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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선   중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실제자기 자각촉진 개입이 대학생의 폭식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D지역의 대학생 중 1) 일주일에 2회 이상 표적행동을 보고하며 2)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이 아닌 심리적 

이유로 표적행동이 나타나고 3) 연구 참여에 동의한 2인을 선별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단일대상 연구방법을 적

용하여 개입의 효과를 검증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제자기 자각 촉진 개입 질문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실

제자기가 그 당시 경험한 정서와 욕구를 탐색하고 자각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연구 설계는 ABAB설계를 이용하였

다. A에 해당하는 1차 기초선, 2차 기초선은 각각 7일 동안 특별한 개입 없이 매일 저녁 온라인 설문측정 하였

다. B에 해당하는 1차 개입, 2차 개입은 각각 18일, 13일 동안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실제자기 자각촉진 개입을 총 

31회(대면개입 9회, 간편형 온라인 개입 22회) 실시하였으며, 기초선과 마찬가지로 매일 저녁 폭식행동에 대한 온

라인 설문측정 하였다. 시각적 분석 결과, 두 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1,2차 개입을 진행하는 동안 폭식행동 빈도

와 조절실패, 폭식의도, 폭식갈망, 그리고 부적 정서 수준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의 평균점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폭식행동 ‘빈도’ 각각 63%, 16% 감소, ‘조절실패’ 각각 64%, 23% 감소, ‘의도’ 각

각 28%, 24% 감소, ‘갈망’ 각각 69%, 14% 감소, ‘부적 정서’ 각각 74%, 42% 감소. 본 연구는 실제 상담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자기 자각촉진 개입 질문지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는 실제자기 자각촉진 개

입이 폭식행동을 비롯한 조절실패 문제와 정신건강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실제자기자각, 폭식행동, 자기차이 이론, 중독, 중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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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2018)는 폭식과 관련한 진단

기준의 마련과 폭식조장 미디어, 이른바 ‘먹방’

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제시하며, 폭식

문제에 대한 국가적 우려를 나타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2019)에 따르면 2018년도 한해에만 

신경성 폭식증, 비전형 신경성 폭식증, 기타 심

리적 장애와 연관된 과식, 등을 포함하여 폭식

증으로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가 14,9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0대는 54.4%로 절반이

상을 차지했고 20대 초반의 여성환자가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내 폭식문제

의 심각성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0대 젊은 층에

서의 폭식문제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폭식장애(binge eating disorder; BED)는 2013년

에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이하 DSM-5, 

APA, 2013)이 개정되면서 정식 진단으로 추가

되었다. 폭식장애의 핵심 증상인 폭식 삽화 즉, 

폭식행동은 폭식장애 뿐 아니라 섭식장애 전

반에 나타나는 증상으로(전소라, 손정락, 2012), 

DSM-5에서는 폭식행동의 특징을 일정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먹는 것보다 분명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먹는 것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하는 것

(APA, 2013)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는 폭

식행동이 조절실패가 핵심인 다양한 중독문제

와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폭식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폭식장애를 포함한 섭식장애 전

반과 조절실패문제를 보이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기존에 폭식행동의 발생을 연구한 문건들에 

의하면 폭식행동의 발생에 심리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erman 

& Polivy, 1993), 특히 정서적 요인을 폭식행동의 

발생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심리적 요인으로 보

고 있다(이연희, 2010). Heatherton과 Baumeister 

(1991)의 회피이론에 따르면, 폭식행동이 심리적 

고통과 같은 혐오자극으로부터 주의를 전화하

기 위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스트레스

나 고통을 경험하면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식과 같은 즉각적으로 제시된 자극에 주

의를 배정한다. 이렇게 눈앞에 제시된 자극으로 

주의가 전환되면, 섭식에 대한 통제가 풀리면

서 폭식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김미리혜, 

2008). 사람들은 폭식행동을 정서조절전략으로

서 부정적인 정서나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지만, 역설적으로 행동이후 신체적 

불편감과 체중에 대한 걱정으로 부정적인 정서

를 더 크게 발생시키고 하제사용과 같은 부적절

한 보상행동을 일으키게 된다(이지영, 권석만, 

2006). Stice와 Agras(1999)가 제안한 부정적 정서 

모델(negative emotion model)과 Wilson과 Fairburn 

(1993)이 제안한 정서통제모델(emotion regulation 

model)은 우울, 불안 및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의해 폭식행동이 유도되며, 이러한 부정

적 정서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음식섭취

를 한다고 보았다. 앞선 연구를 종합해볼 때 폭

식행동의 해소를 위해 부적 정서를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다양한 부정적 정서의 해소방법 중 실

제자기(real-self)를 자각하는 개입을 폭식행동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보통 개인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모습은 사회적 역할이나 타인과의 관계와 같

은 외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고, 개인

의 목표나 가치관 등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달

라지기도 한다(이수현, 2005). 외적요인과의 관

계를 통해 형성된 개인의 모습과 내적요인에 의

해 형성된 모습을 통틀어 ‘자기(self)’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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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자기를 넓은 의

미로서 총체적이고 단일적인 차원으로 규정하

였다면, 점차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복잡하고 

분화된 체계로서의 자기에 관심을 가지며, ‘자

기’를 상황, 역할, 목표, 타인 등에 의해 정의되

는 여러 가지 측면들로 개념화하였다(Markus & 

Nurious, 1986; Pelham & Swann, 1989; Linville, 

1985, 1987). Rogers(1951)는 자기를 두 측면, 즉 

유기체가 지금 자신이라고 믿는 ‘실제자기

(real-self)’와 자신이 이상적으로 미래에 되리라고 

보는 ‘이상적 자기(ideal-self)’로 나누어 보았으며, 

일상에서 겪는 경험들을 자신의 자기 구조에 통

합하지 못하게 하는 이들 간의 불일치가 불안이

나 실망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일상

생활의 부적응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현대

에 이르러 Higgins(1987, 1989)는 자기차이이론

(self-discrepancy theory)을 통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구체적 정서경험이 여러 유형의 자기 신념

들 간의 차이나 혹은 자기 상태 표상들 간의 차

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실제자기, 이상자기, 당위자기의 측면에

서 자신을 생각하고, 실제자기와 이상자기의 차

이 또는 실제자기와 당위자기의 차이가 정서경

험의 종류와 강도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 실제

자기와 이상자기의 차이가 클수록 우울과 관련

된 낙담관련 정서(dejection-related emotions)를 

더 많이 경험하고, 실제자기와 당위자기의 차

이가 클수록 불안과 관련된 초조관련 정서

(agitation-related emotions)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차이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최

근까지도 자기차이(self-discrepancy)와 부정적 정

서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많은 연

구자들에 의해 지속되어왔다(이영호, 최정원, 

1998; 황민영, 방희정, 김영숙, 2014; Mason et al., 

2019; Strauman & Higgins, 1987; Strauman, 1989). 

Strauman(1989)은 개방형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

기 질문지를 개발하여 자기차이의 유형과 정도

를 측정하고,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불

편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자기차이의 정도가 클수록 정서적 불편

감이 더욱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또한 

자기차이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정서적 불편

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

로 실제자기와 이상자기의 차이는 낙담정서와 

관련을 보였고, 실제자기와 당위자기의 차이는 

초조정서와 관련을 보였다. 국내에서도 관련 연

구가 수행된 바 있는데, 강혜자와 한덕웅(2005)

의 연구에서 실제:이상 자기차이가 우울과 관련

됨을 검증하였고, 이 연구를 통해 개인이 지각

한 자기차이가 부적 정서를 예측하는데 중요함

을 시사했다. 황민영 등(2014)의 연구에서는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제:이상 자기차이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함을 검증하

고 성별에 따른 상이한 패턴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실제자기와 이상/당위자기간의 차이

가 부정적 정서 발생을 설명할 수 있으며, 부적 

정서에 대한 부적절한 전략으로 발생하는 폭식

행동에도 관여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일부 선행연구들은 자

기차이와 섭식문제, 특히 폭식과 관련된 문제와

의 연관성을 다루었는데(강혜자, 2003; 조경희, 

이봉건 2015; Higgins, Vookles, & Tykocinsky, 

1992; Mason et al., 2019; Strauman, Vookles, 

Berenstein, Chaiken, & Higgins 1991), Mason 등

(2019)의 메타분석결과에 따르면 자기차이에 대

한 연구들 중 폭식장애 및 신경성 폭식증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자기차

이가 폭식행동을 유발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선 연구들에 의하면, 실제자기와 이상/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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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간의 불일치나 혼란으로 인해 우울, 불안 

등의 정서문제가 발생하고, 뿐만 아니라 폭식문

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측

면들간의 불일치를 줄이는 것이 폭식문제를 해

결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ogers(1951, 1959)는 실제자기와 이상자기간

의 일치를 통해 개인의 적응문제 개선을 넘어 

인간적 성장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경

험 속 실제자기를 파악하고 이를 명료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상담의 핵심으로 보았다. 그

러나 실제자기(actual-self)의 자각과 관련하여 상

담자가 실제 상담현장에서 내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나 상담도구의 개발과 관련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주은선, 2011, 2012; 주은

선, 김혜원, 2013). 이에 따라 상담 장면에서 주

요하게 다루어야 할 자각과 수용의 대상이 되는 

내담자의 실제자기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

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

다.

실제자기의 개념에 대해 Rogers(1951, 1959)는 

지금 우리라고 믿는 자기라고 정의 하였으며, 

인간중심이론에 바탕을 둔 자기차이이론을 제

안한 Higgins(1987)는 실제자기를 자신이 실제로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속성들에 관한 표상이

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실제자기는 유기체의 개

별 경험단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감각적, 

감정적 경험을 회피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것을 통해 경험과 일치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Rogers, 1951, 1959). 다시 말해, 개

인이 마주하는 개별 상황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각적, 감정적 경험, 즉 정서경험이 바로 실제

자기라는 것이다. 또한 정서경험은 유기체의 필

수적인 욕구와도 연결되어 있는데(Frijda, 1986), 

Rogers(1951)는 욕구에 대해 “지각되는 장에서 

경험하는 유기체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전형

적인 목표-지향적인 시도”가 바로 개인의 행동

이라고 보았다. 이때 정서가 개인이 욕구를 충

족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

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이화실, 2019). 결국, 

실제자기란 개별 경험단위 속에서 개인이 실제

로 느끼는 정서, 그리고 그 정서와 연관된 욕구

이며,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

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

하여 실제 상담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담자가 

자신의 실제자기를 자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는 상담 개입 도구를 개발하고, 폭식문제를 가

장 많이 나타내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에게 적용

하여 보고 그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폭식행

동 감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하

기 위해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DSM-5)에 

제시된 폭식장애의 진단기준과 행동의 발생을 

설명하는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참고

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는 행동을 하기 위

한 의식적 계획 또는 결정을 의미하는 ‘의도’가 

행동을 결정하는 근접요인이며, 행동에 대한 태

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의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권선중, 김

교헌, 2002). 이러한 계획된 행동이론이 다양한 

섭식행동을 설명할 수 있음을 기존 연구들을 통

해 알 수 있으며(이민규, 2013; 장은영, 한덕웅, 

2007; 장은영, 2008), 앞선 연구들을 참고하여 계

획된 행동이론에서 설명하는 네 가지의 요인들 

중 섭식행동을 안정적으로 예측한 태도와 의도

를(장은영, 한덕웅, 2007) 폭식행동 감소의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실제자기를 자각하도록 

돕는 개입이 대학생의 폭식행동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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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빈도, 조절실패, 정서, 갈망에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실제자기 자각촉진 질문지 개발

실제자기 자각촉진 질문지는 상담을 통해 내

담자가 개별 상황단위에서 경험했던 실제자기

를 자각하는 능력을 촉진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Rogers(1951), Higgins 

(1987), Frijda(1986), 등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참

고하여 실제자기를 ‘개별 경험단위 속에서 개인

이 느끼는 정서, 그리고 그 정서와 연관된 욕구’

로 개념화 하고, 실제자기를 자각한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는 정서와 욕구를 적절한 강도로 

자각하는 것’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실제자기 자각촉진 질문지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에 연구 분야에서 활용된 Higgins(1987)의 

자기질문지를 참고하였다. 개발한 질문지는 특

정한 시점이나 상황과 관계없는 개인의 전반적

인 ‘자기(self)’가 아니라, 개인의 개별 경험단위 

속 ‘자기(self)’를 자각하기 위해 지난 일주일동안 

가장 힘들었던(또는 스트레스 받았던)상황을 선

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택한 개별상황 속 

경험했던 정서와 욕구를 탐색하고 자각하였는

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정서의 탐색을 위해 기

존에 정서를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정서

를 이루는 요소로 보았던 신체적 반응, 해석, 

표현된 행동을 사용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Reeve, 2011). 또한 욕구의 탐색을 위해 개인이 

개별 상황단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욕

구목록을 사용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는데, 

Deci와 Ryan(2000)이 제안한 기본심리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세 가지, 즉 자

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

(relatedness)욕구를 적용하였고, Maslow(1943)의 

욕구 5단계 중 기본심리욕구와 속성이 중복되지 

않으며, 부정적 정서발생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안전욕구를 심리적 욕구목록에 포함하였다.

질문지의 전체 구성은 개입에 대한 안내, 상

황, 정서, 욕구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렇게 

개발한 실제자기 자각촉진 질문지의 각 단계는 

아래와 같다.

개입에 대한 안내

개입에 대한 안내를 통해 응답자에게 본 개입

전략의 목적을 알리고, 모든 질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경험했는지 응답하도록 요청한다. 개입

에 대한 안내를 마치면, 본격적인 개입을 시작

한다.

상황

폭식행동을 유발한 스트레스 상황을 탐색하

기 위해, 응답자에게 폭식행동이 있었던 날 가

장 힘들었거나 스트레스 받았던 사건을 떠올리

도록 요청한다. 그리고 그 당시 응답자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확인한다. 이때 응답자의 보고

가 긴 시간에 걸쳐 발생한 사건이거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상이한 경험 보고한다면, 응답자가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는 한 가지 시점으로 초점

을 맞추도록 한다.

정서

먼저, 응답자에게 그 당시 상황에 경험했던 

정서를 모두 떠올리도록 하고, 각각의 정서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경험했는지 0~10점 사이에 

평가하도록 한다. 이때 응답자는 세 가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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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할 

경우, 상담자는 그 상황 당시 응답자가 경험했

던 실제자기의 정서가 무엇인지 찾아갈 것임을 

안내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한다. 두 번째로, 응

답자가 ‘나쁨’이나 ‘짜증’과 같은 모호하고 분화

되지 않은 정서를 보고할 경우에도, 상담자는 

그 정서가 분화되지 않은 것이며, 분화된 형태

의 정서를 찾아갈 것임을 안내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분화된 형태의 ‘특정 정

서’를 응답할 경우, 응답한 정서가 그 당시 경험

한 실제자기의 정서인지 확인해볼 것을 안내하

고 다음순서로 진행한다.

다음으로, 정서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신체

적 반응, 해석, 표현된 행동)를 통해 앞서 응답자

가 보고한 정서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당시 상

황에서 응답자가 어떤 신체적 반응과 해석을 보

였는지 탐색하여, 응답자 스스로 자신이 가장 

크게 느꼈다고 보고한 정서가 타당했는지, 그리

고 적당한 강도로 경험했는지를 평가하도록 한

다. 이때, 응답자가 당시 상황에서 경험한 실제

자기의 정서를 찾아내지 못할 때에는 경우에 따

라 감정카드를 활용하여 돕는다.

마지막으로, 그 상황 당시 응답자의 행동을 

통해 응답자 스스로 정서를 자각하고 있었는

지 확인한다. 그 당시 응답자의 행동이 정서를 

잘 표현한 행동이었는지 10점 척도에 평정해

보고, 행동의 이유를 탐색하여 응답자 스스로 

실제자기의 정서를 자각하고 있었는지 평가하

도록 한다.

욕구

먼저, 그 당시 상황에 앞서 찾아낸 정서를 경

험했을 때, 응답자가 어떤 기대나 바람이 있었

는지 모두 떠올리도록 한다. 그리고 기대(또는 

바람)를 어느 정도 강하게 경험했는지 0~10점 

사이에 평가하도록 한다. 이때 응답자는 두 가

지 응답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할 경우, 상담자는 그 당시 상황에 가지고 

있던 실제자기의 욕구가 무엇인지 찾아갈 것임

을 안내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한다. 두 번째로, 

문장형태의 특정 기대를 응답할 경우, 상담자는 

응답자가 보고한 표면상 드러난 기대나 욕구가 

그 상황 당시 실제자기가 가지고 있던 욕구인

지 확인해볼 것임을 안내하고 다음순서로 진행

한다.

다음으로는, 응답자가 보고한 기대의 기저에 

어떠한 핵심적인 욕구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앞

서 보고한 기대의 내용과 강도가 타당했는지를 

평가한다. 응답자에게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신체/심리적 안전 욕구를 설명하는 지문을 보여

주고, 자신이 보고한 기대가 어떤 욕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모두 고르도록 한다. 그리고 응

답자에게 각 욕구를 고르게 된 이유를 설명하도

록 요청한다. 이를 통해 응답자가 그 상황 당시

에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한 기대나 바람이 타당

한지, 그리고 적당한 강도로 느꼈다고 생각하는

지 평가하도록 한다. 이때 욕구를 설명하는 지

문을 보고도 응답자가 선택하지 못할 경우, 본 

연구자가 개발한 일반적인 스트레스상황과 연

결된 욕구예시 목록을 보여주고, 찾을 수 있도

록 돕는다.

마지막 순서로는, 그 상황 당시 응답자의 행

동을 통해 응답자 스스로 욕구를 자각하고 있었

는지 확인한다. 그 당시 응답자의 행동이 욕구

를 잘 표현한 행동이었는지 10점 척도에 평정해

보고, 행동의 이유를 탐색하여 응답자 스스로 

실제자기의 욕구를 자각하고 있었는지 평가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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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를 선별하기 위해 D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연구 참여자 선별용 척도 문

항은 폭식행동을 측정하는 기존 측정도구에서 

DSM-5의 진단기준을 고려하여 행동, 조절, 상황, 

정서, 빈도를 묻는 문항을 선별하였다. 척도 구

성을 위해 사용한 기존 척도는 신경성 폭식증 

검사 개정판(BULIT-R; 윤화영, 1996), 섭식장애 

진단검사(EDI-2; 이임순, 1998), 폭식행동 척도

(Binge Eating Scale; 이수현, 2000), 예일음식중독

척도 2.0(YFAS 2.0; 신성만 외, 2018)이며, 문항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폭식’을 ‘과식’으로 수정하

였다.

총 36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온라인 설

문결과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폭식행동에 대한 

빈도문항에서 일주일에 2회 이상 과식행동을 한

다고 보고한 대학생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일주일에 2회 대면개입

이 가능하며, 행동의 출현이 불규칙한 식습관으

로 인한 과식행동이 아닌 스트레스해소와 같은 

심리적 이유로 과식행동을 한다고 응답한 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대면개입 일정이 

단계 목적 순서

안내
개입의 목적 및 질문지의

기본 가정 안내

1. 실제자기의 정서와 욕구를 자각하는 훈련이 목적임을 알림

2. 모든 질문에 대해 ‘상황 당시’ 어떻게 경험했는지 답하도록 

안내함.

상황
사건과 당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회상

1.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회상하기

2. 그 당시 행동에 대해 회상하기

정서

사건 당시에 경험했던

정서의 종류와

강도 알아차리기

1. 경험했던 정서 모두 적기

2. 경험했던 정서의 크기 회상하기

3. 가장 크게 경험했던 정서 선택하기

4. 사건 당시의 신체적 반응, 해석을 통해 경험했던 정서와 정

서의 크기 타당성 확인하기(필요시 감정카드 활용)

5. 사건 당시 행동을 통해 해당 정서를 알아차리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욕구

사건 당시에 경험했던

욕구의 종류와

강도 알아차리기

1. 경험했던 욕구 모두 적기

2. 경험했던 욕구의 크기 회상하기

3. 가장 크게 경험했던 욕구 선택하기

4. 표면상 나타난 욕구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심리·신체적 

안전 중 어느 것으로부터 기인했는지 확인하기

5. 상황 당시의 행동을 통해 해당 욕구를 자각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표 1. 실제자기 자각촉진 질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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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했던 1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 분석

대상은 2명이었다.

측정도구

폭식행동 측정

본 연구에서 개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

용된 폭식행동 척도는 기존의 척도들을 참고하

여 행동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먼저, 기존에 사용되던 폭식행동측정도구들 

중 신경성 폭식증 검사 개정판(BULIT-R; 윤화영, 

1996), 섭식장애 진단검사(EDI-2; 이임순, 1998), 

폭식행동 척도(Binge Eating Scale; 이수현, 2000), 

예일음식중독척도 2.0(YFAS 2.0; 신성만 외, 

2018)의 문항을 검토하여 DSM-5의 폭식장애 진

단기준에 부합하는 요소인 폭식행동에 대한 빈

도, 조절실패, 정서 문항을 선별하였고, 또한,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참고하여 폭식

행동에 대한 태도, 의도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SNS 사용행동을 

연구한 김민정(2015)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태

도, 의도 문항을 선별하였고, 연구자가 폭식행동

에 적용하여 문항을 수정하여 종속변인을 위한 

측정에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변화

를 관찰하기 위해 행동에 대한 갈망을 추가하였

으며, 갈망에 대한 문항은 강성군 외(2011)의 연

구를 참고하여 갈망척도를 폭식행동에 맞게 수

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7점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하였

으며, 문항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폭식’을 ‘과식’

으로 수정하였다. ‘폭식’이라는 단어를 ‘과식’으

로 순화시킨 것에 있어서, DSM-5에 나타난 폭식

행동을 정의하는 주요 기준이 일정시간동안 분

명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조절 능력을 상

실하는 것(APA, 2013)임을 볼 때, ‘분명하게 많

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를 ‘과식’이라는 단어로 

순화하여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폭식행동에 대한 태도 4문항, 의도 5문항, 빈도 

5문항, 조절실패 3문항, 정서 3문항, 갈망 4문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측정문항에 대

한 지시문은 오늘하루 동안 자신의 식습관을 떠

올리고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절차

본 연구는 폭식행동을 보고하는 두 명의 대상 

대학생에 대한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ABAB 설계를 이용하였다. 기초선 및 개입의 전

체 과정에서 폭식행동을 측정하였으며, 총 측정

횟수는 44회로 1차 기초선과 2차 기초선은 각각 

7일 동안, 1차 개입과 2차 개입은 각각 18일, 13

일 동안 측정하였다. 총 개입기간 31일 중 연구

자와 참여자가 일대일로 만나 대면개입을 진행

한 9일을 제외하고 22일은 간편형으로 제작된 

자기보고식 온라인 개입을 진행하였다. 개입은 

참여자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면 개

입 장소는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 상담실이 사용

되었고, 종속변인의 측정은 매일저녁 온라인 설

문으로 진행되었다.

1차 기초선

연구진행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 후, 특별한 

개입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매

일 저녁 8시~9시에 폭식행동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기록하였다.

1차 개입

1차 개입은 3주에 걸쳐 6회기의 대면 개입을 

진행하였고, 이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실제자기 

자각촉진 질문지를 활용하여 상담의 형식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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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개입으로 진행하였다. 두 명의 연구 참여자 

대한 개입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개입 후 

면담까지 매회기 50분~1시간가량 진행하였다.

개입기간인 3주 동안 대면개입을 진행하지 

않은 12일은 매일 저녁 종속변인 측정이후 저녁 

9시~10시에 간편형으로 제작된 자기보고식 온

라인 개입도구를 실행하도록 하였다. 개입의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한 종속변인 측정은 매일 저녁 

8시~9시에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실

시하였다.

2차 기초선

1차 개입 후, 일주일 동안 폭식행동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자기 자각을 촉진

하는 개입을 철회하였다. 이 기간 동안 1차 기초

선 단계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개입 없이 매일 

저녁 8시~9시에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을 실

시하여 폭식행동을 기록하였다.

2차 개입

2차 개입 단계에서는 2주 동안 개입이 진행되

었다. 개입 내용은 1차 개입과 마찬가지로 본 연

구에서 개발한 실제자기 자각촉진 질문지를 사

용하였고, 연구참여자와 개별적으로 진행하였

으며, 총 3번의 대면개입을 진행하였다. 대면개

입을 진행하지 않은 10일 동안은 매일 저녁 종

속변인 측정이후 9시~10시에 간편형으로 제작

된 자기보고식 온라인 개입도구를 실행하도록 

하였다. 개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종속변인 

측정은 매일 저녁 8시~9시에 자기보고식 온라

인 설문을 통해 실시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2명의 연구참여자를 각각 하나의 

단위로 분석하는 단일대상연구(single subject 

research)로, 개입의 효과를 꺽은선 그래프를 이

용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였고, 평균비료를 통

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실제자기 자각촉진 

개입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폭식행동변화는 폭

식행동에 대한 태도, 의도, 빈도, 조절실패, 정

서, 갈망을 각각 1차 기초선, 1차 개입, 2차 기초

선, 2차 개입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였으며, 각 단

계의 평균치 변화를 확인하고 Microsoft Office 

Excel 2016을 활용하여 꺽은선 그래프에 시각적

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단일대상연구의 시각적 

분석에 대한 통계적 검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해 연구참여자들의 보고를 바탕으로 질적 자료

을 함께 제시하였다.

결  과

시각적 분석

폭식행동에 대한 빈도 변화

표 2와 같이 폭식행동에 대한 빈도 평균점수

는 참여자 1의 경우 1차 기초선 단계에서 5.54, 

1차 개입단계에서 4.98, 2차 기초선 단계에서 

3.94, 2차 개입단계에서 2.07로 1차 기초선 단계

에 비해 2차 개입단계에서 점수가 63% 감소하

였다. 참여자 2의 경우 1차 기초선 단계에서 

4.43, 1차 개입단계에서 3.35, 2차 기초선 단계에

서 3.09, 2차 개입단계에서 3.72로 1차 기초선 단

계에 비해 2차 개입단계에서 점수가 16% 감소

하였으며, 2차 기초선 단계까지 점수가 꾸준히 

감소하다가 2차 개입 단계에서 소폭 상승하였

다. 이 결과에 대한 시각적 그래프는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참여자 1의 경우 개입 첫째 

주에 최고점 7점을 보였으나 이후 점차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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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입 단계에서 최저점 1점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폭식행동의 빈도 점수가 현저히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점수의 추세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여자 2의 

경우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과 감소를 반복하

며 전체 추세가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폭식행동에 대한 조절실패 변화

표 3과 같이 폭식행동에 대한 조절실패 평균

점수는 참여자 1의 경우 1차 기초선 단계에서 

4.90, 1차 개입단계에서 4.72, 2차 기초선 단계에

서 3.52, 2차 개입단계에서 1.75로 1차 기초선 단

계에 비해 2차 개입단계에서 점수가 64% 감소

하였다. 참여자 2의 경우 1차 기초선 단계에서 

4.94, 1차 개입단계에서 4.10, 2차 기초선 단계에

서 3.71, 2차 개입단계에서 3.82로 1차 기초선 단

1차 기초선 1차 개입 2차 기초선 2차 개입 추세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기울기

참여자 1 평균 5.54 4.98 3.94 2.07 -0.108

참여자 2 평균 4.43 3.35 3.09 3.72 -0.003

표 2. 참여자1, 참여자2의 폭식행동에 대한 빈도 점수

그림 1. 참여자1, 참여자2의 폭식행동에 대한 빈도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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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비해 2차 개입단계에서 점수가 23% 감소

하였다. 이 결과에 대한 시각적 그래프는 그림 2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참여자 1의 경우 개입 

첫째 주에 최고점 7점을 보였으나 이후부터 점

진적으로 감소하여 2차 개입 단계에서 평균 1점

대의 낮은 점수분포를 보여준다. 전체 점수의 

추세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

여자 2의 경우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과 감소를 

반복하며, 전체 점수변화의 추세는 꾸준히 감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폭식행동에 대한 태도 변화

표 4와 같이 폭식행동에 대한 태도 평균점수

는 참여자 1의 경우 1차 기초선 단계에서 5.61, 

1차 개입단계에서 5.40, 2차 기초선 단계에서 

4.25, 2차 개입단계에서 3.65로 점차 긍정적 방

향으로 태도가 변화하였다. 참여자 2의 경우 1

차 기초선 단계에서 5.04, 1차 개입단계에서 

1차 기초선 1차 개입 2차 기초선 2차 개입 추세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기울기

참여자 1 평균 4.90 4.72 3.52 1.75 -0.101

참여자 2 평균 4.94 4.10 3.71 3.82 -0.022

표 3. 참여자1, 참여자2의 폭식행동에 대한 조절실패 점수

그림 2. 참여자1, 참여자2의 폭식행동에 대한 조절실패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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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2차 기초선 단계에서 5.36, 2차 개입단계에

서 5.21로 1차 기초선에 비해 1차 개입단계에서 

점수가 상승하였다가 이후 긍정적 방향으로 태

도가 변화하였다. 이 결과에 대한 시각적 그래

프는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참여자 1의 

경우 개입 첫째 주에 점수가 상승하였다가, 두 

번째 주부터 점진적으로 점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점수의 추세는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참여자 2의 경우 전체 점수의 추세

는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식행동에 대한 의도 변화

표 5와 같이 폭식행동에 대한 의도 평균점수

는 참여자 1의 경우 1차 기초선 단계에서 3.63, 

1차 개입단계에서 3.61, 2차 기초선 단계에서 

2.74, 2차 개입단계에서 2.60으로 1차 기초선 단

계에 비해 2차 개입단계에서 점수가 28% 감소

하였다. 참여자 2의 경우 1차 기초선 단계에서 

1차 기초선 1차 개입 2차 기초선 2차 개입 추세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기울기

참여자 1 평균 5.61 5.40 4.25 3.65 -0.068

참여자 2 평균 5.04 5.47 5.36 5.21 -0.002

표 4. 참여자1, 참여자2의 폭식행동에 대한 태도 점수

그림 3. 참여자1, 참여자2의 폭식행동에 대한 태도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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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1차 개입단계에서 3.61, 2차 기초선 단계에

서 3.71, 2차 개입단계에서 3.46으로 1차 기초선 

단계에 비해 2차 개입 단계에서 점수가 23% 감

소하였으며, 1차 개입 이후 2차 기초선에서 점

수가 유지되었다가 2차 개입 단계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한 시각적 그래

프는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참여자 1의 

경우 개입 첫째 주에 최고점 5.8점을 보였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

체 점수의 추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2의 경우 1차, 2차 기초선 단계와 1차, 2

차 개입단계 그래프를 비교해 볼 때 개입이 시

작된 이후 점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전체 점수의 추세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폭식행동에 대한 갈망 변화

표 6과 같이 폭식행동에 대한 갈망 평균점수

1차 기초선 1차 개입 2차 기초선 2차 개입 추세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기울기

참여자 1 평균 3.63 3.61 2.74 2.60 -0.036

참여자 2 평균 4.53 3.61 3.71 3.46 -0.021

표 5. 참여자1, 참여자2의 폭식행동에 대한 의도 점수

그림 4. 참여자1, 참여자2의 폭식행동에 대한 의도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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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참여자 1의 경우 1차 기초선 단계에서 5.11, 

1차 개입단계에서 4.44, 2차 기초선 단계에서 

3.21, 2차 개입단계에서 1.56로 1차 기초선 단계

에 비해 2차 개입단계에서 점수가 69% 감소하

였다. 참여자 2의 경우 1차 기초선 단계에서 

5.38, 1차 개입단계에서 4.63, 2차 기초선 단계에

서 4.18, 2차 개입단계에서 4.62로 1차 기초선 단

계에 비해 2차 개입 단계에서 점수가 14% 감소

하였으며, 1차 기초선 단계부터 2차 기초선 단

계까지 점수가 1점 이상 감소하다가, 2차 개입

단계에서 소폭 상승하였다. 이 결과에 대한 시

각적 그래프는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참

여자 1의 경우 개입 첫째 주에 높은 점수를 보

였으나 둘째 주 이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전체 점수의 추세역시 대폭 감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여자 2의 경우 전체 점

수변화의 추세가 소폭이지만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차 기초선 1차 개입 2차 기초선 2차 개입 추세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기울기

참여자 1 평균 5.11 4.44 3.21 1.56 -0.110

참여자 2 평균 5.38 4.63 4.18 4.62 -0.016

표 6. 참여자1, 참여자2의 폭식행동에 대한 갈망 점수

그림 5. 참여자1, 참여자2의 폭식행동에 대한 갈망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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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식행동으로 인한 정서 변화

표 7과 같이 폭식행동으로 인한 정서 평균점

수는 참여자 1의 경우 1차 기초선 단계에서 

5.76, 1차 개입단계에서 4.57, 2차 기초선 단계에

서 3.33, 2차 개입단계에서 1.47로 1차 기초선 단

계에 비해 2차 개입단계에서 점수가 74% 감소

하였다. 참여자 2의 경우 1차 기초선 단계에서 

4.89, 1차 개입단계에서 2.76, 2차 기초선 단계에

서 2.48, 2차 개입단계에서 2.85로 1차 기초선 단

계에 비해 2차 개입단계에서 점수가 42% 감소

하였으며, 1차 기초선 단계부터 2차 기초선 단

계까지 점수가 꾸준히 감소하다가, 2차 개입단

계에서 0.37점 상승하였다. 이 결과에 대한 시각

적 그래프는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참여

자 1의 경우 개입 첫째 주에 높은 점수를 보였

으나 이후부터 현저히 감소하여 2차 개입 단계

의 후반부에는 1점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전체 점수의 추세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여자 2의 경우 평균점수에서

는 2차 개입단계에서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

1차 기초선 1차 개입 2차 기초선 2차 개입 추세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기울기

참여자 1 평균 5.76 4.57 3.33 1.47 -0.125

참여자 2 평균 4.89 2.76 2.48 2.85 -0.036

표 7. 참여자1, 참여자2의 폭식행동으로 인한 정서 점수

그림 6. 참여자1, 참여자2의 폭식행동으로 인한 정서변화 그래프

www.dbpia.co.kr



한국심리학회지: 중독

- 16 -

타났으나 그래프를 확인했을 때, 2차 개입단계 

초반 다소 높은 점수를 보이나 후반으로 갈수록 

점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점

수의 추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제자기 자각촉진 개입에 대

해 매 회기 대면개입 종료 후 몇 가지 질문을 통

해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질문은 ‘개입을 통해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개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은 무엇입니까?’, ‘과식행동과 관련하여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무

엇입니까?’이었으며, 질문에 대한 응답은 실제

자기 자각촉진 개입에 대한 과정과 메커니즘에 

대한 응답과 개입에 대한 효과 자각에 대한 응

답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참여자 1 질적분석 결과

질문에 대한 참여자 1의 응답 수는 전체 25개

이며, 먼저 개입의 과정 및 메커니즘과 관련된 

응답으로는 정서자각과 관련된 응답으로 ‘어떤 

상황이던 지금 어떤 감정인지 생각해보면 좋겠

다.’, ‘그 당시 어떤 감정이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등의 보고를 하였으며, 욕구자각과 관

련된 응답으로 ‘순간순간 어떤 욕구가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등의 보고를 

하였다. 또한 정서와 욕구를 모두 포함하는 실

제자기 자각과 관련된 응답으로 ‘어떤 기분을 

느끼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등의 보고를 하였다. 두 번째로, 개입의 효과에 

대해서는 폭식행동 조절과 관련하여 ‘스스로 포

만감을 언제 느끼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스트

레스를 받았지만 이를 풀기위해 폭식하지 않았

다’ 등의 보고를 하였고, 자기표현과 관련하여 

‘나를 표현하는 게 훨씬 편해졌다’ 등의 보고를 

하였다. 이 밖에는 개입 초기에 겪는 어려움 등

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참여자 2 질적분석 결과

질문에 대한 참여자 2의 응답 수는 전체 24개

이며, 먼저 개입의 과정 및 메커니즘에 관련된 

응답으로는 정서자각과 관련하여 ‘그 당시 내 

정서를 생각하다보면 감정을 과도하게 크게 느

끼지 않을 수 있겠다’, ‘내가 지금 무슨 기분이

지? 생각하게 된다.’ 등의 보고를 하였고, 욕구

자작과 관련한 응답으로 ‘욕구가 채워진다는 게 

느껴지고 의식하게 된다.’ 등의 보고를 하였다. 

또한 정서와 욕구를 모두 포함하는 실제자기 자

각과 관련된 응답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 

구분 응답내용(응답 수)

개입 과정 및 메커니즘

- 실제자기의 정서자각 경험(7)

- 실제자기의 욕구자각 경험(7)

- 실제자기의 정서와 욕구자각 경험(2)

개입의 효과
- 폭식행동 조절(5)

- 자기 표현(2)

그 외 - 훈련의 어려움(2)

표 8. 참여자 1 질적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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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 감정에 빠져서 뭘 먹으려고 하기보다, 내

가 뭘 원해서 이런 감정이 들지? 하고 생각하게 

된다.’ 등의 보고를 하였고, 상황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내가 자주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

는 것을 보고 스트레스에 구조 같은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등의 보고를 하였다. 두 번째

로, 개입의 효과에 대한 응답으로는 폭식행동 

조절과 관련된 응답으로 ‘먹는 행동을 조절하려

고 하게 된다’, ‘먹는 충동은 참을 수 없는 거라

고 생각했는데, 배가 고픈게 아니라는 것을 알

고 먹는 충동을 참을 수 있게 되었다.’ 등의 보

고를 하였고, 자기인식 향상과 관련된 응답으로 

‘평소에 내가 뭘 원하는지 알지만 주변시선 때

문에 표현하지 않았던 것 같다’ 등의 보고를 하

였으며, 이 밖에는 연구 참여에 대한 긍정적 반

응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면하는 실제 

상담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조화된 실제자기 

자각 촉진 개입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대학생

의 폭식행동에 적용하여 폭식행동에 대한 태도, 

의도, 빈도, 조절실패, 정서, 갈망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

저 개입 전략의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들을 검

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견한 한계점을 보완하

여 실제자기의 정서와 욕구의 자각을 촉진하는 

개입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폭식행동을 

보고하는 대학생 두 명에게 개입을 실시하여 폭

식행동의 변화를 기록하고 분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자기 자각 촉진 개입을 받은 참여

자의 폭식행동에 대한 태도 점수는 점수의 변화

가 긍정적 태도방향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

지만 참여자2의 경우 평균점수의 편화는 오히려 

상승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

는 행동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태도의 긍

부정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실제자기 자각 촉진 개입을 받은 참여

자들은 폭식행동의 태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

인 폭식행동 의도, 빈도, 조절실패, 갈망, 부적정

서 측면에서 전체 점수의 추세가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자기 자각촉진 개입이 

폭식행동에 대한 조절력을 기르고, 폭식행동의 

빈도를 포함하여 폭식행동을 하려는 의도, 폭식

행동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 폭식행동에 대한 

구분 응답내용(응답 수)

개입 과정 및 메커니즘

- 실제자기의 정서자각 경험(3)

- 실제자기의 욕구자각 경험(1)

- 실제자기의 정서와 욕구자각 경험(2)

- 전반적인 상황인식(5)

개입의 효과
- 폭식행동 조절(9)

- 자기인식(2)

그 외 - 연구참여에 대한 긍정적 반응(2)

표 9. 참여자 2 질적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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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망을 모두 감소시킨다는 것을 할 수 있다.

셋째, 실제자기 자각 촉진 개입을 받은 참여

자의 폭식행동 변화 양상의 공통점으로 두 참여

자 모두 개입이후 단기적으로 폭식행동이 증가

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폭식행동이 개입을 

통해 단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나타나다 점차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

해 실제자기 자각촉진 개입이 개입초반에는 익

숙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경험으

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고 폭식행동을 일시적으

로 증가시킬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

나 두 참여자 모두 폭식행동의 상승과 감소를 

반복하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반복적

인 실제자기 자각촉진 개입이 안정적이고 일치

된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폭식행동의 조절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실제자기 자각 촉진 개입을 받은 참여

자의 폭식행동 변화 양상의 차이점으로, 참여자

1은 1차 개입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지만 참여자2는 전체 과정에서 폭식행동의 점수 

변화가 큰 폭으로 상승과 감소를 반복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폭식행동을 하게되는 

각 참여자의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데, 참여자2의 경우 주로 폭식을 하게 되는 스트

레스 상황이 전 남자친구를 반복적으로 마주침

으로 고통스런 수치심을 경험하게 하는 상황으

로, 부정적 정서의 경험정도가 강렬하고, 이러한 

정서를 경험한 기간이 오래되어 위와 같은 결과

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여자의 질

적보고가 긍정적이며, 특히 부정적 정서에 대한 

평균점수 편화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

속적인 실제자기 자각 개입을 진행한다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종합해보면 연구참여자의 개인차는 있었지만 

두 명의 피험자 모두 폭식행동 감소를 보여, 실

제자기 자각촉진 개입이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자기를 경험하지 않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선택했던 폭식행동에 대해 반복적으

로 실제자기의 정서와 욕구를 있는 그대로 자각 

해봄으로써 점차 안정적인 자기구조를 획득하

고, 이로 인해 회피의 전략으로 선택했던 폭식 

행동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실제 상담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자기를 자

각 할 수 있는 개입전략을 개발하고 실제 폭식

행동을 보고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적용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가 폭식 장

애 및 다양한 섭식장애와 관련한 임상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로 발전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또한, 자기-측면들 간의 차이에 대해 폭식행

동뿐 아니라 다양한 정신건강문제와 관련된 선

행연구들이 있음을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실제자기 자각 촉진 개입이 폭식행동뿐 아니라 

정서문제 및 조절실패문제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

언으로 첫째, 실제자기 자각촉진 개입을 위해 

본 연구에 개발한 질문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통계적 방법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

일대상연구의 시각적 분석의 장점은 목표행동

의 변화가 통계적 유의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

도 사회적 유의도 측면에서 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단점으로 통계

적 분석과 같은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적 검증방법과 비교

하여 그 만큼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

다(이소현 외, 2014; 이정민, 2016). 셋째, 단일대

상연구방법이 개별 사례단위로 진행된 만큼, 일

반화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제한점에 대해 더 많은 표본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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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개입이 안정적인 자기구조를 획득하

기에는 다소 짧을 수 있음을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12회기 이

상의 개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자기구조를 획

득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자기 자각촉진 개입의 매커니즘이 자기(self)

간의 차이를 줄여 그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부

정적 결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정서문제 및 중독문

제에도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정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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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Actual Self Awareness Promotion Intervention on

University Student’s Binge Eating Behavior Reduction

 Esther Kim1)        Yena Kim2)        Sun Jung Kw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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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actual self awareness intervention is effective in decreasing 

binge eating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s were two university students. They were selected by 

three criteria: 1) Report target behavior more than twice a week; 2) Targeted behavior appears for psychological 

reasons rather than irregular eating habits; 3) Agree to participate in research. The intervention of the actual self 

awareness promotion used in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and recognize the actual self in the aspect of 

emotion and need experienced at that time. The research design is based on the ABAB design. During the baseline 

A1 and A2 were measured online survey every evening without any special intervention for 7 days each. B1 and 

B2 were conducted 31 times(9 times in face-to-face interventions and 22 times in simple online interventions) 

for the actual self awareness promotion intervention developed in this study for 18 days and 13 days respectively 

and the online survey was measured every evening. Visual analysis, both participants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the frequency of binge eating behavior, loss of control, intention, craving, and negative emotion level 

during the interventions. The average score changes of each variable were as follows: binge eating behavior 

‘frequency’ decreased by 63% and 16%, ‘loss of control’ decreased by 64% and 23%, ‘intention’ decreased by 

28%, 24%, ‘craving’ decreased by 69% and 14%, and ‘negative emotion’ decreased by 74% and 42%, 

respectivel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veloped the Actual self awareness promotion intervention that 

can be used in counseling field, which suggests that it can help improve the problem of the loss of control 

including binge eating behavior and various mental health problem.

Key words : actual self awareness, binge eating behavior, self-discrepancy, addiction, addic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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