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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effects of tw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namely, cognitive reappraisal and 

expressive suppression in female college students. Specifically, the effects of these tw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were tested and the intrapersonal factors related to the effects of these strategies were explored. The participants 

included 60 female college students. In Study 1, 40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ach of the two different 

strategy groups, i.e., a between-subject design was employed. In Study 2, 20 participants were asked to use both 

strategies to regulate their emotion, i.e., a within-subject design was employed. The results revealed that both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effectively reduced negative emotion of emotional stimuli. However, the use of 

emotion regulation assessed with a questionnaire was not matched to the actual usage of regulation strategies 

examined with a task. Finally, the use of a suppression strategy was related to the extroversion psychological 

adaptive variable.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subjective assessment of the use of an emotion regulation strategy 

may not be the same as the actual use of an emotion regulation strategy. Furthermore, we demonstrated that when 

participants have an option to use both strategies, the cognitive reappraisal is more functional than expression 

suppression. This concurs with the previous findings on the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Key words: Cognitive Reappraisal,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Emotion Regulation Task, Exp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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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정서조  설문지와 정서조  과제를 사용하여, 정서조  략인 재해석과 억제에 한 경향성과 사용이 

일치하는지 탐구하 다. 한, 성격특성, 회복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여 정서조 의 효과성과 련이 있는 개인 내 변

인들을 탐색하 다. 연구 상은 60명의 여자 학생으로, 연구 1에서는 40명을 집단 간 설계로 재해석과 억제 집단

에 각각 20명씩 무작 로 할당하 고, 연구 2에서는 실험 1에 참가하지 않은 여자 학생 20명을 상으로 집단 

내 설계로 재해석과 억제 과제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정서조  과제를 통한 재해석 략과 억제 략의 사용은 

부정 인 정서를 효과 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제를 통해 측정된 정서조 의 사용과 자가보고 설

문지를 통해 측정된 정서조  경향성은 일치하지 않았다. 셋째, 억제 략의 사용은 성격 특성의 외향성과 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사용하는 략과 정서조  략에 한 주  평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본 연구 결과는 억제에 비해 재해석이 기능 이라고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주제어: 인지 재평가, 정서조  설문, 정서조  과제, 표  억제, 개인 내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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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서를 조 하는 능력은 개인의 정신 , 신체  웰빙

에 큰 향을 미친다(Davidson, 2000; Gross, 1998). 즉, 

사람들은 외부 상황을 통제하는 것보다 내부의 정서조

을 통해 삶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게 된다. 한 

정서조 의 실패는 SNS 독, 감정표 의 어려움, 기

분 장애와 불안 장애 등 일상 생활에서의 장애를 래

하기도 한다(Hofmann et al., 2012; Kim et al., 2017; 

Kim et al., 2018; Stasiewicz et al., 2012). 정서조 의 

응 인 기제에 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학

자들은 인간이 어떻게 정서를 조 하는 지에 해 의문

을 가져왔다. 컨 , Gross(1998)는 정서조 의 핵심 

모델을 제안하면서 보편 인 략 두 가지를 설명하

다. 이에 따르면, 정서는 우리에게 입력되면서 조 되

거나(선행- 심 정서조 ) 그것의 출력 과정에서 조

된다(반응- 심 정서조 ). 이 듯 정서조 은 정서의 

발생 이나 후에 나타날 수 있고, Gross는 조 의 발생 

시 과 양상에 따라 “인지 재평가”와 “표  억제”라는 

정서 조 의 두 핵심 략을 제안하 다. 인지 재평가

는 정서가 나타나기  인지  변화로서 그 상황에 

한 감정  향을 변화시키는 략이다. 반면, 표  억

제는 정서가 나타난 후 정서표 의 행동을 억제하는 

략으로 정의하 다(Gross & John, 2003). 

Gross는 이러한 두 가지 정서조  략을 연구하는 

동시에 설문지를 제작하여 정서조  략에 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을 규명하고자 하 다(Gross & 

John, 2003; Richards & Gross, 2000). 이후, Gross가 

제작한 정서조  설문지를 사용한 연구들에서 재평가

와 억제 기제 사용에서의 개인차를 발견하 다. 구체

으로, 정서조  략으로 재평가를 주로 사용하는 

참가자들은 부정 인 정서표 과 경험을 덜 하 고 

높은 자존감, 자기 수용, 인 계, 처 기술, 성숙도

와 낙 이고 만족하는 심리  건강을 보 다. 반

로, 억제 략을 주로 사용하는 개인은 정 인 정서

표 과 경험을 덜 하 고 낮은 자존감, 자기 수용, 

인 계, 처기술, 성숙도와 낮은 사회  지지로 심리 

역기능 인 측면을 보고하 다(John & Gross, 2004). 

억제는 부정 인 감정을 억 르는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고, 따라서 자신을 부정 인 느낌으로 이끌어 심

지어는 우울 증상과 연 되기도 하 다(Abler et al., 

2010; John & Gross, 2004; Larsen et al., 2012). 한, 

연구자들은 재평가 략이 주 인 웰빙과 사회  

계의 높은 질  특성과 연 된다고 보고하 다

(Fernández-Berrocal & Extremera, 2008; Gross et al., 

2006; Leible & Snell, 2004; Salovey, 2001).

그런데 재평가와 억제의 효과 차이에 한 연구들

은 부분 설문지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 다. 정서

조  설문지의 높은 효용 가치에도 불구하고, 설문지

만으로 정서조 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Gross가 고안한 정서조  설문지는 총 

10개의 문항(재평가 여섯 문항, 억제 네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Gross & John, 2003). 문항을 살펴보면 

재평가의 경우, ‘부정 인 감정을 덜 느끼고 싶을 때, 

나는 생각하는 것을 바꾼다’ 억제의 경우, ‘나는 감정

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다’의 형식이다. 이러한 설문

의 한계는 설문 응답자 본인이 인지하는 정서조  

략의 경향성과 실제 사용 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다. 즉, 자신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추구하는 

정서조 의 경향성과 실제 사용은 다를 수 있다.

이에 최근 연구자들은 설문지가 아닌 정서조 의 

실제 사용을 측정하기 한 실험 패러다임을 고안하

여 온라인으로 정서조  략을 측정하 다(Sivers et 

al., 2012; Ochsner et al., 2012). 구체 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지시어’, ‘정서 유발 자극’, ‘휴식’이라는 일

련의 형식의 실험을 제작하고, 정서조  략의 사용

을 유도하 다. 를 들어, Silvers et al.(2012)은 이러

한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재평가 략의 성공률을 계

산해서 청소년기의 정서조 에 해 설명하 다. 구

체 으로, 10-23세의 여성 참가자들이 평가한 정서가

(Emotion Valence) 수로 연령에 따른 재평가 략 

사용의 차이를 입증하 고, 여성 청소년의 경우 연령

이 증가할수록 조  성과(Regulation Success)가 유의

미하게 증가함을 발견하 다. 한, 동일한 연령 에

게 같은 과제를 실시한 fMRI 연구에서 재평가 략의 

성공률에 따라 부정  자극에 반응하는 편도체의 반

응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상을 발견하 으며, 이

러한 조  성공률이 청소년에 비해 성인에게서 더 높

게 나타남을 발견하 다(Silvers et al., 2015). 

하지만 이들의 연구(Silvers et al., 2012; Silver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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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에서는 재평가 략들만(재해석, 거리 두기)을 사

용하 으며, 온라인 과제를 이용한 다른 부분의 정서

조  연구들 역시 재평가 략들에 한 연구들이다. 

자기보고 설문지가 아닌, 객  평가를 사용하여 재평

가와 억제 략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소수이며 비

일 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억제 략의 사용이 

재평가 략의 사용보다 불쾌한 경험을 약화시키지 못

하고 암묵  정서기억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 으나, 억제도 재평가만큼 부정 인 정

서에 해 행동표 을 감소시켰고, 교감 신경활성화를 

증가시키지 않았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 다(Dillon 

et al., 2007; Gross, 2002; Hayes et al., 2010). 

한, 신경 상 연구들에서도 재평가와 억제의 뚜

렷한 구분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구체 으로, 재평가 

략과 정 으로 연 된다고 밝힌 배외 두 상피질

의 활성화 정도가 억제와도 정  상 으로 나타냈다

(Giuliani et al., 2011; Hermann et al., 2013). 한, 최

근에는 억제 략의 사용도 정서처리 련 역인 편

도체의 활성화 정도를 재평가만큼 여주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도 있다(Ohira et al., 2006). 편도체, 뇌섬, 

배외 두 상피질, 복내측 두엽피질, 배내측

두엽피질의 역들에서 정서조  사용에 따른 회백질 

부피의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억제와 재평가의 

효과에 한 뇌 상 연구 결과들은 일 이지 않다

(Cutuli, 2014). 정서조 이라는 과정이 같기 때문에 

두 략을 사용할 때 비슷한 역이 활성화될 수 있으

나, 두 정서조 의 사용에 한 뚜렷한 역 차이에 

해서는 연구들마다 각기 다른 결과를 보고한다.  

국내에서 Gross의 정서조  설문지를 타당화한 

Shon(2005)은 참가자들이 재평가가 억제보다 더 효과

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경험 표집에 의한 실제 인 

사용에서는 억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

다. 즉, 정서조 의 사용과 효과성은 독립 이라고 설

명하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 다. 이 듯 

재평가와 억제의 사용과 효과에 한 국내 연구들은 

부분 설문지 연구들이며, 온라인 과제를 사용하여 

정서조  략의 실제 사용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

는 아직 없다. 한, 두 가지 정서조 의 자기 인식과 

사용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정서조  략의 경향성과 실제 사용

이 일치하는지 검증하고, 그에 따른 각 략들의 효과

성에 해 검증하고자 피험자 간 설계(실험 1)와 피험

자 내 설계(실험 2)로 구분하여 연구를 실행하 다.

1.1. 연구목

본 연구에서는 여성 학생을 상으로 국내에서 

아직 사용된 이 없는 Slivers의 계산식(Slivers et al., 

2012)에 Hayes의 과제 형식(Hayes et al., 2010)을 목

하여 정서조  략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 다. 

선행 연구들(Dillon et al., 2007; Gross, 2002; Hayes et 

al., 2010)에서처럼 두 정서조 을 모두 사용하는 조건

에서는 재평가가 억제보다 더 효과 일 것이다. 그러

나 참가자가 둘  한 가지 략만을 사용하는 집단 

간 설계에서는 재평가와 억제의 효과성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재평가와 억제 둘  한 가지

만을 사용하는 집단 간 비교를 실험 1로 시행하고, 재

평가와 억제 략을 둘 다 사용하는 집단 내 설계로 실

험 2를 진행하 다. 한, 정서조  과제와 Gross 등

(2003)의 정서조  설문지를 사용하여 재평가나 억제 

략의 사용 빈도와 실제 사용의 효과성이 얼마나 상

호 련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실

험에서 나타난 결과만으로 정서조 의 효과성을 논하

기에는 응  가치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두 정서조

 략의 효과성과 련 있는 개인 내 변인을 탐색하

여 개인  특성에 따른 정서 조  략의 사용과 효과

성을 탐구하 다. 구체 으로, 회복탄력성(Karreman 

& Vingerhoets, 2012; Troy & Mauss, 2011; New et al., 

2009)과 성격특성(Balzarotti et al., 2010; Cabello et 

al., 2013; Gross & John, 2003)이 과제와 설문지를 통

하여 나타나는 정서 조  략과 어떠한 련이 있는

지를 연구하 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상

본 연구는 실험 1과 실험 2로 나 어진다. 실험 1은 

집단 간 설계로, 서울 소재의 학교 여성 학생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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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상으로 정서조  략에 따라 재해석 집단과 

억제 집단으로 나 어 두 집단에 참가자를 각 20명씩 

무선 배정하 다. 재해석 집단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만 21.4세(SD=1.27) 억제 집단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만 21.3세(SD=1.41) 다. 실험 2는 새로운 여자 학

생 20명을 상으로 집단 내 설계를 실시하 다. 참가

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21.1세(SD=1.29)이었다. 참가

자들은 자발 으로 연구에 신청하 으며, 연구 담당

자에게 연구에 한 설명을 듣고 사  동의를 한 뒤에 

연구에 참여하 다. 연구 참여 후 참가자들은 수업 가

산 (credit)을 획득하 다. 본 연구는 본 학교의 생

명윤리 원회의 연구 승인을 받아 진행하 다.

2.2. 측정도구

2.2.1. 정서조  과제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재해석과 억제를 

측정하는 연구들(e.g., Silvers et al., 2012)에서 사용된 

‘지시어’, ‘사진자극’, ‘감정평가’ 형식에 Hayes et al. 

(2010)의 ‘ 략사용 성공평가’를 추가하 다. 략사

용 성공평가를 추가함으로써 (1) 참가자의 자기보고

에만 치 하지 않고 참가자의 략 사용을 측정할 수 

있고, (2) 지시어에 따른 략 사용률을 평가하여 참

가자가 략을 얼마나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

지 측정할 수 있다.

각 시행의 구성은 Fig. 1과 같다. 참가자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지시어를 2  간 응시하고, 연이어 나

타나는 사진 자극을 8  간 응시하며 지시어로 제시

된 정서조  략을 사용하 다. 략을 사용한 후에 

느껴진 감정에 해 불쾌감이 가장 낮으면 1 , 가장 

높으면 5인 5  척도로 평가하고, 이어서 지시어에 나

타난 략을 얼마나 잘 사용한 것 같은지에 해서도 5

 척도로 평가하 다. 각 시행 사이에는 3  간의 휴식 

시간이 있었다. 각 참가자는 총 72 시행을 실시하 다.  

참가자는 “재해석(Reinterpretation)” 집단과 “억제

(Suppression)” 집단으로 나뉘어 실험에 참가하 다. 

두 집단에 사용된 사진자극은 동일하고, 집단에 따라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재해석과 그냥 보기(passive 

viewing), 억제와 그냥 보기 략을 사용하도록 하

다. 재해석 집단은 보이는 그 로 느끼는 ‘그냥 보기’ 

략과 생각을 바꿔 감정을 조 하는 ‘재해석’ 략을 

사용하 다. 억제 집단은 ‘그냥 보기’ 략과 표정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참는 것으로 감정을 조 하

는 ‘억제’ 략을 사용하 다. 재해석 집단과 억제 집

단이 수행하는 과제에는 각각 동일한 부정  자극 사

진 48장이 사용되었으며(그냥 보기 략 24장, 재해석 

or 억제 략 24장), 립사진 자극은 24장(그냥 보기)

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재해석, 억제 집단별로 총 세 

조건( 립 사진-그냥 보기, 부정  사진-그냥 보기, 부

정  사진- 략 사용), 총 72회가 시행되었다. 과제는 

총 네 블록으로 나눠서 구성되었으며, 한 블록에 세 조

건의 사진이 각각 여섯 장씩 18 시행을 무작  순서로 

제시하 다. 

과제는 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 System (IAPS: 

Lang et al., 2008)의 자극  24장의 립 자극(Neutral) 

사진들과 48장의 부정  자극(Negative) 사진으로 구성

되었다.1) 부정  자극 사진은 립 자극 사진보다 더 

1) 립자극 24장: 2190, 2200, 2235, 2372, 2381, 2383, 2394, 

2441, 2487, 2493, 2495, 2499, 2516, 2518, 2570, 2580, 2600, 

2749, 2850, 2870, 4605, 5410, 7493, 8250.

부정자극 48장: 2053, 2095, 2141, 2301, 2345.1, 2683, 2688, 

2691, 2750, 2752, 2799, 2800, 2900, 3030, 3103, 3180, 3181, 

Fig. 1. Between task condition’s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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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인 정서가(Valence: ranging from unpleasant to 

pleasant)와 더 높은 각성치(Arousal: ranging from calm 

to exited)를 가진다(measured 1-9 point). 본 연구에서 

사용한 립 자극 사진 24장의 IAPS 평균 정서가는 

5.39(SD=1.52)이고, 평균 각성치는 3.45(SD=1.95)이다. 

부정  자극 사진 72장의 IAPS 평균 정서가는 2.05 

(SD=1.3)이고, 평균 각성치는 6.08(SD=2.15)이다. IAPS 

자극의 정서가와 각성치는 표 화된 수이며, 사진

들은 단순한 얼굴 사진부터 길거리, 사고, 재해,  

등과 같은 형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몸의 일부분이나 

사람이 나오는 배경을 지닌 사회  맥락을 가진 것을 

사용하 다. 

 
과제 평가 기

불쾌감 정도와 략 사용 성공 평가에 한 기 을 

참가자들에게 미리 작성한 안내문으로 동일하게 알려

주고, 과제를 실시하기 에도 질의응답을 거쳐 참가

자가 평가 기 을 숙지하여 과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 다. 지시어에 따라 정서조  략을 사용했을 때 

앞서 본 사진의 불쾌감에 해 ‘가장 괜찮으며  

불쾌감이 없을 때=1 ’, ‘살짝 불쾌하긴 하지만 아직

은 괜찮을 때=2 ’, ‘괜찮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할 때

=3 ’, ‘조  많이 불쾌했을 때=4 ’, ‘가장 불쾌하고 

 괜찮지 않을 때 5 ’으로 평가하 다. 한 지시

어에 따라 정서조  략을 성공 으로 사용했는지에 

해 ‘ 략을 사용하지 못했거나, 나도 모르게 지시어

와 다른 략을 사용한 것 같을 때=1 ’, ‘ 략을 사용

하고 싶었는데 거의 안 된 것 같아 많이 아쉬울 때=2

’, ‘ 략을 사용하긴 했는데 조  어려웠을 때=3 ’, 

‘ 략을 잘 사용했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을 때=4 ’, ‘ 략을 성공 으로 사용하 을 때=5

’으로 평가하 다.

계산식

Slivers의 계산식에 따라, 과제 평가 기 에 따른 정

서가 수로 조  성과(Regulation Success; 재평가 혹

3230, 3300, 3301, 3500, 3530, 3550, 6212, 6312, 6313, 6315, 

6350, 6510, 6520, 6530, 6570.1, 6821, 6838, 9050, 9412, 

9427, 9428, 9429, 9433, 9520, 9530, 9584, 9599, 9635.1, 

9903, 9910, 9921.

은 억제)를 계산하 다(Slivers et al., 2012). 

조 성과 = (부정  자극의 그냥보기 략–부정  

자극의 략) / 부정  자극의 그냥보기 략 × 100. 

즉, 략 없이 부정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의 정서가

를 기 으로 설정하고, 략 사용 시의 정서가가 얼마

나 감소하 는지를 산출하 다. 계산식에서 산출된 

수가 높을수록 략 사용 시 정서가가 감소되었음을 

나타내며, 따라서 조 성과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2.2. 정서조  설문지

Gross & John(2003)이 개발하여 Shon(2005)이 번안

한 도구인 Emotional Regulation Questionnaire(ERQ)

를 사용하 다. 본 설문지는 총 10문항이며 인지  재

평가 6문항, 표  억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

평가와 억제 요인 둘 다 부정 인 감정과 정 인 감

정을 묻는 문항을 한 개 이상 포함하고 있고 Likert식 

7  척도(1=  동의하지 않는다, 7= 으로 동의

한다)로 채 한다. 본 연구 60명에 한 하  역별 

신뢰도 계수는 재평가(.84), 억제(.78)이다. 

2.2.3. 정서반응성 설문지

Nock et al.(2008)이 개발하여 Lee(2009)가 번안한 

도구인 Emotion Reactivity Scale(ERS)을 사용하 다. 

본 설문지는 총 21문항으로 세 요인인 정서민감성(10

문항), 정서강도(7문항), 정서지속성(4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Likert식 5  척도(0=  비슷하지 않다, 

4=완 히 비슷하다)로 이루어져 있고 총 이 높을수

록 정서 반응성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 참가자 60명에 한 체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94이며 각 하  척도는 정서민감성(.91), 정서강

도(.85), 정서지속성(.67)으로 나타났다. 

2.2.4. 성격 5요인 특성 척도

성격 5요인 특성 척도로 IPIP-50 item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Tool)(Goldberg, 1999; Goldberg et al., 

2006)을 Yoo et al.(2004)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다

(Lee, 2006). 본 연구 60명에 한 내  합치도는 신경

증(.88), 외향성(.90), 개방성(.77), 친화성(.80), 성실성

(.73)이며 각 요인별 10문항씩 총 50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다. Likert식 5  척도로 평가되었으며(1=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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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5=매우 그 다), 각 요인의 수가 높을수

록 해당 성격 특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2.2.5. 회복탄력성 척도

Reivich & Shattle(2003)의 Resilience Quotient Test

에 근거하여 Kim(2011)이 계발한 Korean Resilience 

Quotient-53(KRQ-53)을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자기

조 능력, 인 계능력, 정성의 세 가지 요인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체 내  합치도

는 .91이며, 각 하 척도는 자기조 능력(.83), 인

계능력(.81), 정성(.87)으로 나타났다. 총 53문항으

로 Likert식 5  척도로 채 한다(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 

3. 실험 1

3.1. 연구 차

서울 소재 학교에서 연구 내용을 공지한 뒤에 자

발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 다. 연구 참가에 동

의한 참가자들은 설문지를 완료한 후 재평가와 억제 

집단에 무작 로 할당되어 각 집단의 과제를 실시하

다. 연구자는 과제 설명, 과제 시행법 등에 한 안내문

을 참가자에게 읽게 한 다음, 워포인트로 만든 슬라

이드를 사용하여 각 과제 조건에 해 직  설명하고 

참가자에게 질문을 하며 과제의 조건들, 수 기 을 

이해하 는지 확인하 다. 참가자는 5분 정도가 소요

되는 과제의 연습시행 동안, 연구자에게 각 조건마다 

어떻게 략을 사용했는지 답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습시행에서 과제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단

된 참가자는 연습 시행을 한 번 더 실시하고 완 하게 

습득을 한 이후에, 본 과제에 들어갈 수 있었다. 본 과

제는 총 네 블록으로 한 블록 당 약 5분 정도가 소요되

었으며, 각 블록 사이에 참가자가 원하는 만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블록 사이의 휴식과 실행 여부는 참가

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다음 블록의 실행을 직  조작

하 다. 각 설문지는 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과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행하고 약 20-25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의 총 소요 시간은 약 35-40분이었다.

3.2. 자료의 처리  분석

Presentation version 18.2를 사용하여 정서조  과제

를 설계  실행하고, SPSS 23.0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

을 실시하 다. 첫째, 과제 조작 검을 해 조  성과

의 계산식이 0보다 유의미하게 높은지 t 검증을 실시

하 다. 이어, 각 정서조  략이 성공 여부를 알아보

기 해 참가자들이 평가한 낮은 수와 높은 수에 

따라 시행의 감정평가 수가 유의한지 비교하 다. 

둘째, 각 집단 간의 차이를 보기 해 2(집단, 피험

자 간 변인) × 2(과제조건, 피험자 내 변인)의 혼합 분

산분석을 실시하 다. 한 각 집단에서 부정  자극

의 그냥 보기와 조  략을 응 표본 t-test로 비교

하 다. 셋째, 측정된 개인  변인들과 정서조  성공

률 간의 계를 분석하기 해 Pearson 상 분석을 실

시하 다.

3.3. 연구 결과

3.3.1. 과제 조작 검

앞서 설명한 계산식으로 구해진 조 성과의 t 검증

을 실시하여 성과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모든 참가자

의 조 성과는 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조 성과 M= 

69.13%, t (39)=24.30, p<.001; 재해석 M=20.90%, 

t(19)=6.70, p<.001; 억제 M=20.04%, t(19)=4.79, 

p<.001]. 

각 집단의 정서조  략(재해석 혹은 억제)이 참가

자들의 주  단 하에 성공 으로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기 해, 조  략의 시행 에서 참가자가 성

공 평가에서 4  이상의 높은 수를  시행만 선별

하여 ‘성공 인 략 시도’라 정의하고, 성공 평가에

서 2  이하의 낮은 수를  시행을 골라 ‘비성공

인 략 시도’로 정의한 뒤, 각 참가자들의 감정 평가

에서 평균 수를 내어 조 략의 성공 인 시행과 

비성공 인 시행을 응 표본 t검증으로 비교하 다. 

그 결과, 재해석 집단과 억제 집단 모두 비성공  

략 시도에서의 정서가 수가 성공 인 략 시도에

서의 정서가 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재해석 조건 t (19)=8.606, p<.0001; 억제 조건 

t (19)=8.270, p<.0001]. 따라서 과제의 조작 검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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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고 단되었다. 

3.3.2. 집단과 과제 조건들의 차이

각 집단에서 과제 조건에 따라 평정한 정서 평가 

수의 평균값이 Fig. 2에 나타나 있다.

Fig. 2. Valence ratings in each condition

두 집단 모두 립 자극 사진을 그냥 보았을 때 불

쾌감 지수가 가장 낮았으며, 부정  자극 사진을 그냥 

보았을 때 불쾌감 지수가 가장 높았다. 한, 정서조

 략을 사용하 을 때 부정  자극을 그냥 보았을 

때보다 불쾌감 지수가 감소하 다. 

이어 각 집단별, 조건별 차이를 검증하기 해 2 

(재해석, 억제집단) × 2 (그냥보기, 략사용)의 혼합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략 사용의 주효과

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 38)= 52.42, p<.001, η²= 

.58]. 집단의 주효과와 집단과 략의 상호작용은 유

의미히지 않았다(all ps > .05). 략의 주효과에 한 

사후분석 결과, 두 략 모두에서 정서 반응 감소 효

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재해석 집단 t(19)=5.79, 

p<.001; 억제 집단 t (19)=4.62, p<.001]. 

3.3.3. 각 집단의 과제성공률과 련된 변인

각 집단의 과제 성공률(조 성과 수)과 련된 변

인들은 다음과 같다. 재해석과 억제의 조 성과 수

와 더불어 나머지 변인들의 측정치에 포함된 인원과 

평균  표 편차를 Table 1에 제시하 다. 조  성과 

수와 정서 반응성, 회복탄력성, 그리고 성격 변인에

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all ps>.05), 

무선 할당은 성공 이라 단되었다.

재해석 집단과 억제 집단의 측정 변인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하 다(Table 2). 먼  재해석과 억제 집

단별 과제와 설문지의 연 성을 심으로 보자면, 억

제 조 성과 수가 억제 설문지와로 정 으로 유의

미한 상 을 보 다(r=.493, p<.05). 각 집단의 조 성

과 수와 개인 내 변인들 간의 상 계 분석에서, 재

해석 집단의 조 성과 수는 오직 정서 반응성 설문

지와 유의미한 정  상 을 나타냈다(r=.461, p<.05). 

한, 억제 집단의 조 성과 수는 성격 특성의 외향

성(r=.679, p<.001)과 회복탄력성(r=.457, p<.05)에서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

Variable
R Group(N=20) S Group(N=20)

M(SD) M(SD)

1. Regulation Success 20.89(13.94) 20.04(18.71)

2. ERQ(Reappraisal) 28.50(2.34) 27.45(7.77)

3. ERQ(Suppression) 13.95(5.01) 13.15(4.85)

4. Emotion Reactivity 36.75(13.92) 30.20(16.72)

5. Neuroticism 33.75(6.52) 30.45(7.76)

6. Extraversion 31.35(8.76) 35.50(4.73)

7. Openness 33.65(6.24) 32.85(5.42)

8. Agreeableness 37.10(5.64) 37.20(5.59)

9. Conscientiousness 32.80(5.23) 31.60(5.26)

10. Resilience 189.30(19.10) 193.35(25.98)

Note. R Group=Reinterpretation Group, S Group=Suppression 
Group.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variables in Exp. 1

R Group RS S Group RS

1. ERQ(Suppression) .073 (p=.761) .493 (p=.027)

2. Emotion Reactivity .461 (p=.041) -.299 (p=.201)

3. Extraversion -.041 (p=.865) .679 (p=.001)

4. Resilience .056 (p=.814) .457 (p=.043)

Note. R Group RS=Reinterpretation Group's Regulation Success, 
S Group RS=Suppression Group's Regulation Success. 

Table 2. Correlations of variables in Exp. 1

실험 1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가자들은 각 조건별 과제를 효과 으로 시행하

다. 즉, 상한 바와 같이, 재해석 략과 억제 략의 

집단 간 차이가 나지 않아 억제 략도 효과 인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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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략임이 밝 졌다. 그리고 재해석 설문지와 과

제는 련이 없었으나, 억제 설문지와 과제에서 상

이 나타났다. 한, 억제 집단이 재해석 집단에서보다 

조 성과가 기능 인 변인들(외향성, 회복탄력성)과 

련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반면, 재해석 집단의 조

성과는 정서 반응성이 높은 것과 련되었다. 종합하

면, 재해석 혹은 억제  하나의 선택지만을 가지고 

략을 사용할 때에는, 두 략 모두 효과 인 정서조  

략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재해석이 억제보다 효과

인 정서조  략이라는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둘 

다의 선택지가 있을 경우를 비교해보기 해 실험 2에

서는 집단을 나 지 않고 집단 내 설계로 한 피험자가 

재해석, 억제를 모두 사용하는 실험을 실시하 다.

4. 실험 2

4.1. 연구 차

실험 1에 참가하지 않은 여자 학생 20명(M=21.1, 

SD=1.29)을 모집하여 집단 내 조건으로 실험을 실시

하 다. 집단 내 조건 실험은 기존의 과제에 부정  

자극 사진 24장을 더해2), 72장의 부정  자극과(그냥

보기 24장, 재해석 24장, 억제 24장) 24장의 립 자극

으로(그냥보기 24장) 구성하 다. 총 네 조건, 96 회가 

시행되었다. 과제는 총 네 블록으로 나눠서 구성되었

으며 한 블록에 네 조건이 각각 여섯 장씩 24 시행을 

무작  순서로 제시하 다. 부정  자극 사진의 IAPS 

평균 정서가는 2.19(SD= ±1.34)이고, 평균 각성치는 

5.98(SD=±2.14)이다. 설문지는 실험 1 연구에서 사용

한 것과 동일하 다. 본 연구의 참가자는 재해석, 억

제, 그냥보기 조건을 모두 시행하 다. 각 설문지는 

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과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행하고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실험의 총 소요 시간

은 약 40~50분이었다.

2) 추가된 부정자극 24장: 2375.1, 2694, 3170, 6311, 6360, 

6370, 6834, 9075, 9220, 9230, 9254, 9332, 9341, 9402, 9411, 

9414, 9421, 9425, 9430, 9432, 9490, 9590, 9908, 9926. 

4.2. 연구 결과

4.2.1. 과제 조작 검

재해석 조 성과[M=25.98%, t(19)=8.823, p<.0001], 

억제 조 성과[M=22.05%, t(19)=7.231, p<.0001]는 모

두 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각 정서조  

략(재해석과 억제)이 참가자들의 단 하에 성공 으

로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기 해, 성공 인 시행과 비

성공 인 시행을 응 표본 t 검증으로 비교해 보았다. 

재해석 조건과 억제 조건 모두 낮은 성공 수의 감정 

평가 수가 높은 성공 수의 정서가 수보다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재해석 조건 t(19)=9.603, 

p<.0001; 억제 조건 t(19)=11.002, p<.0001]. 이는 낮은 

성공 수를  시행에서 더 불쾌감이 높았고, 높은 성

공의 시행에서는 불쾌감이 낮아졌다는 의미이다. 따라

서, 과제의 조작 검은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4.2.2 과제 조건들 간의 차이 

과제 조건에 따라 평정한 정서 평가 수의 평균

값이 Fig. 3에 제시되어 있다. 피험자 내 설계를 사

용하 을 때 정서조  략에 따라서 정서 반응성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하여, 반복측정 분

산분석을 실시하 다(그냥보기, 재해석 략, 억제 

략). 그 결과, 략 사용의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F(1.52, 28.86)=52.0, p<.0001, η²= .732]. 사

후분석 결과, 두 략 조건 모두에서 략 사용의 효

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재해석, t(19)=8.20, 

p<.001; 억제, t(19)=7.22, p<.001]. 한, 억제에 비해 

재해석 략을 사용하 을 때 정서 반응이 유의미하

Fig. 3. Valence ratings in Ex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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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19)=2.29, p<.05]. 이

러한 결과는, 한 피험자에게 두 략을 모두 사용할 

기회가 주어질 경우, 억제 략에 비해 재해석 략

이 부정  정서를 감소하는데 더 효과 일 수 있음

을 시사한다. 

4.2.3 과제 성공률과 련된 변인

각 조 성과 수와 개인 내 변인들 간의 상 분석 

결과(Table 3), 재해석 조 성과 수와 억제 조 성과 

수는 성격 특성의 친화성과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재해석: r=.570, p<.005 억제: r=.454, p<.05). 

Reinterpretation 
RS

Suppression 
RS

1. Agreeableness .570 (p=.009) .454 (p=.045)

Note. RS= Regulation Success. 

Table 3. Correlations of variables in Exp. 2

실험 2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 조건들 간의 차이에서 그냥보기에 비해 재해석

이나 억제 략 사용은 효과 으로 부정 인 정서를 

으며, 재해석 략이 억제 략보다 부정  정서

를 감소시키는데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재

해석과 억제 조 성과 수는 재해석, 억제 설문지와 

아무런 련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조  경향

성과 사용은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가설을 지지하 다. 

마지막으로, 두 정서조  략의 성공  사용은 높은 

친화  성격 특성과 련되었다.

4.3. 실험1, 2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 동의를 한 참가자들에게 설문

지를 먼  실시하고, 그 다음 정서조  과제를 실시하

다. 설계 방법을 제외한 모든 것이 동일하게 사용되

었기 때문에 총 60명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개인 내 변

인과 정서조  략 사용 경향  성공률 간의 계를 

분석하 다. 각 과제의 조건들의 시행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정서조  과제 역시 재해석, 억제 조 성과 

수를 총 40명씩의 데이터로 분석하 다.

정서조  설문지, 과제와 련된 개인 내 변인들의 상

분석 결과(Table 4), 억제 과제 성공률과 재해석 설문

지의 정 상 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r=.370, p<.05). 

한, 재해석 략의 사용 경향성은 정서반응성(r=-.523, 

p<.0001), 신경증(r=-.403, p<.001)과 부  상 을 보

고, 회복탄력성과 정  상 을 나타냈다(r=.467, 

p<.0001). 따라서 기존의 설문지를 사용한 선행 연구들

과 같이, 재해석 략은 심리 으로 기능 인 방향성으

로 정서반응성, 신경증, 회복탄력성과 연 되었다. 

Reinterpretation Suppression 

RS(n=40) Q(n=60) RS(n=40) Q(n=60)

1. 
-.017

(p=.919)
-

.370
(p=.019)

-.035
(p=.790)

2. 
-.091 

(p=.294)
-.523

(p=.0001)
-.029 

(p=.857)
-.141

(p=.282)

3. 
-.059 

(p=.720)
-.403

(p=.001)
-.009 

(p=.955)
.000

(p=1.0)

4. 
.110 

(p=.499)
.117

(p=.374)
.343 

(p=.030)
-.407

(p=.001)

5. 
.279

(p=.082)
.066

(p=.618)
.285 

(p=.074)
-.289

(p=.025)

6. 
.042 

(p=.797)
.467

(p=.0001)
.288 

(p=.071)
-.245

(p=.059)

Note. RS=Regulation Success, Q=Questionnaire, 
1=ERQ(Reappraisal), 2=Emotion Reactivity, 3=Neuroticism, 
4=Extraversion, 5=Agreeableness, 6=Resilience.

Table 4. Correlations of variables in Exp. 1 & 2

억제 략에 한 40명의 과제 사용은 외향성과 유

의미한 정  상 이 나타났다(r=.343, p<.05). 마지막

으로 60명의 설문지로 본 억제 략 경향성은 외향성

(r=-.407, p<.001), 친화성(r=-.289, p<.05)과 부  상

을 가졌다. 즉, 억제 략의 사용 경향은 심리 으로 

역기능 인 방향성으로 외향성, 친화성과 연 되었다.

5.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

서조  과제를 통한 재해석 략과 억제 략의 사용

은 모두 부정 인 정서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

과를 보 다. 집단 간 연구에서 재해석 집단과 억제 

집단의 조 성과는 부정 인 자극을 그냥 보는 조건

의 기  수에서 조 략 수를 빼고 그 기  수

를 나눠 살펴본 계산식에서 0보다 매우 유의하게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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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이는 개개인의 기 에 따른 정서조  

략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마찬가지로 

집단 내 과제 설계에서도 앞서 살펴본 계산식은 물론, 

각 조건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재

해석과 억제는 둘 다 효과 인 정서조  략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서조  과제로 측정한 재해석, 억제 략은 

설문지로 측정한 재해석, 억제와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조  략의 사용(과제)과 자기 인

식(설문지)은 일치하지 않았다. 집단 간 설계에서 억

제 집단이 억제 설문지와의 정  상 을 보인 것 외에

는 정서조  과제와 설문지는 련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모든 데이터를 합쳐 살펴보았을 때에는 억제 

조 성과 수가 재해석 설문지와 정  상 을 보여 

정서조  략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조  략의 사용과 자기 

인식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의 집단 내 설계에서는 재해석이 억제

보다 더 효과 일 것으로 상하 고, 참가자가 둘  

한 가지 략만을 사용하는 집단 간 설계에서는 차이

가 없을 것으로 상하 다. 정서 조  략의 집단 

간 설계 연구 결과, 재해석과 억제 둘 다 효과 으로 

부정  정서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정서 조  략  한 가

지 략만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두 략 모두 효

과 으로 부정  정서를 감소시켰다. 그러나 두 정서 

조 을 모두 사용하는 집단 내 설계를 실시한 연구에

서는 재해석 략이 억제 략보다 불쾌감을 유의미

하게 효과 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보여져, 이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 다(Dillon et al., 2007; Gross, 

2002; Hayes et al., 2010). 

넷째, 정서조  략의 사용과 기능 인 개인 내 변

인들 간의 상 을 살펴보았을 때, 재해석 략의 사용

은 혼재된 결과를 나타냈다. 구체 으로, 집단 간 설

계에서는 재해석 략의 사용이 정서 반응성이 높은 

것과 연 이 되었고, 집단 내 설계에서는 친화성이 높

은 것과 련되었다. 두 실험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40

명의 재해석 조 성과 수로 분석을 하 을 때 재해

석 략 사용과 연 되는 개인 내 변인은 없었다. 

이 듯 재해석 략의 사용이 일 이지 않은 결

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재해석 략의 이해와 근성

의 문제일 수 있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억제 집단에서 

억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따로 질문한 참

가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 재해석 집단에서는 재해석

이 어떤 것인지 지시문을 읽고도 생소해하거나 략

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이 

있었다. 본 과제에 들어가기  연습시행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토의를 거쳤음에도,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행동 으로 드러나지 않게 참는 억제 략을 사용하

는 것이 생각을 바꾸는 재해석 략보다 사용하기가 

더 용이했을 수도 있다. 억제는 단순히 행동 으로만 

드러내지 않으면 되지만, 재해석 략은 억제보다 인

지 인 로드 양이 더 추가되기에 그 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 재해석과 억제 략 사용에 한 문화 비

교 연구에서도 동양권이 서양권보다 재해석보다 억제

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도 이를 뒷받침하는데(Soto 

et al., 2011) 동양권의 공동체 문화에서는 나쁜 감정

을 드러내기보다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에 

억제에 한 이해와 근성이 더 쉬웠을 수 있다. 

집단 간, 집단 내 재해석 략 사용이 일 이지 

않은 결과를 가지는 다른 이유는 은 표본의 수로도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결과 으로는 검증력이 가장 

큰 40명의 데이터를 합쳐 살펴본 결과로 논하는 것이 

가장 논리 일 것이다. 따라서 재해석 략 사용이 개

인 내 변인과 연 될 것이라 기 한 바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재해석 략의 사용과 유의하게 련된 

개인 내 변인은 없었다. 

정서 조  과제에서 억제 략 사용과 개인 내 변인

들 간의 계는 기능 이었다. 집단 간 설계에서는 외

향성, 회복탄력성과, 집단 내 설계에서는 친화  성격

특성이 높은 것과 연 되었다. 모든 연구 데이터로 살

펴보았을 때에는 억제 략에 한 40명의 과제 사용

은 외향성과 정  상 이 나타났다. 결과 으로 비슷

한 변인들과 복되어 상 이 나타났으며, 가장 검증

력이 큰 결과로는 억제 략의 사용은 외향성이 높은 

것과 연 이 있었다. 즉, 재해석과 억제 모두 효과

으로 정서를 인다면 둘 다 기능 인 변인들과 연

될 것이라 상했던 가설과 달리, 억제 략의 사용에

서만 기능 인 변인들과 연 되었다. 

다섯째, 기존의 설문지 연구들처럼 재해석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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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 인 변인들과 련되고, 억제 설문지는 역기

능 인 요소들과 연 될 것이라 가정하 다. 상한 

것처럼 재해석 략을 사용하는 경향성이 높다고 응

답한 것은 정서반응성과 신경증이 낮은 것과 련되

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과 연 되었다. 한 억제 

략을 사용하는 경향성이 높다고 응답한 것은 외향

성, 친화성이 낮은 것과 련되었다.  

즉, 정서 조  사용에 한 주  응답에서는 재해

석을 잘하는 것이 여타 다른 정 인 변인들과도 연

되고 억제는 부정 인 변인들과 련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설문지로 두 정서 조 을 비교한 Shon 

(2005)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며 정서 조  설문지를 타

당화한 국외의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Balzarotti 

et al., 2010; Cabello et al., 2013; Gross & John, 2003). 

5.1. 연구의 의의  제한

본 연구는 정서조 의 인지 재평가와 표  억제를 

심으로 여성 학생의 정서조  략 사용의 효과성

(과제)과 인식(설문지)에 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

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조  략의 경향성

(설문지)과 실제 사용(과제)은 다를 수 있음을 밝혔다. 

둘째, 단순한 과제만으로도 재해석, 억제 략의 각각

의 효과성을 검증하 다. 셋째, 정서조 의 재해석과 

억제에 련된 개인 내 변인들을 발견하 다. 마지막으

로, 임상 장이나 연구 상황에서 정서조  연습  훈

련 도구, 검사  측정 등에 응용될 수 있는 정서조  

과제를 국내에 처음 도입하여 효과성을 검증하 다.

본 연구의 제한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여성 학생만을 상으로 

실시하여 남, 녀 간의 차이를 살펴보지 못하 다. 선

행 연구들에서 재까지 남성과 여성의 성차에 해 

보고한 연구는 설문지 연구 두 건, 과제를 사용한 

fMRI 연구 두 건이다. 설문지 연구 결과, 재평가 략

에서는 남, 여 성차가 없지만 억제 략은 남자가 여

자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했다(Shon, 2005; 

Gross & John, 2003). fMRI 연구에서는 어느 한 쪽의 

뇌 반응 역이 더 많거나 다는 차이를 보고하 다

(Domes et al., 2010; Welborn et al., 2009). 본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성인 남성의 정서조  략의 사용와 

경향성 그리고 사용의 효과성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정서조  략 효과성에 한 성차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조  과제에서는 먼

 략 지시를 하고 자극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는 

Silvers et al.(2012)의 선행 연구 차와 동일하며 두 

략의 사용 시간을 동일하게 하기 해 필수 인 

차이지만, 억제 략의 경우 자극에 한 반응 회피를 

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에서 억제와 재해석 략의 효과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략 지시의 

시간을 변인으로 하여 효과성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과제와 설문지의 일치 집단과 불일치 집단을 

나 어 그 차이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집단 내 설계로 정서조 의 실제 사용과 

자기 인식(설문지)이 같은 집단과 그 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고 그 집단들의 차이를 밝 내는 것은 의미 있

는 연구가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정서조  과제를 사용하여 미국에

서 발달 연구, 정서 기억연구 등이 선행되어 왔으나 

동서양권의 정서조 에 한 문화 차이를 입증한 연

구들이 있는 만큼(Soto et al., 2011; Kim et al., 2011), 

정서조 에 한 발달 연구 는 암묵  정서 기억의 

손상이 동양의 표  억제에도 향이 있는지 살펴보

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조  과제와 방법은 정서조 의 발달  효용 에 

한 이해, 그리고 정서조  문제를 나타내는 심리 질

환의 평가  치료 방법(Hermann et al., 2013; Schienle 

et al., 2007) 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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