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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과 Rorschach 카드에 한 정서 반응 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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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담원 교수

본 연구의 목 은 Rorschach 카드에 한 정서 반응과 애착 간 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

를 하여 학생 학원생 69명을 상으로 애착 검사(ECR-R)를 실시하 고 Rorschach 카

드에 한 정서 반응 쾌-불쾌 차원을 얼굴 표정 정서가로, 활성화 차원을 심박수로, 의

식 수 의 평정을 자기보고식 선호도 검사를 통하여 측정하 다. 연구 결과, 애착 불안 차

원은 I, II, III, IV, VI, VII, VIII, X번 카드에서의 표정 정서가와 유의한 부 상 을 보 다.

기 선의 효과를 통제한 결과에서는 I, II, III, VI, VII, VIII, X번 카드와 유의미한 계를 나

타냈다. 둘째, 애착 불안과 Rorschach 카드 자극 제시 시의 심박수 간 계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애착 불안과 모든 Rorschach 카드에 한 자기보고식 선호도 사이에서 유의한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애착 회피 차원과 III, VII번 카드 제시 시의 표정 정서가 사

이에는 유의미한 부 계가 확인되었으며, 기 선의 효과를 통제한 결과도 같았다. 다섯째,

애착 회피 차원과 모든 Rorschach 카드에서의 심박수 사이에서 유의한 계가 나타나지 않았

다. 하지만 기 선의 효과를 통제하고 나서는 I, VII번 카드에서 유의한 부 계가 나타났다.

여섯째, 애착 회피 차원과 VIII번 카드의 선호도 사이에서 유의미한 부 계가 성립하 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 하여 본 연구의 시사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해 논의하 다.

주요어 : Rorschach 카드 별 주제, 애착, 정서 평가, 얼굴 표정, 심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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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rschach 검사는 임상 장면과 연구에서 가

장 리 사용되는 표 인 투사 검사이다

(Groth-Marnat, 2003). 자기보고식 검사와 비교

했을 때 Rorschach 검사의 이 은 명확하다.

Rorschach 반응 과정에서 수검자는 불분명하고

모호한 검사자극에 해 한 방어를 하기

가 어렵다. 한, 카드 자극으로 인해 평소에

는 의식화되지 않던 사고나 감정이 자극됨으

로써 무의식 인 특성이 나타나기에 합하다

(Weiner, 2003).

물론 Rorschach 검사가 투사 인 성격만 가

진 검사인 것은 아니다. 즉, Rorschach 검사는

객 인 평가 차인 동시에 주 평가 차

이며, 지각과정과 연상 과정을 측정하고 성격

기능의 구조 측면과 역동 측면 모두를

평가한다. 구체 으로, Rorschach 검사는 동일

한 자극, 표 화된 실시 차, 체계 인 기호화,

구체 해석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는 에서

객 평가기법으로 볼 수 있으며, 잉크반

에 한 반응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의, 지

각, 기억, 의사결정, 논리 분석 등을 포함하

는 인지구조화 과제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

다(Weiner, 2003). 한, Rorschach 검사가 일차

으로 지각을 측정하는 도구라고 생각한 연

구자들은 Rorschach가 성격 상태와 성격

특성으로 구성된 성격의 구조 측면을 측정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 다. 한편, Rorschach 검

사의 투사 성격에 주목한 정신분석학 인

의 임상가들은 수검자가 모호한 Rorschach

잉크반 으로 인해 요한 내 욕구, 태도,

갈등, 심 등 내 특성을 연상하고, 이를 투

시켜 자극을 설명하려 하며 상징 의미가

있는 반응을 도출한 연상을 한다는 에 주목

하 다. 이에, 임상가들은 Rorschach 검사에서

그것을 보게 된 인지구조화 과정만큼 연상에

의해 생성된 수검자의 반응 내용을 요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 다(Lindner, 1950; Weiner,

2003). 즉, Rorschach에서 연상에 을 둔 연

구자들은 Rorschach를 수검자의 요한 내

욕구, 태도, 갈등, 심 같은 성격의 역동

측면을 밝 주는 도구로 간주하 다(Weiner,

2003).

따라서 Rorschach 검사를 해석할 때는

Exner(1993)의 Rorschach 종합체계(Rorschach

Comprehensive System)와 Weiner(1998)가 정리한

Rorschach 카드 각각의 고유한 주제(theme)에

기 한 구조 해석 질 인 해석을 통합하

여 수검자의 내 세계를 유추한다(Weiner,

2003).

한편, 최근의 Rorschach 련 연구 부분이

구조 요약 자료에 기 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질 인 해석보다는 구조 요약

자료에 기 한 해석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e.g., 안창일, 김진 , 2004; Biagiarelli et

al., 2017; Mondal & Kumar, 2017). 그러나 투사

, 질 인 해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역시 수검자의 내 세계에 한 많은 정보를

수 있는 만큼, 요한 정보이다(Winer,

1998).

Exner(1996, 2003)는 투사 가설의 기 가 되

는 카드 자극의 모호성이 자극을 결정할 단

의 근거가 부족한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다한 특징들에 기인한다고 지 하

다. 카드의 윤곽, 색채, 비, 움직임, 치 같

은 요소들이 반응을 유발하는 잠재력을 가지

고 있으며, 이런 특징들이 서로 경쟁 이거나

모순 인 특성을 나타내면서 카드의 모호성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Andronikof, 2008). 한,

Rorschach의 각 카드가 가진 각각의 구조 특

징들은 상의 단과 확인 과정에 매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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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Exner, 1996).

Rorschach의 해석에서 투사 내용 해석

을 고려할 때 요한 하나는 Rorschach

에 한 반응을 잉크반 의 외 , 내

특징을 지각한 것에 향을 받은 반응과 연상

과정을 통해 도출된 독특한 반응으로 구분하

는 것이다. Weiner(2003)에 따르면, 수검자가

잉크 반 에 한 개인 연상에 의해 반응했

다면 그 반응은 부분 투사에 근거한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수검자가 잉크반 의 자

극 특징에 해 반응했다면 그 반응은 카드의

속성에 근거한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Rorschach 각 카드가 유발하는 반응의 구조 ,

주제 , 행동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

의미가 있는 심리 특징을 확인하는 데 있어

매우 요하다.

나아가, Rorschach 잉크반 의 상징 의미

들은 수검자가 어떤 심리 측면을 잘 리하

고 불편을 경험하는지 밝히는 데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 수검자가 어떤 카드에 해 불

편감을 느끼지 않고 효율 으로 다룬다면 그

카드와 련 있는 문제와 도 을 응 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특정 카드를 다

루는 데 어려움을 겪는 수검자는 그 카드의

주제와 련된 문제들에 해 건설 으로

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Weiner, 1998). Weiner(1998)는 종

합체계 변인에 한 경험 연구 결과와 정신

역동 추론 Rorschach 카드의 일반 의미

를 분석한 문헌들(Aronow & Reznikoff, 1976;

Aronow, Reznikoff, & Moreland, 1994; Klopfer,

Aninsworth, Klopfer, & Holt, 1954)에 근거하여

카드 별 주제(theme)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

다.

먼 , Card I은 수검자가 새롭고 낯선 문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의 처에 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Card II는 분노나 개심과

같은 감정과 상처나 신체 취약성에 한

심을 처리하는 방식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Card III은 다른 사람과의 계에 한

태도와 심을 나타낼 수 있다. 다음으로,

Card IV는 권 인물에 한 태도와 심을

반 한다. Card V는 부분 수검자가 정신

휴식을 느끼는 카드이며, V번 카드에서 반응

을 어려워한다면 앞선 카드에서 경험했던

심이 이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Card VI은

인 계에서 친 성과 련된 지각과 연상을

쉽게 유발하며, 성 인 해부학 구조를 쉽게

볼 수 있어 성 의미를 고려할 수 있다. Card

VII는 여성이나 여성화된 형상에 한 감정과

태도를 나타낸다. Card VIII에서 복잡한 상황

요소를 정리해서 통합하는 것이나 정서 자

극을 불편해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수검

자는 불쾌감을 나타낼 수 있다. Card IX의 경

우,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상황을 어려워하는

수검자는 불편감을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Card X은 흔히 유쾌하게 보이고 쉽게 지

각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만 많은 것을 동시

에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검자는

불쾌감을 드러낼 수 있다.

Weiner(1998)의 합리 인 추론에 의해 요약

된 카드 별 주제에 한 정보는 수검자의 내

인 세계에 하여 많은 정보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에도 불구하고, 카드 별

주제는 해석 타당성에 한 연구가 거의 진

행되지 않았다는 약 이 있어 경험 검증의

시도가 필요하며, 이는 Rorschach 해석의 임상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카드 별 주제의 타당성을 검

토하기 하여 Rorschach 각 카드에 한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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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과 상 계 이론에서 가장 요한 개

념 하나인 애착 간 계를 살펴보고자 하

다. 기본 으로 Rorschach 검사의 카드 별 주

제는 수검자의 상 계 측면과 한

계가 있다. 를 들면, 카드 I은 처음 제시되

는 카드로 낯선 상황을 마주하 을 때 어떻게

처하는지에 한 정보를 주는 카드이다. 나

아가, 수검자가 익숙한 장면을 벗어나 낯선

세상을 마주하 을 때 세상을 어떤 곳으로 지

각하는지에 한 정보를 수 있다. 이는 자

신과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향을 주

는 기 상 계를 반 할 수 있다. 다른

로, 카드 VII은 일반 으로 아기자기하고 여

성 인 느낌을 주는 반응이 많이 나오는 카드

로, 편안하고 따뜻한 여성 인 상과의 계

에 한 정보를 수 있다(Weiner, 2003).

출생 후 양육자와의 정서 유 계에서

쌓은 상호작용 패턴인 애착은 상 계 이론

에서 가장 핵심 인 개념이다(Bowlby, 1969).

Bowlby(1973)의 내 작동 모델에서는 인간은

애착 계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해

심리 표상을 형성하게 되며, 이것이 생애

에 걸쳐 그 사람의 정서, 인지, 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선행 연구들은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의 두

연속 인 차원으로 애착에 근하는 방식이

내 작동 모델의 개념을 보다 정교화하고 확

장할 수 있으며, 성인 애착의 자료 값들이 차

원 모델과 더 일치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Fraley &

Waller, 1998).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은 모두 불안정 애착

으로서 계 만족 인 계 유능성과 부

으로 련되어 있다. 그러나 애착 차원에 따

라 심리 정서 경험과 행동 양식에 차이가

있었다(신지욱, 2006; Hadden, Smith, & Webster,

2014).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은 각각 차별

으로 인 계에서의 불안 계 만족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노라, 안창

일, 2004; Hadden, et al., 2014; Hazan & Shaver,

1987; 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를

들어, 불안 애착 수 이 높은 개인의 경우, 상

방이 자신을 떠나는 것에 해 끊임없이 염

려하여 상 방에게 과도하게 계에 집착하며

심을 끌기 한 도움 추구 행동이나 과장된

정서를 보인다(Hazan & Shaver, 1987). 반면 회

피 애착 수 이 높은 경우 이성 계에

한 여 수 이 낮으며, 상 로부터 심리

정서 으로 거리를 두고 친 한 계의

요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Mikulincer et

al., 2003).

애착은 정서조 과도 한 련이 있다

(Mikulincer & Shaver, 2007; Pascuzzo, Cyr, &

Moss, 2013; Thompson & Mayer, 2007). 불안애

착이 높은 개인은 타인의 심과 주의를 끌기

해 자신의 감정을 과장하여 정서조 에 어

려움을 겪는다. 반면, 회피애착이 높은 개인은

부정 인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채 문, 곽수진, 2015; Mikulincer

& Shaver, 2008; Nilsson, Holmqvist, & Jonson,

2011).

한편, 애착과 Rorschach 반응 간의 계

를 검증하기 한 기존 연구들은 부분

Rorschach의 구조 변인(e.g., Texture response,

orality)과 애착의 계를 확인하는 데에 집 해

있다(e.g., Cassella & Viglione, 2009; Duberstein &

Talbot, 1993). Rorschach 카드 별 주제가 타당하

다면 Rorschach 카드 별 주제의 상 계 연

성을 고려했을 때 카드에 한 반응과 애착

유형 간에 상 계가 나타날 것으로 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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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에 한 경험 검증은 시도된 바가 없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카드 별 주제의 타

당성을 검토하기 하여 Rorschach 각 카드에

한 정서 반응과 애착 간 계를 살펴보고

자 하 다.

정서 구조를 제 1차원으로 쾌 -불쾌

(pleasantness-unpleasantness), 제 2차원으로 활성

화 수 (arousal 혹은 activation level) 차원으로

나 는 것은 Wundt(1897)가 정서 구조에 한

이론을 제시한 이후, 얼굴 표정과 정서 단어

분석을 통한 정서구조에 한 많은 실험 연

구에서 일치되는 결과 다(안신호, 이승혜, 권

오식, 1993; Averill, 1975; Bush, 1972, 1973;

Russell, 1978, 1979, 1983; Schlosberg, 1941,

1952, 1954). Scholosberg(1952, 1954)는 얼굴 표

정 분석을 통하여 쾌-불쾌 차원을 분석하고

심리생리 지표를 반 하여 활성화 수 차

원을 추가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

로 Rorschach 카드에 한 정서 반응

쾌-불쾌 차원은 얼굴 표정 분석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한 정서가(valence)로, 활성화 차

원은 심박수로 측정하고자 한다.

기본 으로 카드의 난이도 문제를 고려했을

때, 가장 쉽게 반응할 수 있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카드 V와 가장 반응하기 어려운 카드인

카드 IX를 제외한 다른 Rorschach 카드에 한

정서 반응은 애착 수 과 유의미한 상 을

보일 것으로 상된다(Winer, 1998).

한, Rorschach 카드 별 주제가 타당하다면,

카드로 인해 유발된 정서 반응은 연 이 있

는 변인인 애착을 측정하는 도구의 측정 결과

와 수렴타당도의 측면에서 유의한 상 계를

보일 것이라 상할 수 있다. 다만, Rorschach

검사는 상 으로 무의식 이며 심층 인 성

격구조 감정과 갈등 등을 측정하고 자기보

고식 검사는 의식 차원에서 주 으로 경험

되는 증상이나 감정을 측정한다는 면에서 서

로 다른 경험의 수 을 측정한다고 할 수 있

어 높은 수 의 상 보다는 간 정도의 상

수 이 더욱 타당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애착의 불안 회피 척도는 카

드의 주제가 인 계 인 측면이나 정서

자극에 한 반응과 연 이 있는 Rorschach 카

드인 I, II, III, IV, VI, VII, VIII, X번 카드에

한 얼굴표정 정서가와 부 상 을 나타낼

것이다. 둘째, 성인 애착의 불안 회피 척

도는 카드의 주제가 인 계 인 측면이나

정서 자극에 한 반응과 연 이 있는

Rorschach 카드인 I, II, III, IV, VI, VII, VIII, X

번 카드 자극에 한 심박수와 정 상 을

나타낼 것이다.

방 법

연구 상

서울 시내에 소재한 한 학에 소속된 학

생 학원생을 상으로 연구를 실시하

다. 학교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의

온라인 공고와 학교 게시 에 부착 된 홍보

포스터 등 오 라인 공고를 통해 심리 검사

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 으며, 그 실험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 다.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74명 안경

의 반사 등으로 결측치가 발생한 5명을 제외

한 69명을 상으로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

하 다.

참여자 남성은 14명(20.3%), 여성은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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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이었다. 참여자 기혼자는 8명, 미혼

자는 61명이었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평

균 25.10세(SD=6.10)로 20세~56세의 분포를

보 다. 이 20 가 61명(88.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으며, 30 가 6명(8.7%),

40 이상이 2명(2.9%)로 그 뒤를 이었다. 학

력은 학교 재학 인 인원이 54명(78.3%)으

로 많았고, 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15명(21.7%)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에게는 실험을

끝마친 후 MMPI 검사와 Rorschach 검사 등 심

리 검사 련 생체지표 분석 결과에 한

해석 상담을 제공하 다.

측정도구

오 라인 검사 차 애착 수 을 측정하

기 한 자기보고식 검사를 실시하 다. 한

Rorschach 카드에 한 정서반응을 측정하기

하여 카드 자극 제시 시의 얼굴 표정과 심

박수를 측정하 으며, 검사가 끝난 뒤 추가

으로 자기보고식 카드 선호도 평정을 실시하

다.

친 계 경험 검사 개정 (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Revised, ECR-R)

Brennan 등(1998)이 개발한 ECR을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수정․보완하고 김성

(2004)이 번안 타당화 한 친 계 경험

검사 개정 (ECR-R)을 사용하여 애착을 측정하

다. 이 척도는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

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이 애착 불안 하

척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18문항, 애착 회피하

척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18문항으로, 각

문항에 한 응답은 1 ( 아니다)에서 7

(매우 그 다)까자 7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체 수 범 는 불안 하 척도와 회피 하

척도 각각에서 18~126 이다. 본 연구에서 애

착 불안은 .90, 애착 회피는 .93의 내 합치도

를 보 다.

얼굴 표정 촬 정서가 분석

본 검사에서는 Rorschach 카드에 한 정서

반응을 분석하기 해 헬맷에 카메라를 부착

한 장치로 수검자 얼굴을 촬 한 후 얼굴 분

석 로그램을 이용해 정서값을 분석하 다.

이를 해 소형 카메라인 ‘GoPro HERO4

SESSION’을 사용하여 1 에 30 임이 장

되는 동 상을 촬 하 다.

얼굴 표정 분석은 개발사가 공개한 로그

램 오 소스를 이용해 구 한 ‘Affdex SDK’라

는 로그램을 이용하 다. 이 로그램은

MIT 소속 연구자들이 2009년 설립한 Affectiva

라는 회사와 MIT Media 연구실이 공동 연구하

여 개발한 것으로, 얼굴 표정 표 의 성차 연

구와 자폐 놀이 치료 개발 연구 등에서 분석

도구로 사용된 바 있다(McDuff, Kodra, Kaliouby,

& LaFrance, 2017; Uriostegui, 2016). 이 로그

램은 1) 얼굴과 얼굴 표지(facial landmark) 탐

지 2) 얼굴 조화 특징 추출(face texture feature

extraction) 3) 얼굴 움직임 부호화(facial action

classification) 4) EMFACS(emotion facial action

coding system)을 이용한 정서 표 모형화의

과정을 통해 얼굴 표정의 정서값을 분석한다

(McDuff el al., 2016). 한편, 로그램 개발 연

구진은 얼굴 표정과 같은 감정 표 이 보편

이고 범문화 인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문화

배경에 따라 표 규칙이 달라질 수 있다

는 에 주목하 다(El Kaliouby, Kodra, Jha, &

Mediratta, 2016). 이에, 연구진은 한국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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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수집된 얼굴 표

정 반응을 활용하여 아시아 사람들의 미묘한

표 을 포착하도록 로그램을 발 시키고 검

증한 바 있다(El Kaliouby, et al., 2016).

분석 결과는 7가지 정서표 (Anger, Disgust,

Fear, Joy, Sadness, Surprise and Contempt) 각각에

해 해당 정서가 얼마나 강렬하게 나타났

는지가 0(no expression)에서 100(expression fully

present)의 값으로 제시된다. 한 이 로그램

은 복합 인 감정 척도인 정서가(valence)를 제

공하는데, 0에서 100의 값은 립에서 정

정서 경험, -100에서 0의 값은 부정 정서 경

험에서 립 정서 경험을 나타낸다. 본 연구

에서는 정서 구조의 쾌-불쾌 차원을 측정하기

하여 정서가를 사용하 다.

통계 분석에 사용된 얼굴 표정 분석 정서가

는 Affdex SDK를 통해 제시된 정서가 데이터

에 촬 상의 립표정과 카드 제시 시 을

확인하여 코딩한 후, 립 표정 1분 간 촬

된 모든 임과 카드 제시 직후 3 간 촬

된 모든 임의 평균값 각각을 분석하 다.

심박수 측정

본 연구에서는 Rorschach 카드 자극에 한

정서 반응 활성화 차원을 확인하기 하

여 생체 지표인 심박수를 측정하 다. 측정에

는 손목 기반 심박수 측정기인 ‘Polar A360’을

사용하 다. 이 기기는 1 에 1번 심박수를

측정한 결과를 제시하 으며, 통계 분석에는

안정 상태에서 3분 간 측정한 심박수와 카드

제시 후 3 간 심박수 각각의 평균값을 사용

하 다.

Rorschach 카드에 한 선호도 질문지

Rorschach 검사 차가 끝난 후 수검자에게

10장의 자극 카드를 다시 보여주고 각 카드

별로 선호도를 평정하도록 하 다. 각 카드에

한 평가는 1 (매우 싫어함)에서 10 (매우

좋아함)까지 주어지며 수가 높을수록 카드

에 한 선호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측정 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 보상으로 검사에 한

해석 상담을 제공하 기 때문에 연구가 검사

결과에 주는 향을 최소화하기 한 연구

차를 고안하 다. 연구 참여에 한 안내 후

참여에 동의하는 사람을 상으로 연구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 다. 연구 참가에 동

의하지 않는 사람은 생체 정보 측정을 한

과정을 제외하고 동일한 검사 로그램을 제

공하 다.

모든 검사 차에서 검사자는 실험자와 90˚ 

각도로 앉아 지시사항을 직 안내하 다. 간

단한 사 면 후, 자극을 보기 안정 상

태에서의 심박수와 표정을 먼 측정하 다.

이후 Rorschach 카드 자극을 제시했을 때의 얼

굴 표정과 심박수를 측정하기 해, 카메라가

부착된 헬멧과 심박수 측정기를 착용한 상태

에서 변형된 방식의 Rorschach 검사를 실시하

다. 검사자는 카드를 바로 수검자에게 넘겨

주지 않고 7 간 직 자극을 제시하 다. 수

검자는 7 간 카드를 응시한 뒤 카드를 넘겨

받고 표 실시 차의 반응단계 실시방법과

동일하게 반응을 하 으며, 반응이 끝나면 다

음 카드로 넘어가 동일 차를 반복하 다. 10

장의 카드에 하여 반응단계 차가 끝나면

촬 심박수 측정을 지하고 Rorschach 표

실시 차와 동일하게 질문 단계 한계

검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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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rschach 검사 차가 끝난 후 검사자는 카

드 선호도 질문지와 모든 카드를 수검자에게

주고 카드 각각에 한 선호도를 평정하도록

하 다. 애착을 측정하는 설문은 추후 온라인

을 통해 진행하 다.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사 부

호화 과정을 거친 후, SPSS 24.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먼 연구 상자의 인

구통계학 특성을 확인하기 하여 빈도분석

을 실시하 다. 다음으로 애착과 Rorschach 각

카드에 한 정서 반응(얼굴 표정, 심박수,

자기보고식 선호도) 사이의 련성을 알아보

기 해 단순상 분석을 실시하 다. 립 표

정과 안정 시 심박수 효과를 통제하고 나서의

애착과 얼굴 표정 심박수 간의 련성을

확인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결 과

각 변인 별 기술통계

연구 참가자 69명에 한 성인 애착 두 하

요인 각각의 평균과 표 편차는 표 1에 제

시하 다. 한 Rorschach 카드에 한 정서 반

응을 측정한 각 변인들에 한 기술통계 결과

는 표 2와 같다.

인구통계학 변인 측정 변인 간 계

인구통계학 변인인 성별, 결혼 여부, 학력

집단에 따라 측정 변인들의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기 하여 독립 t-test를 실시하 다. 그

결과, IV번 카드의 정서가(t(27.58) = 2.31, p <

.05)와 X번 카드의 정서가(t(32.00) = 2.09, p <

.05)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 다. 남

자는 여자보다 IV번 카드와 X번 카드 모두에

서 덜 부정 인 정서가를 나타냈다. 한, VII

번 카드의 정서가(t(67)) = -2.22, p < .05)와

애착 불안 차원(t(67) = 2.41, p < .05)에서 결

혼 여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 다.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VII번 카드에서 더 부정 인 정서

가와 더 높은 애착 불안 수 을 나타내었다.

한편, III번 카드에 한 자기보고식 선호도

수(t(67) = -2.45, p < .05)와 VIII 번 카드에

한 자기보고식 선호도 수(t(67) = 2.80, p

< .05)에서 학력에 따른 수 차이가 유의하

다. 학생 집단이 학원 이상 학력에 비

해 III번 카드 선호도가 낮았으며, VIII번 카드

선호도는 높게 나타났다.

나이와 측정 변인들 간 계를 확인하기

해서는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나이

와 VII번 카드 정서가 변인 간 상 은 r(69) =

.31(p < .05), VIII 번 카드 정서가 변인 간 상

은 r(69) = .26 (p < .05), III번 카드 선호도

와의 상 은 r(69) = .28(p < .05), 애착 불안

차원과의 상 은 r(69) = -.27(p < .05)로 유의

한 상 을 나타냈다.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M 60.23 63.23

SD 16.62 18.35

표 1. 성인 애착 척도 하 요인의 평균과 표 편차(N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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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별 표정 정서가와 애착 간 계

성인 애착의 두 하 척도와 분석된 얼굴 표

정 정서가 평균값을 통해 산출된 Rorschach 카

드에 한 감정 반응 사이의 계를 각각 알

아보기 하여 단순상 분석을 실시하 다.

각 측정치들 사이의 상 계수는 표 3에 제시

하 다.

그 결과, 성인 애착의 불안 하 척도는 I번

카드, II번 카드, III번 카드, IV번 카드, VI번

카드, VII번 카드, VIII번 카드, X번 카드에서

의 정서가와 유의미한 부 상 이 있지만,

기 선과 V번 카드, IX번 카드에서의 정서가

와는 유의미한 상 을 보이지 않았다. 회피

하 척도는 III번 카드와 VII번 카드에서의 정

서가와 유의미한 부 상 을 보인 반면, 기

선과 I번, II번, IV번, V번, VI번, VIII번, IX

번, X번 카드에서는 유의미한 상 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아무 감정을 나타내지 않도록 요구받

았을 때의 표정 정서가가 성인 애착의 두 하

요인에 미치는 향을 통제하고, 카드 자

극을 제시받았을 때의 정서가와 성인 애착 사

이의 계를 확인하기 해 계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이를 해 1단계에서는 기

선에서의 정서가를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 고,

2단계에서는 10장의 Rorschach 카드 제시 시의

정서가를 각각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여 성인

애착의 두 하 척도에 각각에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러한 결과는 표 4

에 제시하 다.

표 4의 불안 애착에 한 계 회귀분석

Baseline Card I Card II Card III Card IV Card V Card VI Card VII Card VIII Card IX Card X

Valence

M -8.25 -13.32 -17.89 -14.68 -13.59 -16.23 -14.39 -12.54 -12.46 -15.55 -12.98

(SD) (9.10) (20.67) (20.22) (16.53) (14.76) (18.04) (19.08) (16.79) (18.45) (18.39) (13.91)

Max 1.44 60.46 9.35 37.42 21.43 11.81 49.84 60.19 61.10 4.51 16.58

Min -40.50 -90.87 -87.56 -66.51 -55.09 -62.75 -66.48 -54.80 -59.51 -99.98 -47.73

Heart

rate

M 75.32 78.74 76.60 76.57 77.39 75.71 77.08 77.17 77.87 77.31 77.07

(SD) (9.66) (9.66) (9.28) (8.57) (9.46) (9.09) (8.86) (10.14) (10.48) (9.79) (9.48)

Max 114.99 109.00 107.00 105.00 109.33 112.00 114.67 129.00 127.00 121.00 124.33

Min 54.12 59.00 60.00 62.00 60.00 58.67 61.67 62.00 62.33 60.00 62.00

Self-report

M 4.26 4.77 5.12 3.84 5.03 4.86 5.96 6.67 5.51 7.17

SD (1.98) (1.76) (2.20) (1.98) (2.06) (2.33) (1.98) (1.72) (2.21) (2.29)

표 2. Rorschach 카드에 한 정서 반응과 련된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N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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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의 결과에서 보듯이, 기 선에서의 정서

가 평균값은 불안 하 척도의 변량을 통계

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2단계에서

카드 자극을 제시 받았을 때의 정서가를 추가

로 투입한 후의 R2증분은 기 선 정서가의 효

과를 제외한 후 카드 별 정서가가 불안 하

척도에 미치는 향력을 나타낸다. 기 선의

정서가 값의 효과를 제외한 후, I, II, III, VI,

VII, VIII, X번 카드에서의 정서가가 애착불안

에 해 추가로 설명하는 변량(R2 증분)은 모

두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반면 IV번 카드에

서의 정서가는 단순상 계에서는 유의미한

부 상 이 나타났으나 계 회귀분석에서

기 선의 값을 통제하고 나서의 R2증분량은

유의하지 않았다. V번 카드와 IX번 카드에서

의 정서가는 단순상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

로 기 선의 정서가의 효과를 제거하고 나서

도 추가 설명 변량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회피 하 척도에 한 계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기 선

정서가는 애착 회피의 변량을 유의하게 설명

하지 않았다. 2단계에서 카드 자극을 제시 받

았을 때의 정서가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 을

때, III번 카드와 VII번 카드에서의 R2 증분량

은 통계 으로 유의하 고 그 이외의 카드에

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앞에서 기술한 상 분

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 선에서의 정서가

변인을 통제하고 나서도, III번 카드와 VII번

카드를 제시 받았을 때의 정서가와 성인 애착

의 회피 하 척도 사이의 계를 유의하게 설

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Baseline -.103 -.009

Card I -.291* -.171

Card II -.285* -.206

Card III -.425** -.257*

Card IV -.241* -.090

Card V -.234 -.189

Card VI -.265* -.188

Card VII -.378** -.278*

Card VIII -.315** -.110

Card IX -.154 -.188

Card X -.270* -.115

*ECR-R = Revised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
*p < .05, **p < .01

표 3. 얼굴표정 valence와 애착 척도 사이의 상 계수(N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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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별 심박수와 애착 간 계

성인 애착의 두 하 척도와 Rorschach 카드

자극에 한 심박수 값 사이의 계를 각각

알아보기 하여 단순상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애착 불안과 애착회피 두 하 척도

모두 기 선 각 카드 자극 제시 상에서의

심박수 평균 측정치와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후, 계 회귀분석을 통해 기 선에서

Dependent variables Step Predictors

Anxiety attachment 1 baseline .011

2 Card I .107 .097**

Card II .083 .073*

Card III .205 .195***

Card IV .059 0.048

Card V .055 0.045

Card VI .071 .060*

Card VII .145 .135**

Card VIII .100 .089*

Card IX .027 0.016

Card X .075 .065*

Avoidance attachment 1 baseline .000

2 Card I .056 .055

Card II .054 .054

Card III .092 .091*

Card IV .010 .010

Card V .044 .044

Card VI .038 .038

Card VII .090 .090*

Card VIII .013 .013

Card IX .039 .039

Card X .017 .017

*p < .05, **p < .01, ***p < .001

표 4. Rorschach 카드의 얼굴표정 valence와 애착 사이의 상 계를 조사하는 계 회귀분석 결과(N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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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박수 효과를 통제한 후, 카드 자극을 제

시 받았을 때의 심박수 값과 성인 애착 사이

의 계를 확인하 다. 이를 하여 불안 애

착과 회피 애착 각각에 하여 1단계에서는

안정상태의 심박수 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

서는 카드 자극을 마주할 때의 심박수 값을

추가로 투입하 다. 이 결과는 표 5에 제시하

다.

결과를 살펴보면 불안 하 척도는 안정상태

심박수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모든 카드에

서의 심박수 값과 유의미한 계를 보이지 않

았다. 반면, 회피 하 척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 을 때는 안정상태의 심박수의 효과를 통

제한 후 I번 카드, VII번 카드에서의 심박수가

Dependent variables Step Predictors

Anxiety attachment 1 baseline .022

2 Card I .025 .003

Card II .030 .008

Card III .032 .010

Card IV .022 .000

Card V .034 .012

Card VI .041 .019

Card VII .031 .009

Card VIII .022 .000

Card IX .023 .001

Card X .022 .000

Avoidance attachment 1 baseline .010

2 Card I .101 .091 *

Card II .019 .009

Card III .018 .008

Card IV .015 .005

Card V .030 .020

Card VI .035 .025

Card VII .072 .062*

Card VIII .014 .004

Card IX .010 .000

Card X .063 .053

*p < .05

표 5. Rorschach 카드의 심박수와 애착 사이의 상 계를 조사하는 계 회귀분석 결과(N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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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을 추가 으로 설명하는 R2 증분량이

유의하 다.

카드 별 자기보고식 선호도와 애착 간 계

성인 애착의 두 하 척도와 Rorschach 카드

에 한 선호도 값 사이의 계를 알아보기

해 단순상 분석을 실시하 다. 표 6은 각

측정치 간의 상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애착

불안 하 척도는 모든 카드에 한 자기보고

식 선호도 결과와 유의한 상 을 보이지 않았

다. 한편 애착 회피 하 척도의 경우 VIII번

카드의 선호도와 유의한 부 상 을 나타냈

으나, 다른 카드의 선호도와는 유의한 상 을

보이지 않았다.

논 의

수검자가 Rorschach 카드에 해 정서 인

반응이 유발되는 것은 해당 카드로 인해 연상

되는 주제를 응 으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

와 계가 있다(Winer, 1998). Rorschach 카드

별 주제(theme)는 Rorschach 검사의 투사 해

석에 요한 의의를 가지지만 그 타당성이 경

험 으로 검증되지 못한 약 이 있다. 이러한

을 고려해, 본 연구는 Rorschach 카드에 한

정서 반응과 애착 사이의 계를 확인하여

인 계 맥락과 련 있는 Rorschach 카드

별 주제가 타당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검토

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Rorschach 카드에 한 정서 반응 쾌-불쾌 차원

은 Rorschach 카드 자극 제시 시 얼굴 표정 정

서가로, 활성화 차원은 심박수로, 의식 수

의 정서반응은 자기보고식 선호도 평정을 통

하여 측정하고자 하 으며, 이와 성인 애착과

의 계성을 확인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해 자세히 살펴봤을

때, 먼 카드 별 얼굴표정 정서가와 애착과

의 계는 다음과 같다. 애착 불안 차원과 I,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Card I .070 -.123

Card II -.161 .097

Card III .017 .000

Card IV .060 -.085

Card V -.095 -.168

Card VI -.157 -.135

Card VII -.072 -.113

Card VIII -.190 -.308**

Card IX -.108 -.176

Card X -.232 -.219

**p < .01

표 6. Rorschach 카드의 자기보고식 선호도와 애착 척도 사이의 상 계수(N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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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I, IV, VI, VII, VIII, X번 카드에서의 얼굴

표정 정서가는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

기 선의 효과를 통제하기 해 실시한 계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불안애착과 I, II, III,

VI, VII, VIII, X번 카드의 얼굴 표정 정서가가

유의미한 계를 나타냈다. 이는 불안 애착

수 이 높은 사람의 경우 인 계 문제와

정서조 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존 연구 결

과(Hazan & Shaver, 1987; Mikulincer & Shaver,

2007)와 일치하는 것으로, 불안 애착 수 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 계와 련된 주제를

가진 카드 정서를 유발하는 카드에서 부정

인 정서 표 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반면, 애착 회피 차원의 경우, III과 VII번

카드의 얼굴 표정 정서가와의 계에서만 유

의미한 부 계가 확인되었다. 기 선의 효

과를 통제하기 해 실시한 계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역시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

듯, 정서가 수 에서 애착 불안 차원과 유의

미한 계가 확인된 카드보다 애착 회피 차원

과 유의미한 계가 확인된 카드가 더 었다.

이는 회피 애착이 높은 경우 계에 해

여 수 이 낮고 부정 정서를 억압하는 반면,

불안 애착이 높은 경우 과장된 정서를 나타낸

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계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채 문, 곽수진, 2015; Mikulincer & Shaver,

2007).

Rorschach 카드 자극 제시 시의 심박수 값과

애착 불안에 한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서는 모든 카드에서 유의한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안정상태의 심박수를 통제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시행하 을 때도 마

찬가지 다. 애착 회피 차원의 경우에도 역시

모든 Rorschach 카드 제시 시 심박수 사이에서

유의한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기 선

의 효과를 통제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I번 카드와 VII번 카드

에서만 유의한 R2 증분량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Rorschach 카드 별 주제에 따른 향이

정서의 활성화 차원에는 큰 향을 주지 않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심박

수는 스트 스를 유발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증가한다고 하나, 불쾌감으로부터 벗어

나려는 회피 인 노력을 기울일 때는 심박수

가 증가하고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향하

는 반응에는 오히려 심박수가 감소한다고 보

고되었다(안창일, 김진 , 2004). 이 듯, 심박

수의 경우 자극으로 인한 스트 스 수 뿐

아니라 스트 스에 처하는 방식이나 스트

스 통제 자원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 애착 유형과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나

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겠다.

Rorschach 카드에 한 자기보고식 선호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카드의 자기보고

식 선호도 수 은 애착 불안 수 과 통계 으

로 유의한 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애착

회피 차원과 VIII번 카드의 선호도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부 계가 성립하 다. 카드 별

자극에 한 자기보고식 선호도 수의 경우,

카드에 한 쾌-불쾌 차원 뿐 아니라 활성화

차원에 한 측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여

겨진다. 띠리서, 심박수와 마찬가지로 카드 자

체에 한 정서 반응 뿐 아니라 통제 자원 등

에 의해 결과에 혼입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겠

다. 더불어, 자기보고식 검사 특성 상 수검자

의 정서 인식 능력 역시 결과에 향을 미쳤

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이 있다. 먼 , 본 연구는 많은 임상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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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rschach 검사의 투사 , 질 해석을 해 참

고하고 있는 Rorschach 카드 별 주제의 타당성

을 경험 으로 검토하려 했다는 에서 의의

가 있다. 한, 본 연구 결과에서는 얼굴 표정

을 통한 정서가 결과가 자기보고식 검사 결과

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orschach

검사의 투사 성격을 고려할 때, 얼굴 표정

인식을 통한 정서가 정보는 Rorschach 자극에

따른 무의식 인 반응을 확인함에 있어 의식

인 수 에서의 평가보다 신뢰로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얼굴 표정 인식을 통한 정

서가는 추후 연구에서도 Rorschach 검사 반응

에 한 측정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본 연구의 제한 추후 연구를 한 제

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Rorschach 검사의 카드 별 주제에 한 무의식

정서 반응과 수검자의 애착에 한 자기보

고식 검사 결과를 비교하 다. 이는 서로 다

른 성격의 검사를 통해 Rorschach 카드 별 주

제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겠으나, 좀 더 행동 이고 경험 인 척도와

의 련성을 재검증 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 연구 등을 통해 애

착 변인 역시 무의식 이고 자동 인 반응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진행된 얼굴 표정 촬

의 경우 촬 기계 로그램의 한계로 인

하여 결측치가 발생하 다. 결측치가 발생한 5

명의 수검자의 경우 모두 안경을 쓰고 있었다.

안경이 얼굴 ‘landmark’를 가리는 것이 육안으

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안경의 반사 등이

분석에 향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는 추가 인 통제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얼굴표정 측정을 해

사용한 Affdex SDK 로그램은 개발에 사용된

얼굴 표정 반응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자료

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국내 으로 표 화

된 바는 없다. 개인이 문화 , 사회 규범에

따라 자신의 감정 표 을 리하고 수정하는

규칙을 학습한다는 선행 연구를 고려하 을

때, 얼굴 표정 정서를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

기 해 추후 국내 표 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El Kaliouby, et al., 2016).

넷째, Rorschach 카드 자극을 제시할 때 얼

굴 표정 각도를 통제하기 하여 수검자들은

모두 헬멧을 쓴 채로 검사를 진행하 다. 헬

멧과 카메라의 무게 등이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인 계로 기 선을 통제하고 난 분

석 역시 진행하 다. 하지만 검사 시간이 길

어짐에 따라 검사 결과에 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심박수가 1 에

1번씩 측정되는 기기를 사용하 다. 한 통

계 분석에서는 카드 제시 후 3 간의 평균

값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그러나 1

에 30개의 임을 분석하여 그 평균치를

사용하는 얼굴 표정 정서가와 비교하 을 때,

심박수 결과값은 무 은 데이터 수로 인하

여 신뢰로운 결과를 얻지 못했을 수 있다. 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데이터 값

을 얻을 수 있을 기기의 사용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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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reactions to Rorschach

cards and attachment. For this purpose,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N = 69) took the Revised

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 scale(ECR-R), during which their facial expression valence for the

pleasure-displeasure dimension of emotional reaction to Rorschach cards, heart rates for activation

dimension, and self-reported preference scale for conscious level were measured. The results showed that

attachment anxiety levels and valence at Cards I, II, III, IV, VI, VII, VIII and X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s of valence score at baselin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valence score at Cards I, II, III, VI, VII, VIII and X was found. Second, attachment anxiety and

measured heart rate showed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for any card. The same results were obtained when

conducting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at controlled the heart rate of steady states. In addition,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anxiety attachment and self-reported preferences

for all cards, while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avoidance attachment level

and the valence score at presentation of Cards III and VII. Moreover,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heart rate for all cards.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s for the card I and VII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s of the baseline. Lastly, a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shown between the avoidance attachment level and preference for Card VIII.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and the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are discussed.

Key words : Rorschach card’s themes, attachment, emotional evaluations, facial expressions, heart r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