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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기기를 통한 비대면 소통이 보편화된 오늘날, 감정 표출과 조절 수단으로서 모바일 미디어에 관한 연구는 정신건강 증진

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이 일상에서 부정적인 기분을 경험했을 때 개인이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어떤 유형의 격려 메시지

와 동기를 받고 싶어 하는지, 이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탐색했다. 연구 결과, 분노나 불안을 경험한 참가자들은 기분이 

나아질 거라는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슬픔이나 자괴감을 느낀 참가자들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는 메시

지를 선호했다. 둘째, 비슷한 기분이라도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메시지에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 참가자들은 자신의 능력 등을 인정

하고 칭찬하는 메시지를 선호하는 반면, 여성 참가자들은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더 원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기분 상태에 따

라 맞춤형 격려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모바일 미디어를 통한 효과적인 감정 조절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Abstract] 
In today’s world, where communication through mobile devices has become common, research on mobile media as a means of 

emotional expression and regulation can contribute to mental health promotion. This study explores different types of encouraging 
messages and motivations individuals want to receive through mobile media when experiencing negative moods, focusing on 
differences based on mood states and gender. Our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experiencing anger or anxiety tended to seek 
consolation that their mood would soon improve. In contrast, participants feeling sadness or self-harm preferred messages that 
acknowledged their existence and value and encouraged them that things would improve. Additionally, male participants preferred 
messages recognizing their abilities and value, while female participants desired more messages of empathy and consolation. These 
findings provide a foundation for developing personalized encouragement messages through mobile media, enhancing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tailored to individual mood states and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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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모바일 미디어가 우리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1 방송 매체 이용행

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TV를 필수매체라고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6년에 비해 11.1% 줄어든 반면,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8% 상승했다[1]. 더욱이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소통, 재택근무 등 고립되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하루는 모바일 속에서 시작되고 마감된다. 

결혼 청첩장, 장례식 부고 문자 등 우리 삶의 희로애락이 이 

속에 담기면서, 모바일 미디어는 단순한 연락과 정보검색을 

넘어, 우리 일상의 기분이 표현되고 기록되는 곳이 되었다. 따

뜻한 격려 문자에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따지

고 성내는 문자에 짜증이 나기도 한다. 때로는 위로를 받고 싶

어 슬프고 불안한 마음을 적어 보내기도 한다. 이렇듯 현재 모

바일 미디어는 사적인 고민과 감정 경험을 함께 나누고, 정서

적 위로를 주고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2],[3].

우리의 일상이 모바일 미디어 안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 불리는 

2030세대를 대상으로, 이들의 모바일 이용과 기분 조절의 연

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감정의 사회적 공유 이론(social 

sharing of emotion)에 따르면,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가

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는 타인과의 소통이다[4]. 선행연구

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경험한 감정을 타인과 공유하고 싶

은 동기를 가지는데, 이는 답답하거나 불쾌한 마음이 풀어지

길 기대하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행동 경향성’이다[4]. 관

련하여, 세이어와 동료들[5]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기분을 바

꾸기 위해 일상에서 흔히 취하는 행동이 ‘통화’ 또는 ‘대화’이

며, 여기에는 현재의 기분을 털어놓고자 하는 동기가 반영되

어 있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는 이용과 충족(uses and 

gratification theory)[6]의 관점을 확장하여, 오프라인 동기

로 다루어지던 감정 표현과 조절의 동기를 모바일 미디어 이

용에 적용함으로써, 모바일 미디어를 기분 조절과 관리의 도

구로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대면보다 비대면 소통, 특히 모바일을 통한 소통이 일반화

되어 있는 지금, 감정을 공유하고 조절하는 도구로서 모바일 

미디어에 관한 연구는 사회 구성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표현하는 경향이 강한 2030세대의 미디어 이용행

태를 고려했을 때[7], 이들의 기분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입 방향을 소통의 측면에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전 연구들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정 조

절의 기대를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라는 개념 아래 제

한적으로 다루었다. 즉, 정서적 고통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정보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획득을 주장하

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8]-[10]. 이러한 연구들은 감정 공

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혜택을 강조하지만,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원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 특히 정서 회복을 위한 

소통의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조언해주어야 하는지 실천적 전략을 논의하

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사회적 지지가 개인 간 발생하는 현

상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어떠한 내용의 지지가 실제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사회적 지지의 교환

(transaction)으로서 메시지 측면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부정적 감정을 털어놨을 때 모바일을 매개

로 상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로와 조언을 응원 메시지 측면

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응원 메시지는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는 개념으로, 선수의 사기를 높여주고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활성화해주기 위한 격려의 말이다

[11].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로 인해 메시지를 매개로 한 소통

이 확대됨에 따라, 일상적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의 

응원 메시지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세이어와 동료들[5]

은 나를 다독여주는 응원의 말이 효과적인 기분 조절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주장했지만, 아직 응원 메시지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스미스와 동료들[12]은 응

원 메시지가 고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신체 활동을 증대

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했으나, 여전히 기분 조절에 도움

이 되는 응원 메시지가 갖춰야 할 내용이 무엇일지 구체적으

로 탐구한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모바일을 통한 응원 메시지 

연구는 거의 초기 단계라 볼 수 있다.

소통의 핵심은 상호 연결이며, 이들의 감정과 생각이 언어

적 메시지가 되어 지속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과정이다

[13]. 소통을 통한 감정 공유의 효과는 개인의 특성 및 타인

의 반응 등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까지 연구들은 수신인의 기분 조절 입장에서, 어떤 상태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원하는지 등 세밀한 탐구가 부족했다. 모바

일 응원 메시지의 실제적 효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해당 개념

과 메시지 유형별 역할을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감정을 털어놓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어

떠한 응원 메시지를 듣고(받고) 싶어 하며, 그 동기는 무엇인

지를 당사자 관점에서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번 연구는 

한국인의 대부분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Mobile Instant 

Messaging, MIM)을 통해 일상 대화를 나눈다는 점을 고려

해, MIM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정적 감정 공유의 상황을 다루

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30세대가 일상에서 

부정적 기분을 경험했을 때 모바일을 매개로 어떠한 응원 메

시지를 받고 싶어 하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모바일 미디어가 일상 기분을 관리하는 데 어떠

한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 분노, 불안, 슬픔 등 다양

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감정들은 세부 상태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며[14], 이는 타인으로부터 받기를 기대하는 

위로나 조언, 응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안과 이[15]의 연구에서 MZ세대 참가자들은 분노를 느낄 때 

‘감정 그대로를 표출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슬픔을 느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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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힘들 때 자신에게 기대어 도움을 구하라는 메시지’를 가장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전 연구에 이어,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을 통한 기분 관리 방안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감

정을 분노·슬픔·자괴감·불안으로 세분화한 후 그에 따라 받고 

싶은 응원 메시지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모바일 헬스 연구의 일환으로, 사용자 맞

춤형 기분 조절을 위해 성별에 따른 응원 메시지 선호도도 함

께 조사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관리하고 

기분을 조절하는 방식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16]-[18]. 이러한 결과들은 기분의 세부 상태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도 타인으로부터 받고 싶은 응원 메시지 유형

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부정적 기분 상

태 및 성별에 따라 모바일을 통해 받고 싶은 응원 메시지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향후 모바일 미디어를 이용한 기분 관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HCI 분야에서 사용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응원 메시지를 제공하는 등 더 효과적인 사용자 중심의 감정 

지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여 AI 스피커 및 챗봇 메시지 개발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2-1 모바일 미디어 이용 동기: 감정 표출을 통한 부정적 기분 관리

사람들이 온종일 모바일 미디어를 이용하는 동기와 목적은 

그들의 내적 상태 및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구

체적인 동기와 목적을 파악하는 작업은 모바일 미디어에 대

한 일상적인 참여의 역학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단계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이용과 충족 이론(uses and gratification 

theory)[6]을 토대로 한 접근은 능동적인 모바일 미디어 이

용 동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미디

어 이용자는 1) 자신의 사회적/심리적 욕구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으며, 2) 구체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대를 가지고, 

3) 특정 미디어를 선택하는 행동을 보인다[6]. 미디어 이용을 

촉진하는 사회/심리적 욕구는 크게 1) 정보와 지식을 얻고자 

하는 인지적 욕구(cognitive needs), 2) 유쾌한 감정 경험을 

위한 감정적 욕구(affective needs), 3) 사회적 관계를 유지

하기 위한 욕구(social integrative needs), 4) 개인의 신념, 

신뢰,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욕구(personal integrative 

needs), 5) 현실에서 벗어나 긴장을 완화하려는 회피 욕구

(escapist needs)로 구분된다[6].

이준웅과 동료들[19]은 다매체 환경에서의 미디어 선택은 

인간 내적으로 발생하는 욕구와 필요, 관심 등을 포괄하는 심

리적 정향 상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며, 카

츠와 동료들[6]이 주장했던 사회/심리적 욕구를 다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심미선과 동료들

[20]은 연예뉴스나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시청 동기가 ‘스마

트폰 비이용자’들에겐 ‘오락 및 여가’에 불과했지만, ‘스마트

폰 이용자’들에겐 ‘자기 현시’와 ‘사회관계’를 충족하기 위한 

동기로 작용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미디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이용의 동기와 충족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

명한 질만(Zillmann)[21]의 기분관리이론(mood management 

theory)으로 연결된다. 미디어를 선택하는 중요한 동기 중 하

나는 현재의 기분을 관리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러한 주장

은 카츠와 동료들[6]이 제시한 ‘감정적 욕구’와 유사하다. 기

분관리이론은 개인이 부정적 감정보다 긍정적 감정을 추구하

는 기본 욕구를 가진다는 사실을 근거로, 긍정적인 방향의 정

서를 추구하려는 동기가 반영된 미디어 이용 패턴을 설명한

다[21].

즉, 개인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기분 상태를 향상시키거나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를 충족하

기 위해 특정 미디어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즐거움을 유발하는 오락적 콘텐츠를 선택함으

로써, 흥분 상태가 낮은 사람은 신체의 흥분 상태를 적정 수

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스포츠/액션 영화를 선택함으로써, 현

재의 감정을 콘텐츠가 유발하는 감정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한

다[21].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사람들이 스마트

폰과 같은 모바일 미디어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현 

상황은 사람들의 기분 전환에 대한 갈망과 감정 표출 행위를 

모바일 미디어가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

성을 나타낸다.

미디어 선택과 소비의 동기와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의 이

론들에 따라, 본 연구는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

를 일상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유도하는 중요한 동기 중 하나

로 다루고자 한다. 여기에는 개인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

단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표출’ 행위라는 심리적 메커니즘

에 대한 탐구와 모바일 미디어의 동기부여적인 지지 메시지

를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다.

2-2 정서적 안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바일 미디어 이용과 기분 

관리

모바일 미디어의 기술 발전과 이용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정적 기분을 관리하는 방법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모바일 SNS는 개인화 기능, 위치 기반 서비스 등 컴퓨

터 기반 SNS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

으며[22] 이러한 특성을 통해 타인과 더욱 풍부한 상호작용

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했을 

때 소셜 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의견과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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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생각을 리프레임(reframe)할 수 있다[23]. 이러한 긍

정적 재해석(positive reappraisal)은 인지심리학자들이 가

장 적절한 감정 조절이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24]. 또한, 부

정적 감정의 발산을 통한 심리적 완화의 효과도 모바일 게임

을 통해 가능하다[25]. MIM을 이용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공

감을 얻고 조언을 구하는(social support seeking) 적응적 

조절 행동과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7].

또한, 모바일 미디어는 일상에서 경험한 불쾌한 기분뿐만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다루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정신건강을 위한 온

라인 및 앱 기반 치료법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26] 특히 

스마트폰 메시지를 이용한 중재(intervention)는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언급되고 있다.

즉, 사용자들이 매력적이거나 효과적으로 느끼는 메시지 

유형은 개인의 상태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

러한 선호에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통한 경험이나 전문가를 

포함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분 조절이라는 동기를 충족하기 위한 

모바일 미디어에 초점을 두고, 사용자의 기분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바일 미디어의 역할과 활용 방안에 관해 탐구하

고자 한다.

2-3 모바일 미디어를 통한 기분 표현 및 관리: 피드백의 중요성

정신건강 커뮤니케이션은 감정을 의미 있는 타인에게 솔직

하게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27]. 일상적인 감정의 노출

(disclosure)은 그 자체만으로 정서적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

이 될 뿐 아니라, 타인의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28],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서도 중

요하다[27]. 뒤프레와 동료들[28]은 사람들이 부정적 감정

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주된 목적이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

함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유와 동료들[29]은 “문화와 

지리적 차이를 막론하고 정서적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건강

한 정신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p. 1298)”라고 강조했다. 이처

럼 감정 표현의 심리적 회복 효과가 밝혀짐에 따라, 우울감이

나 불안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상담

심리학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기분 관리를 위한 이용과 충족 관점에서 볼 때, 모바일 미디

어를 매개로 접속된 온라인 공간은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리와 안[2]의 연구는 MIM

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이유가 ‘감정을 표출하는 행

위 자체만으로 기분이 후련해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호프너와 동료들[23]은 참가자들에게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상황을 가정하게 한 후 감정 경험과 느낌을 조사한 결과를 바

탕으로, 모바일 미디어가 ‘자기 확장(self-expansion)’의 공

간이자 감정적 기기(affective technology)로서 기능하고 있

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MIM 등을 통해 구성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사용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치유적 공간의 의미는 감정 표출 행위 그 

자체보다는 타인의 답변을 통해 극대화될 수 있다. 특히 최

근 주목할 만한 가설 중 하나는 소셜 미디어의 능동적인 이

용이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피드백[30] 그리고 연결감

[31]을 이끌어내어 결과적으로 웰빙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닐스와 리메[32]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표

출할 때 듣는 사람의 피드백 유형에 따라 감정적 충격의 해

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응원 메시지라는 개념

으로 접근해, 어떠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정서적 안녕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 방향의 기분 관리가 될 수 있을지 살

펴보고자 한다.

2-4 응원 메시지의 효과와 조절초점 이론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위로

와 격려는 효과적인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세이어

와 동료들[5]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기분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로 자기대화(self-talk)와 타

인으로부터의 다독거림을 꼽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응원 메시

지는 스포츠 선수들의 동기 부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활용

되어 왔다[11].

그러나 응원 메시지의 효과는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33].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부정

적 감정을 느낄 때 동기 부여가 되는 메시지를 원할 수도 있

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구체적인 조언이나 위로의 메시지를 

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반적 가정과 일관성을 갖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지만, 고은이와 김형신[34]은 응원 메시지를 

긍정적인 메시지와 부정적인 메시지로 구분하여 어떠한 메시

지 유형이 헬스케어 서비스의 이용 지속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본 바 있다. 연구 결과, 사용자가 이미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와 같은 긍정적인 

응원의 메시지를 선호한 반면, 일주일째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20%밖에 달성 

못했네요! 얼른 하세요!”와 같은 부정적인 응원 메시지를 선

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응

원 메시지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응원 메시지에 대한 선호가 어떠한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감정(discrete emotion)

에 맞춰 원하는 반응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의 이론적 근거

가 우선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때 조절초점 이론(regulatory 

focus theory)[35]은 유용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 이 이

론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 및 정보 처리, 행동 등은 향상

(promotion) 초점과 예방(prevention) 초점이라는 두 가지 

초점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 향상 초점이 긍정적인 결과

를 얻고자 하는 기대가 반영된 성취 지향적 동기라면, 예방 

초점은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 지향적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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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된다[33],[35].

흥미롭게도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

러한 조절 초점의 경향성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연

구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예방 혹은 문제 초점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36].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일

반적으로 남성보다 자신의 현재 감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

으며, 부정적인 기분에 대한 기분 조절 전략으로 반추

(rumination)를 할 가능성이 크다[37]는 점과도 관련이 있

다. 특히 최근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상에서의 정서적 지원에

서도 성별의 조절 효과가 관찰되고 있다[38]-[40]. 이러한 

연구들을 참고할 때, 사용자의 구체적 감정과 더불어 성별에 

따라 원하는 응원 메시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성별에 따라 감정 경험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39]. 실증적 데이터

의 부족과 혼재된 선행 연구 결과는 감정 지각과 표출 측면에 

있어서 연구를 설계할 때 성별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또 다

른 이유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미디어를 통한 

기분 관리 상황에서 개인이 선호하는 응원 메시지의 유형을 

조절초점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감정 상태와 성격적 

특성에 적합한 응원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기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응원 메시지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

로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일상적인 기분 관리의 맥락에 적용하여, 모

바일 미디어를 통해 받는 응원 메시지가 개인의 감정 상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실제 

메시지의 효과보다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메시지 유형에 초점

을 맞춤으로써, 향후 모바일 미디어를 활용한 맞춤형 정서 지

원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부정적 기분 상태(분노, 슬픔, 자괴감, 불

안)에 따라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받고 싶은 응원 메시지

(pep-talk) 유형이 달라지는지, 이러한 선호도가 성별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조화된 답

변의 한계를 보완하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기 위하여 개인

이 특정 기분을 느낄 때 특정 응원 메시지를 받고 싶은 이유

가 무엇인지 탐색할 것이다. 

연구문제 1. 기분 상태에 따라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받고 

싶은 응원 메시지 유형이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 성별에 따라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받고 싶은 

응원 메시지 유형이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3. 응원 메시지를 받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Ⅳ. 연구방법

4-1 연구 참가자

본 연구의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일반 성

인남녀이다. 모바일 미디어를 통한 일상 대화와 감정 표현에 

익숙한 20, 30세대로 나이를 제한했다. 연구 참가자 모집과 

설문 진행은 리서치 회사에서 대행했다. 참가자 성별 비율을 

유사하게 유지하고자 전체 보유 패널 중 비례할당 무작위 추

출을 통해 연구 참여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전달했다. 참여자

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해야지만 

실제 설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계적 조치를 설정해두었다. 

최종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참가자들의 답변 가운데 불성

실한 응답 및 중도 탈락(연구 대상자 기준 부적합)을 제외한 

결과, 총 202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위

원회(IRB) 승인을 받았다. 

4-2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받고 싶은 응원 메시지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받고 싶은 응원 메시지 유형이 무엇

인지 알아보기 위해, 안과 이[15]의 연구를 참고했다. 이전 

연구에서는 자기 대화(self-talk) 문헌을 토대로 부정적 기분

이 들었을 때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어떤 메시지가 받고 싶은

지를 8가지 유형으로 제시했다: 1)나를 칭찬 혹은 위로/격려

해주는 메시지, 2)다짐 혹은 동기(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 

3)일상의 감사함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는 메시지, 4)

심리적 부담을 덜도록 도와주는 메시지, 5)내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메시지, 6)나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도록 만드는 

메시지, 7)느끼는 감정 그대로를 표출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

는 메시지, 8)내가 힘들 때 자신에게 기대 도움을 구하라는 

내용의 메시지. 

본 연구는 부정적 기분의 세부 상태에 따라 참가자들이 어

떤 응원 메시지를 더 선호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고

자, 선행연구[41],[42]를 참고해 기존 8가지에 추가할 메시

지 유형을 검토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받고 싶은 응원 

메시지를 총 14가지로 수정 및 보완했다: 1)나를 칭찬해주는 

메시지, 2)현재 처한 상황/기분을 위로해주는 메시지, 3)앞으

로의 상황이 잘 될 것이라 격려해주는 메시지, 4)불쾌한 기분

이 곧 나아질 것이라는 메시지, 5)자기 다짐 혹은 동기(용기)

를 줄 수 있는 메시지, 6)일상의 감사함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는 메시지, 7)내 상황/기분을 공감해주는 메시지, 8)

심리적 부담을 덜도록 도와주는 메시지, 9)네 탓이 아니라고 

위로해주는 메시지, 10)내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메시지, 

11)나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도록 만드는 메시지, 12)느끼

는 감정 그대로를 표출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메시지, 13)

스스로 강인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 14)힘들 때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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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기대 도움을 구하라는 내용의 메시지.

이 14가지의 메시지는 앞서 언급한 조절초점 이론에서 제시

하는 향상과 예방 초점을 토대로 그 성격을 구분할 수 있으며, 

조절초점에 따른 메시지 구분은 이전 연구를 참고했다[33].

4-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전체적인 설계와 활용한 메시지는 안과 이[15]

의 연구를 참고했다. 우선, 정신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데 밀접

한 일상 기분으로 분노ž슬픔ž자괴감ž불안 등 네 가지 기본 정

서를 선택했다. 조차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참가자들의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답을 얻기 위해 “네 가

지 상태 중 본인이 최근 경험한 부정적 기분을 가장 잘 나타

내는 단어를 선택해주세요”라는 질문을 사용해 한 가지 기분

을 선택하게 했다. 이어서 참가자가 선택한 기분 단어가 적힌 

짧은 메시지를 참가자에게 노출함으로써, 이들이 경험한 기분

을 더욱 잘 떠올리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최

근 불안을 가장 자주 경험했다고 답한 참가자에게는 “당신은 

현재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이 위와 같은 기분을 느끼

고 있다고 생각하며 아래 문항에 답변해주세요”라는 문장을 

제시했다. 이러한 개인적 기억 회상법은 기분 유도를 위해 자

주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특정 기분을 일

시적으로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다[15]. 

이후 참가자들에게 기분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응원 메

시지를 노출했다. 참가자들에게는 총 14가지 응원메시지 유

형을 모두 제시했으며, “위와 같은 기분을 느꼈을 때, 스마트

폰을 통해 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어떠한 내용이 적힌 메시지

를 받기 원하십니까? 아래 제시된 예시를 잘 읽으신 후, 가장 

받고 싶은 메시지 세 개를 순서대로 적어주세요”라는 질문을 

이용해 답변을 수집했다. 덧붙여 참가자에게 앞서 선택한 응

원 메시지를 왜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받고 싶은지 그 이유를 

주관식으로 적게 지시했다. 

Participant emotion measurement

ê

Inducing mood activation by displaying messages that match the 
participant's emotional state

ê

Exposure to 14 encouragement messages

ê

Instructing to select the desired encouragement message through 
mobile media to regulate the current mood state

그림 1. 조사 절차

Fig. 1. Investigation procedure

Ⅴ. 연구결과

전체 202명의 참가자 중 최근 느낀 기분이 불안이라고 답

한 사람이 105명(52.0%)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분노라고 답

한 사람이 50명(24.8%), 슬픔이 29명(14.4%), 자괴감이 18

명(8.9%) 순으로 확인됐다. 본인이 최근 느낀 기분에 따라 각 

기분 상태에 따라 참가자들은 어떠한 응원 메시지를 받고 싶

어 하는지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1 분노

최근 분노를 느꼈다고 답한 50명의 참가자의 답변을 기반

으로, 이들이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어떠한 응원 메시지를 얻

고 싶어 하는지 살펴보았다. 참가자들에게는 14개의 응원 메

시지 중 3개를 선택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시행했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분노를 느낄 때 가장 원하는 메

시지는 “현재 처한 상황 또는 기분을 위로해주는 메시지”였

다. 이 메시지를 선택한 참가자는 25명(16.7%)으로 가장 많

았으며, 두 번째로는 “내 상황/기분을 공감해주는 메시지”가 

22명(14.7%)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앞으로의 상황이 잘 

될 것이라 격려해주는 메시지”, “내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

는 메시지”, “나를 칭찬해주는 메시지”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응원 메시지 유형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여성 

참가자는 “현재 처한 상황/기분을 위로해주는 메시지” 

(63.3%)와 “내 상황/기분을 공감해주는 메시지”(50%)를 주

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참가자의 결

과와 확연히 대비되는 결과이다. 여성 참가자들의 주관식 답

변에 따르면, 이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안정을 얻을 것으

로 예상하고, 부정적인 기분에 빠졌을 때 자존감을 유지하고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답

변으로는 “안정될 것 같아서”, “부정적인 기분이 들면 자존감

이 떨어지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데, 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는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런 기분을 공감, 격려해주면 금

방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감을 받으면 화가 가라

앉을 것 같음”, “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서”, “내가 잘해가고 

있는지 걱정이 되고 확신이 없을 때 확신과 잘하고 있음을 느

끼고 싶고 자극을 받고 싶어서”, “내 잘못이 아닌 것을 확인

받고 싶기 때문에”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은 분

노를 느꼈을 때 본인이 느끼는 기분 자체와 상황 그대로를 상

대방에게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어 하는 동기가 강하다는 점

을 나타낸다.

반면 남성 참가자들은 여성 참가자와 달리 몇 가지 메시지

에 선호가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메시지를 비교적 균

등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상황

이 잘 될 것이라 격려해주는 메시지(35%)”, “내 상황/기분을 

공감해주는 메시지(35%)”, “나를 칭찬해주는 메시지(30%)”, 

“현재 처한 상황/기분을 위로해주는 메시지”(30%), “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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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메시지”(30%)가 상위를 차지했다. 메

시지 선호에 대한 이유를 적은 주관식 답변을 살펴본 결과, 

남성 참가자들은 “나에 대해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나

의 힘듦을 공감해주면 도움이 된다”, “상황을 진정시키고, 다

시금 할 수 있게 해준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지만, 나는 

잘하고 있음을 타인이 알아줬을 때 좀 더 위로되는 것 같아

서” 등을 언급했다.

정리하자면, 성별에 따라 응원 메시지에 대한 공통적인 선

호 경향은 여성 참가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남

성 참가자들은 다양한 메시지에 대한 선택이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이 낮았다. 분노라는 같은 감정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각각의 남성 참가자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원

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각각의 상황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

태의 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5-2 슬픔

최근 슬픔을 느낀 29명의 참가자의 결과를 토대로 응원 메

시지 유형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분노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통해 유형별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유형별 비율(%)은 29명이 아닌 29명이 선택한 세 개 답변에 

대한 합인 78개의 답변을 바탕으로 산출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표 1 참조), 슬픔을 느낄 때 가장 선호

하는 응원 메시지 유형은 “내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메시

지”였다(14.0%). 이어서 “나를 칭찬해주는 메시지(10.8%)”

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현재 처한 상황/기분을 

위로해주는 메시지(9.7%)”, “앞으로의 상황이 잘 될 것이라 

격려해주는 메시지(9.7%)”, “자기 다짐 혹은 동기(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9.7%)”, “내 상황/기분을 공감해주는 메시지

(9.7%)” 등 4개 유형이 동일한 비율을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슬픔을 경험하는 상황에서도 여성 참가자가 남성 참가자보

다 선호하는 메시지 유형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났다. 여성 

참가자들은 슬픔을 느낄 때 “내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메

시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가장 뚜렷했다(64.3%). 다음으로 

상위를 차지한 답변은 “내 상황/기분을 공감해주는 메시지

(50%)”, “네 탓이 아니라고 위로해주는 메시지(42.9%)”였

다. 선호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주관식 답변으로는 “힘이 

들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렇지만 우울할 땐 자기객관화가 

더 잘된다. 그렇기에 굳이 날 더 탓하고 싶어지진 않는다”, 

“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자존

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나머지 말들은 위로나 용기가 안 

된다. 나에게 시너지를 주고 힘을 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라면 저런 말을 해줄 것 같다”, “해결

책을 바라는 게 아니므로 공감과 이해가 필요하다” 등이 주된 

이유로 확인됐다. 즉, 슬픔을 경험하는 여성 참가자들은 감정

의 공유를 통해 힘든 상황 자체를 공감받고 해결책이 아닌 위

로와 이해를 얻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참가자의 경우 “나를 칭찬해주는 메시지(40%)”, “자

기 다짐 혹은 동기(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40%)”, “일상

의 감사함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는 메시지(40%)”가 

가장 높은 비율로 확인됐다. 이는 여성 참가자에게서는 주로 

나타나지 않은 선호 경향이었다. 그 이유를 주관식 답변을 통

해 확인해본 결과, “힘이 날 수 있어서”, “힘날 수 있어서”, 

“힘이 나서” 등이 공통된 이유로 확인됐다. 또한, “저런 메시

지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

다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함”, “좋아해서” 등 자신의 능력 등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인정받는 메시지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에 따라 슬픔에 대한 응원 메시지

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슬픔을 경험하

는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부각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

성은 주로 상황에 대한 공감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조되었으

며, 반면 남성은 주로 자신에 대한 칭찬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5-3 자괴감

최근 자괴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18명의 참가자들에게 해

당 감정을 느낄 때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받고 싶은 응원 메

시지 유형을 조사했다. 참가자 당 14개 유형 중 3개를 선택했

기 때문에,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실시했다.

전반적으로, 자괴감을 느낀 참가자들은 타인으로부터 “나

를 칭찬해주는 메시지(12.5%)”, “현재 처한 상황/기분을 위

로해주는 메시지(12.5%)”, “내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메

시지(12.5%)”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빈도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했다.

성별에 따른 응원 메시지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여성 참가

자들은 주로 “내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메시지(62.5%)”

를 가장 선호했다. 이어서 “내가 힘들 때 자신에게 기대 도움

을 구하라는 내용의 메시지(37.5%)”, “앞으로의 상황이 잘 

될 것이라 격려해주는 메시지(37.5%)”, “나를 칭찬해주는 메

시지(37.5%)” 등의 답변이 상위를 차지했다. 주관식 답변을 

통해 확인된 구체적인 이유로는 “비난이 아닌 다정한 공감을 

받고 싶다”, “떨어진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그 

상황이 되면 내 스스로가 비관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보

다 나아질 거라고 믿고 싶어서요” 등이 있었다. 즉, 여성 참가

자들이 스스로 자괴감을 느꼈을 때는 주로 타인으로부터 긍

정적인 평가나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러한 감정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참가자의 경우는 자괴감을 느낄 때 특정 메시지

에 대해 높은 선호가 나타나기보다는 다양한 메시지 유형을 

고르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선호도가 높은 메시지 유형

으로는 “나를 칭찬해주는 메시지(50%)”, “현재 처한 상황/기

분을 위로해주는 메시지(50%)”, “앞으로의 상황이 잘 될 것

이라 격려해주는 메시지(40%)” 등이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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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types Gender

Anger Sadness Self-harm Anxiety

N 
(%)

Total N 
(%)

N 
(%)

Total N 
(%)

N 
(%)

Total N 
(%)

N 
(%)

Total N 
(%)

A message praising me

Male
6 

(30.0%) 12 
(8.0%)

6 
(40.0%) 10 

(10.75%)

5 
(50.0%) 8 

(12.5%)

21 
(38.9%) 36 

(11.43%)
Female

6 
(20.0%)

4 
(28.6%)

3 
(37.5%)

15 
(29.4%)

A message encouraging 
me that things will go 

well in the future

Male
6 

(30.0%) 25 
(16.67%)

3 
(20.0%) 9 

(9.68%)

5 
(50.0%) 8 

(12.5%)

20 
(37.0%) 36 

(11.43%)
Female

19 
(63.3%)

3 
(21.4%)

3 
(37.5%)

16 
(31.4%)

A message comforting 
me about my current 

situation/mood

Male
7 

(35.0%) 15 
(10.0%)

3 
(20.0%) 9 

(9.68%)

4 
(40.0%) 6 

(9.38%)

26 
(48.1%) 46 

(14.60%)
Female

8 
(26.7%)

3 
(21.4%)

2 
(25.0%)

20 
(39.2%)

A message assuring that 
my unpleasant mood will 

improve soon

Male
5 

(25.0%) 9 
(6.0%)

2 
(13.3%) 2 

(2.15%)

1 
(10.0%) 1 

(1.56%)

5 
(9.3%) 14 

(4.44%)
Female

4 
(13.3%)

0 
(0.0%)

0 
(0.0%)

9 
(17.6%)

A message that serves 
as a self-promise or 

gives motivation 
(courage)

Male
1 

(5.0%) 6 
(4.0%)

6 
(40.0%) 9 

(9.68%)

2 
(20.0%) 3 

(4.69%)

12 
(22.2%) 20 

(6.35%)
Female

5
(16.7%)

3 
(21.4%)

1 
(12.5%)

8 
(15.7%)

A message that makes 
me appreciate the 

everyday and have a 
positive mindset

Male
4 

(20.0%) 5 
(3.34%)

6 
(40.0%) 8 

(8.60%)

2 
(20.0%) 2 

(3.13%)

7 
(13.0%) 11 

(3.49%)
Female

1 
(3.3%)

2 
(14.3%)

0 
(0.0%)

4 
(7.8%)

A message empathizing 
with my situation/mood

Male
7 

(35.0%) 22 
(14.67%)

2 
(13.3%) 9 

(9.68%)

3 
(30.0%) 5 

(7.81%)

11 
(20.4%) 33 

(10.48%)
Female

15 
(50.0%)

7 
(50.0%)

2 
(25.0%)

22 
(43.1%)

A message helping to 
lessen my psychological 

burde

Male
3 

(15.0%) 10 
(6.67%)

4 
(26.7%) 6 

(6.45%)

1 
(10.0%) 1 

(1.56%)

19 
(35.2%) 36 

(11.43%)
Female

7 
(23.3%)

2 
(14.3%)

0 
(0.0%)

17 
(33.3%)

A message comforting 
me that it's not my fault

Male
3 

(15.0%) 8 
(5.34%)

1 
(6.7%) 7 

(7.53%)

0 
(0.0%) 2 

(3.13%)

3 
(5.6%) 9 

(2.86%)
Female

5 
(16.7%)

6 
(42.9%)

2 
(25.0%)

6 
(11.8%)

A message 
acknowledging my 
existence and value

Male
6 

(30.0%) 14 
(9.34%)

4 
(26.7%) 13 

(13.98%)

3 
(30.0%) 8 

(12.5%)

15 
(27.8%) 28 

(8.89%)
Female

8 
(26.7%)

9 
(64.3%)

5 
(62.5%)

13 
(25.5%)

A message that makes 
me critically evaluate 

myself

Male
5 

(25.0%) 8 
(5.34%)

3 
(20.0%) 4 

(4.30%)

2 
(20.0%) 3 

(4.69%)

7 
(13.0%) 14 

(4.44%)
Female

3 
(10.0%)

1 
(7.1%)

1 
(12.5%)

7 
(13.7%)

A message telling me it's 
okay to express exactly 

what I'm feeling

Male
3 

(15.0%) 8 
(5.34%)

2 
(13.3%) 2 

(2.150%)

0 
(0.0%) 2 

(3.13%)

5 
(9.3%) 17 

(5.40%)
Female

5 
(16.7%)

0 
(0.0%)

2 
(25.0%)

12 
(23.5%)

A message affirming 
that I can overcome 

challenges with strength

Male
2

(10.0%)
2 (1.34%)

1
(6.7%) 2 

(2.150%)

1
(10.0%) 1 

(1.57%)

3 
(5.6%) 3 

(0.95%)
Female

0 
(0.0%)

1 
(7.1%)

0 
(0.0%)

0 
(0.0%)

A message suggesting I 
lean on myself for 

support when things get 
tough

Male
2 

(10.0%) 6 
(4.0%)

2 
(13.3%) 3 

(3.225%)

1 
(10.0%) 4 

(6.25%)

8 
(14.8%) 12 

(3.81%)
Female

4 
(13.3%)

1 
(7.1%)

3 
(37.5%)

4 
(7.8%)

Total

Male 20
150 

(100.0%)

15
93

(100.0%)

10
64 

(100.0%)

54
315 

(100.0%)
Female 30 14 8 51

표 1. 기분 상태에 따라 주변인으로부터 받고 싶은 응원 메시지

Table 1. Cheering messages desired from others depending on one’s mood state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 지지: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기분 조절 전략 마련을 위한 디지털 응원 메시지 탐색

1565 http://www.dcs.or.kr

은 남성 참가자들의 다양한 메시지 유형 선호에도 불구하고 

여성 참가자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내 존재와 가치

를 인정해주는 메시지”나 “내가 힘들 때 자신에게 기대 도움

을 구하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성 참가자들의 답변 선택 이유로는 “위로

받고 싶어서”, “현실적 실질적으로 어떤 것도 도움은 안 되지

만 잘하고 있다는 칭찬 정도면 충분”, “위로가 되어주기 때문

에”, “긍정 에너지가 필요해서”, “내 상황을 이해해주는 메시

지를 통해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고, 일상의 감사함과 긍정적

인 마음을 갖게 해주는 메시지를 통해 그나마 현재 상황에서 

얻는 도움들에 감사를 느끼고 싶어서”와 같은 답변이 확인되

었다.

여성들이 가장 선호한 “내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메시

지”와 남성들이 선호한 상위 메시지 중 “나를 칭찬해주는 메

시지”는 뉘앙스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뚜렷하게 나타난 선호의 차이도 이러한 차이에

서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내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메

시지”는 참가자에게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노력 등 전반적인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메시지일 것이다. 반면 “나를 칭찬

해주는 메시지”는 참가자의 행위나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평

가를 내포하고 있다. 

5-4 불안

최근 불안을 느꼈다고 답한 105명의 참가자에게 해당 기

분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어떠한 응원 

메시지를 받고자 하는지 조사했다.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앞으로의 상황이 잘 될 것이라 격려해주는 메시지(46명, 

14.6%)”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나

를 칭찬해주는 메시지(36명, 11.4%)”, “현재 처한 상황/기분

을 위로해주는 메시지(36명, 11.4%)”, “심리적 부담을 덜도

록 도와주는 메시지(36명, 11.4%)”가 동일한 비율로 선호되

었다.

이러한 선호도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우

선,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메시지로는 “내 상황/기분을 공감

해주는 메시지”(43.1%)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앞으로의 상

황이 잘 될 것이라 격려해주는 메시지(39.2%)”와 “심리적 부

담을 덜도록 도와주는 메시지(33.3%)”가 상위를 차지했다. 

여성 참가자들은 “불안 같은 감정은 심리적 부담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메시지가 제일 위로가 되어

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건 알지만, 마음이 따듯해져

서 잠시나마 우울함을 잊을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해 공감 

메시지를 받으면 이겨낼 수 있을 거 같다”, “감정이라는 건 

확실하지 않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기도 어려운 건데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의 그러한 감정을 공감해주고 보이지 않는 미

래지만 잘 될 거라는 격려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말

을 들으면 마음에 위로가 많이 될 것 같다”, “저는 무언가 결

정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고, 이미 내린 결정에도 많은 걱정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심리적 부담을 덜도록 도와주는 

메시지가 필요해요. 또 내가 불안하지 않게 나를 지지해줬으

면 좋겠습니다”, “공감을 받으면 힘이 난다”, “위로와 용기를 

얻으면 걱정과 불안한 감정이 조금 나아질 것 같기 때문이고, 

평소 일상의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서” 등과 같은 

이유로 모바일 응원 메시지를 받고 싶다고 대답했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앞으로의 상황이 잘 될 것이라 격려

해주는 메시지(48.1%)”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

으로는 “나를 칭찬해주는 메시지(38.9%)”, “현재 처한 상황/

기분을 위로해주는 메시지(37.0%)”, “심리적 부담을 덜도록 

도와주는 메시지(35.2%)” 순이었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고 

싶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내 편이 있구나라는 느낌”, “내가 

가는 길의 확신”, “용기가 부족해서 자신감이 떨어져서 좌절

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 “현

재 하는 일에 대한 불안감과 막막함을 해소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이 생길 것 같다”, “자존감이 낮아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안감을 느껴서” 등으로 나타났다. 즉, 자존감을 획득함으로

써 불안한 감정을 편안하게 하고 싶은 욕구로 인해 나를 칭찬

하거나 위로 및 격려해주는 메시지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VI. 논  의

스트레스로 인해 부정적 감정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 정신건강 증진 측면에서 일상적 기분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의 일상

에 깊게 스며들어 있는 모바일 미디어를 주목하고, 이를 활용

한 기분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탐색적 연구를 시도했다. 구체

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분노, 슬픔, 자괴감, 불안 등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해당 감정을 경험한 사람이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어떠한 응원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하는지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의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험한 기분 상태에 따라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받고 

싶은 응원 메시지의 유형이 달라짐이 확인됐다. 분노를 경험

한 참가자들의 경우, “현재 처한 상황 또는 기분을 위로해주

는 메시지”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슬픔과 자괴감을 느낀 경우

는 공통으로 “내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메시지”를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불안을 느낀 참가자들은 

“앞으로의 상황이 잘 될 것이라 격려해주는 메시지”와 같이, 

자신의 불안정한 심리를 다독거려주고 안심할 수 있도록 도

와줄 수 있는 타인의 반응을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처한 기분 상태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받고 싶은 응원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조절초점 이론[35]을 

토대로 해석될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33],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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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은 낙담이나 슬픔을 최대한 피하고 만족감, 성취감 등과 

같은 감정을 얻길 기대하는 방향으로 동기화된다. 반면, 예방 

초점은 불안이나 염려에서 벗어나 편안함, 안도감 등과 같은 

감정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앞서 향상 초점과 차이가 있다. 이

를 본 연구 결과에 적용해보면, 분노와 불안을 경험한 참가자

들은 상대로부터 내가 겪은 기분이 곧 괜찮아질 거라는 위로

를 얻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슬픔과 자괴감을 느낀 

참가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고, 더 나아질 거라 응원

해주는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타인의 역

할을 논의하는 데 있어 무조건적인 위로와 지지를 제안할 것

이 아니라, 기분 상태를 최적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메시지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비록 본 연구가 탐색적 성격을 가

지고 있어 실제 기분 조절에 효과가 있는 메시지 유형이 무엇

인지 확인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기분에 따라 원

하는 응원 메시지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결과는 관련 후속 연

구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유사한 기분을 경험했을지라도 성별에 따라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받고 싶은 세부 메시지 유형에 차이가 나타났

다. 특히, 남성 참가자들과 비교해 여성 참가자들은 기분 상태

에 따라 선호하는 메시지가 더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향이 발

견되었다. 분노를 경험한 여성 참가자들의 경우, “현재 처한 

상황/기분을 위로해주는 메시지”를 가장 선호했다. 슬픔과 자

괴감을 경험한 여성 참가자들의 경우는 “내 존재와 가치를 인

정해주는 메시지”를, 불안의 경우는 “내 상황/기분을 공감해

주는 메시지”와 “앞으로의 상황이 잘될 것이라 격려해주는 

메시지”를 기분 조절을 위해 듣고 싶다고 답변했다. 이에 비

해 남성 참가자들의 경우, 부정적 기분 상태에 따라 선호하는 

메시지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여성 참가자들의 경우 뚜렷이 

구분된 1-2개의 메시지를 선호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남성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남성 참가자들의 경우 기분 상태와 관계없이 

“나를 칭찬해주는 메시지(내가 지금/현재 잘하고 있다고)”가 

특별히 더 선호하는 메시지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 참가자들

은 전반적으로 “위로나 공감의 메시지”를 더 선호하는 경향

이 있었다. 즉, 남성 참가자들의 경우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는 메시지를 더 선호하는 반면, 여성 참가자들의 경우

는 자신이 경험한 기분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받는 것을 더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또한 앞서 설명한 조절초점 이론에 근거해 해

석할 수 있다. 히긴스[35]는 각 개인이 향상과 예방 중 특정 

초점에 더 활성화되는 속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에

서 다룬 기분 상태라는 상황적 맥락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기분 상태와는 별개로, 남성은 부정적 감정

을 조절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향상 초점의 메시지를 원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여준

다. 한편, 여성은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 자체에 위로를 

받고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예방 초점

의 메시지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

과는 성별에 따라 효과적인 메시지 초점이 다름을 보여준 선

행연구와 일치한다[36],[37].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분 

조절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 전략을 개발할 때, 기분 상태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메시지 선호도와 효과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힌다. 우선 본 연구는 사람들이 부정

적 기분을 느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응원 메시지를 

기대하는지의 차원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러한 메시지가 실제 

감정 조절에 미치는 효과는 검토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

용자들이 선호하는 메시지 유형이 무엇인지 당사자 관점에서 

조사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연구 결과가 받고 싶은 

메시지 자체가 감정 조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여성 참가자들은 자신이 경험

한 부정적 기분에 공감을 얻길 원했지만, 상대방의 이러한 태

도가 정서적 회복에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

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 공감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생하

는 대화가 때때로 오히려 문제에 대한 반추로 인해 정서적 회

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37]. 따라서 실제 부정적 감정

을 긍정적 방향으로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는 응원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부정적인 기분의 원인과 정도, 변화 가능성 혹은 메

시지를 주고받는 상대와의 관계 정도에 따라 인지되는 기분

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분 상태는 복잡성과 주관

성을 내포하며, 일대일 메시지 교환은 미묘한 감정 변화를 전

제하는 활동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추가적인 

선행변인 혹은 매개 변인으로 포함한다면 더욱 명확한 영향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참여자의 심리적 요인

과 연령, 교육 수준, 경제적 지위와 함께 가족과의 동거 여부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지 못한 

점 또한 본 연구의 한계이다. 모바일을 통한 소통이 일상화된 

현실을 고려해,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 중장년층 또는 

노년 등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성

별에 따른 차이에 중점을 둔 본 연구는 성별 이분법적 구분이 

갖는 한계를 인정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 구분을 넘어선 

연구 대상 세분화 방식과 성소수자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고

려하여 스펙트럼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모바일 미디어를 통한 대인 간 소통

의 역할을 감정 조절과 관리 측면에서 다룬 탐색적 시도로, 

향후 감정을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효과적인 응원 메시지

의 특성을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기존 연구는 대체로 모바일 미디어의 이용량과 의존도 증

가에 따른 정신건강 측면의 부작용을 밝히는 데 치중된 경향

이 있다. 그러나 모바일 미디어 사용량이 정신건강에 직접적

인 영향력이 없다는 결과를 밝힌 선행연구들은 그 이용 및 효

과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면밀한 관찰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4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모바일 미디어를 온종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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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이용 방식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일상 감정 상태를 확

인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구했다. 

특히,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문화에 영향을 받은 알파 세대

의 성장으로 모바일 미디어를 통한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각종 미디어의 소재로 이용되

고 있는 현시대에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의미 있다. 

불쾌한 감정은 일상을 저해하지만, 유쾌한 감정은 일상의 

활력이 되며 정신건강을 개선하고 사람들과 연결되려는 욕구

는 모든 세대에게 공통된 것이다. 관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자 하는 욕구는 모바일 미디어가 일상 소통의 핵심 요소

로 여겨지는 현 상황에서 더욱 부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본 MIM을 통한 부정적 감정 표현 및 응원 메시지 수신 

과정은 대면 상황보다 상대방에 대한 부담이 적으며, 글을 통

해 감정을 표출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점이 있다[3]. 

모바일 미디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의 긍정적 효과를 제시

하는 본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모바일 미디어를 활용한 기분 

관리 연구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용자 경험과 상호작용을 개선하여 적절한 응원 메시지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스피커 및 챗봇 메시지의 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방법으로는, 감정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기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개인화

된 메시지를 생성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텍스트나 음성 데이터를 분

석하여 현재 감정 상태를 평가하고, 이에 맞는 격려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이

전 반응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

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보다 

개인화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다양한 상황과 사용자 

집단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감정 상

태를 고려하여,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감정 분석 및 메시지 

생성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실

제 사용 환경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감정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실증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연

구를 위한 기반 연구로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현재 의료나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이용자의 특

성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은 청소년이나 노인, 취약계층에게도 널

리 적용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에게는 그들이 선호하는 메시징 앱과 연동된 감정 지원 서비

스를 제공하고, 노인에게는 음성 인식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손쉽게 감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이다. 이러한 높은 접근성을 활용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용자

의 특성을 고려한 정교한 메시지 생성 알고리즘과 시스템 설

계가 사용자의 정신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VII. 결  론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모바일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지

지와 기분 조절의 중요성을 탐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사람

들이 분노, 슬픔, 자괴감,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모

바일 미디어를 통해 받고 싶은 응원 메시지의 유형이 기분 상

태와 성별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했다. 특히, 남성은 자신의 능

력과 가치를 인정받는 메시지를, 여성은 공감과 위로의 메시

지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인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각기 다른 

감정 상태와 성별에 맞춘 맞춤형 응원 메시지를 제공함으로

써 더 효과적인 기분 조절이 가능하다. 감정 분석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응원 메시지를 생성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

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감정 조절에 효과적인 응원 메

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증하고,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과 감정 상태를 고려한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감정 분석 및 

메시지 생성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효과적인 사회적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바일 미디어를 통한 정서적 지원 방안을 개발하

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정

신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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