

서 필요에 의해서, 혹은 익숙한 상황에서 잠시 외향 으

로행동하는일은비일비재하다. 하지만꾸 히외향 인

행동과 상황을 선택 한다는 것은이와 조 다른 문제이

다. 이에 해 Diener, Lucas와 Scollon(2006)은 각개인

들의행복에 한고정수 (set point)이다르며, 이차이

에 유 인 향이 있다고 언 했다. 이런 주장은 주

안녕감이 단순히 정 정서의합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간 으로 보여 다.

외향 인사람은안정 인 속성의외향 기질을가지

고 있으며, 이는 그가 일상에서 시시각각 외향 으로 행

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기본 에 지를 반 하는

성향으로 볼 수있다. 이 높은 활동 성향은, 외향 인성

격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외향 으로 행동할 가능

성이있다는것을뜻한다. 일상속에서그들은보다쉽게

정 정서를얻는경험을 하고, 이러한경험의축 은궁

극 으로 행복 수 이 생애에 걸쳐 안정 이고 높은

수치를 가지도록 하는 수많은 자원 하나가 된다고 볼

수있다. 결국기질 외향성수 으로인해, 외향 행동

을할수있는상황을선택하고이 게선택된상황에맞

는 행동으로 정 정서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이 벌

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내향 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외향 인 행동을 하면 정 정서를느낄 수 있다는 은

동일하지만, 외향 으로행동할수있는환경을선택하고

행동하게 하는 기질 인 성향은 약하다는 사실에 있다.

내향 인 사람들은 상 으로 외향 으로 행동하는 것

을불편해하고망설이며, 이런상황으로자신을몰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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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특성은 상 으로

정 정서라는 보상을 얻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할수 있

으며, 이러한심리 불편함으로인해내향 인사람들은

외향 행동 직후에 얻게 되는 정 정서를반감시킬 가

능성이잠재되어있는것이다. 결국, 외향 인기질을가진

사람이 더 행복한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어떤상황에 외

향 으로 행동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궁극 으로 자신이

외향 으로 행동할것으로 측되는상황을 끊임없이 스

스로 찾고, 선택하여 그 상황으로 자신을 인도하는 본유

인 동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다고 외향 인 사람들이 늘 외향 인 상황을 고

른다는 뜻은아니다. 단지, 그들이내향 인사람들에 비

해 외향 인 상황을 고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생애를 기 으로 본다면, 이런 선택 가능성은 외향성에

따라 체계 인정 정서 경험의차이를만들어낼 가능

성이 높으며, 나아가 주 안녕감 수 에도 향을 미

칠 것임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행복해지기

한 개입이 일시 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장기

이고 본질 인변화를 유도하기에는 한계를가질수밖

에 없다.

연구의 한계

본연구는연구 1의 상이 연령 에분포하는반면,

연구 2와 3의연구 상이 학생집단에한정되어있다는

제한 이있다. 특히후자의경우, 자에비해집단동질

성이상당히높은경향이있을뿐아니라, 실험참가비지

으로 인해외향 으로 행동하려는동기가 높아졌을 가

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연구 1과 연구 2, 3을같은 참가

자를 상으로실시하는 종합 인연구가 실시된다면 연

구 1의 결과를 연구 2, 3에 좀 더 합리 으로 용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연구 3에서 각 참가자가 시행했던 세 조작 단

계의 순서효과를고려하지 못했다는 에서 아쉬움이 남

는다. 연구 2의 경우 각 본의 역할별로 내향 인 연기

와 외향 인 연기의 순서를 다르게 하는 두집단이 존재

했고, 조작 검토 과정에서도 역할별 정 정서의 상호작

용이나타나순서효과를어느 정도통제할수있었다. 그

러나연구 3의경우한참가자가같은노래를세번부르

는과정을통해, 요구되는외향 행동수 이 높아

지는 한 방향으로만 실험을 했기때문에 순서 효과가 나

타날가능성을 제 로통제하지 못했다. 특히, 외향

으로 행동하도록 했던 조작이 ‘연습효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처음 만나는 두 명의 연구자 앞에서 어색하게

시작한조건 1과 그상황에 익숙해져가는조건 2는

참가자가 느끼기에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참가자들의 조작 직후 정서 변화에 향을 주었을 가능

성을 내포한다.

한연구 3의 조건 1인 ‘차려 자세로부르기'가 참가

자에게 어색하고 불편한 조건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기

본 으로 외향 인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며,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라면 더 더욱 그 다. 그리고 ‘노래 부르기'

라는 행 자체가 주는기본 인 정 정서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실험에 사용된 곡들은 일반 으로도 참가자

들에게도 흥겹다고 단되는 곡들이었고, 이 노래 자체

가 주는 정 정서가 얼굴 표정과 몸동작으로 표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 게 흥겨운 노래를

사용한 연구 3의 조건 1은 어색함과 불편함으로 인식되

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정 정서가 감소하 을 가능

성이 있으며, 그래서 결국은 조건 2에서 정 정서가 상

으로 상승한 것처럼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래 부르기 조건 이외에 훨씬 성 인 자극을

이용한 실험으로 이를 재증명 하고, 그 순서에도 변화를

다면본연구의 한계 을극복하는좋은연구가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외향 인 행동이 참가자들의

정 정서를 상승시키는 경향은 확인했지만, 외향 인

행동의 어떤 요소가 정 정서를 유발했는지는 확인할

수없는 것이사실이다. 연구 2의조작의 경우, 외향성의

하 요소인 사회성과 자기주장성 어떤 요소가 더

향을 끼쳤는지 알 수 없다(Costa & McCrae, 1992).

한, 정 정서를상승시켰던 연구 3의 ‘노래부르기’는노

래를 부르는 행 뿐 아니라, 노래 자체의 흥겨움, 노래

에 한 특정 기억 등이 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외향 행동의 어떤 특성이 정 정서를 상승시

키는데 주된 역할을 하는지에 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외향성과 정 정서의 계에 한더 깊은 이해를 도모

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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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ong link exists between trait extraversion and positive affect (Diener & Lucas, 1999). However,

Fleeson, Malanos, & Achille (2002) have recently found that acting extravertedly can also boost positive

effect even among dispositionally introverted individuals. Three studi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interactive influence of trait extraversion and extraverted behavior on positive affect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In Study 1, we found that people spontaneously choose personality congruent situations

in everyday life settings, such as when they decide to appear as a participant on a TV program.

Extraverted people were drawn more to a show program, whereas a quiz program attracted highly open

individuals. In Study 2, consistent with Fleeson et al.(2002), behaving in an extraverted manner

accentuated positive affect even among introverts. Finally, the amount of positive affect experienced when

engaging in varying levels of extraverted actions depended on the person's trait extraversion level.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co-influence of the trait-level and behavioral expressions of

extraversion on positive affect are discussed.

Keywords: Extraversion; Behavioral expression; Positive a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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