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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물질 독자의 재발 요인으로 부정 자기지각, 공격 태도, 약물문제 간의 계를

알아보고 이들 사이에서 갈망조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하여 물질 독자 140명에게 실시한 자기보고 설문지를 수집하 다. 각 변인 간의

계를 알아보기 해 변수 간의 상 분석을 실시하 고, 부정 자기지각, 공격 태도, 약물

문제의 계에서 갈망조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다. 분석 결과, 첫째, 부정 자

기지각, 공격 태도는 약물문제와 정 상 을, 갈망조 자기효능감과 약물문제는 부 상

을 보 다. 둘째, 부정 자기지각과 공격 태도는 갈망조 자기효능감을 측하 고, 갈

망조 자기효능감도 약물문제를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정 자기지각과 약물문제의 계에서 갈망조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를 보 고, 공격

태도와 약물문제의 계에서도 갈망조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물

질 독자의 약물문제에 한 치료시 부정 자기지각 공격 태도와 갈망조 효능감의

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 과 시사 을 논의하 고,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을 제시하 다.

주요어 : 물질 독자, 부정 자기지각, 공격 태도, 약물문제, 갈망조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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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독은 통제상실에 한 심리장애이다

(Najavits, 2002). 독 치료는 물질 독자의 고

유 특징인 무력감과 통제력 상실에 한 주제

를 다룬다. 인지 으로는 정 자기 존 과

신뢰의 내용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행동 으

로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소소한 일상 행

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독은 ‘내부에 있는

결핍’을 ‘외부의 어딘가’에서 신 채우는 행

로 정의되기도 한다(Flores, 2007). 내 공허

로부터 일시 으로 도피하기 한 여러 추구

행동(알코올, 성, 일, 도박, 게임 등) 물질

독은 물질을 통해 이러한 공허함을 치하려

는 시도이다. 따라서 자기 구조의 내 결함

이 교정되지 않는 한, 하나의 독행 가 사

라진다 해도 다른 독행 로 치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물질 독자의 통제실패와

내 공허 등 약물문제와 련된 재요인을

탐색하여 효과 이고 올바른 회복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크겠다.

물질 독은 우울과 깊은 계가 있다.

Meulenbeek(2000)의 연구에서 헤로인 독자

상 50%가, Shoptaw, Peck, Reback와 Rotheram

(2003)의 연구에서는 메스암페타민 독자

52%가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우울증에 해당

하 다. 국내 메스암페타민 독자의 연구

에서는 93.2%가 우울한 기분이 있고, 그

59.1%는 치료가 요구되는 우울증 험군에 속

하 다(이춘우 등, 2004). Beck(1967, 1976)은 우

울증을 자신이나 환경 는 미래에 한 부정

인지체계로 설명하 다. 그 인지삼제 ,

첫 요인은 자기에 한 부정 견해로, 이는

자신을 결 이 많고 부 하며, 바람직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다. 자기 부정 견해는 인지삼제 가장

핵심 치를 차지한다. 물질 독자에게 있

어서도 낮은 자존감은 독 사고의 근원이

다(Twerski, 1997). 이들은 자존감 혹은 건강한

자기애 부족으로 건강하지 않은 자기 리가

행해져 고통을 받는다(Khantzian, 1994). Kurtz

(2007)는 수치심은 무가치감과 련 있으며,

이것들이 모든 독자들에게 염병처럼 퍼져

이들을 괴롭힌다고 하 다. 즉, 독자는 정

인 자기지각의 경험이 소실되거나 손상되어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것을 걱정

하여 진솔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

결국 정 자기 경험의 체물로 약물을 찾

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심리 요소로

서 약물의 의미는 실 문제를 도피하는

처 방법이며 자신의 갈등이나 자기 비난을

일시 으로 피할 수 있는 도구이다(박상규,

2003).

물질 독자의 공격 행동이 약물의 직

인 약리 작용의 결과 하나라는 에서 그

에 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 왔다(Moss

& Tarter, 1993). 하지만 공격 행동에 한

약물의 직 인과 계에만 을 두는 것

에 반 하는 몇 가지 주장이 있다. 첫째는, 약

물의 공격성에 한 향은 일시 인 것으로,

약물이 사용자의 단과 자제력에 향을 미

쳐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격 태도를

진 시킬 뿐이라는 것이다(Blum, 1969). 다른

근거는 물질 독자의 상당수가 이미 반사회

인 태도를 지니고 있고, 공격 이고 폭력 인

행동을 향정신성 약물 사용 이 부터 보인다

는 것이다(Robins, 1974). 공격성을 해결하기 어

려운 개인이 자신의 결함을 해소하기 해 약

물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개인의 내 문제가

약물문제를 래한다는 주장이다. 많은 물질

독자들은 반사회 특성이 있으며, 아동기

부터 공격성이 뚜렷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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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서구 독 리통합센터, 2021). 물질 독자

는 건강한 방어기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내

통제능력이 부족해 자신의 욕구가 외부에서

즉각 으로 충족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박

상규, 2003). 때문에 물질 독자는 타인에게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며, 이 욕구

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인 계에서 쉽게 좌

한다. 이 게 목표나 욕구가 좌 되거나 공

격을 받을 때 느끼는 짜증, 억울, 격노 등의

정서 불편감이 분노이며, 이러한 분노는 물

질 독자의 주요 정서 요인 하나이다. 분

노는 기본 인 감정이지만 특정 행동표출을

야기하며(Urschel, 2009), 사람들은 분노를 통해

일시 인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이후 이어지

는 부정 결과에 한 책임이 필연 으로 뒤

따른다는 사실에 해서는 알아채지 못할 때

가 많다. 이에 분노 통제의 실패로 인해 쉽게

화를 내거나 공격 수단을 취하는 태도는

공격성으로 나타난다. 욕구좌 -공격성 가설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은 공격성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개인의 노력을 막거나

좌 시킨 결과라고 설명한다(Dollard, Miller,

Doob, Mower, & Sears, 1939). 독자는 내면의

수치심이 많고, 내면화된 공격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유은 , 2012). 물질 독자는 스트

스 상황에서 좌 을 경험하기 쉬우며, 반복되

는 독자의 공격 태도는 결국 행동통제의

부족과 련된 약물문제의 요인이 된다. 자가

투약설 가설에 따르면(Khantzian, 1982) 헤로인

독자는 약물이 공격성을 낮춰 주기 때문에

투약을 선호하며, 강렬한 분노를 다스리고 진

정시키는 효과를 해 헤로인을 투약한다. 이

를 통해 약물사용은 신경 달물질이 주는 생

리학 쾌락의 수단일 뿐 아니라 비록 일시

일지라도 부정 느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약물의 향으로

생기는 공격 인 태도는 일시 인 것이지만,

공격성이 높은 사람이 물질 독의 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노를 다스리는 효과가 강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물질 독자는 약물사용을 이거나 끊고자

하지만 약물에 한 갈망이라는 정신 상은

회복을 계획하는 물질 독자에게 부정 향

을 미친다(Skorka-Brown, Andrade, Whalley &

May, 2015). 갈망(craving)은 좁은 의미로는 물

질사용에 한 욕구로, 넓은 의미로는 물질사

용의 충동으로 정의된다(한창우, 최 숙, 김

호, 이건석, 2018). Marlatt(1987)은 심리 애착

의 한 형태로 갈망을 제안하며, 갈망은 약물

에 애착되어 약물을 추구하려는 것에 마음이

사로잡힌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 갈망은 약물

효과에 한 주 욕구로, 환경 단서에

의해 약물에 한 기 가 강하게 증폭되는 것

이다. 물론 단약 동기가 있는 상태에서도 갈

망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약의 과정

에는 갈망상황을 약물과 련된 외부 자극의

근 신호로 해석하지 않고 회피 신호로 재해

석하여 단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학습

이 요구된다.

독 회복 과정에서의 단약에 한 동기나

기 는 갈망과 자기효능감( , 약물을 사용하

지 않고 갈망에 처할 수 있는 능력에 한

믿음) 사이의 계를 통해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다. Bandura(1999)는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행

를 발생시키는 근본이라고 하 다. 사람들

이 자신의 행 로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고 믿을 때, 어려움에 직면하는 행동이나 인

내하는 동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낮

은 자기효능감은 약물사용의 강한 측 요인

이 되며, 높은 자기효능감은 단약 약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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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삽화가 생겼을 때 이를 단순 실수로 간

주하여 더 이상의 지속 인 약물문제로 이어

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강력한 보호 요인이 된

다. 약물문제 고 험 상황에 한 자기효능감

은 약물문제 단서자극과 약물사용의 연결고

리를 끊어 독자를 보호해 다(Diclemente,

Carbonari, Montgomery & Hughes, 1994; Marlatt

& Witkiewiz, 2004). 자기효능감과 갈망의 계

는 부 계이며, 약물문제 단서와 약물사용

사이를 매개하며, 정서와 갈망 사이에서도 연

을 보인다(Niaura, 2000). 따라서 독성 물질

사용에 한 높은 자기조 효능감은 물질사

용의 문제에서 요한 매개요인이자 치료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사이에는 .5~.8의 높

은 상 이 지속 으로 보고된다(Chen, Gullyet,

& Eden, 2001, 2004, Sherer et al., 1982). 자존감

과 자기효능감의 정 상 이나(최시은, 2021),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기효능감도 낮다는 연

구들은 일 성 있게 나타난다(Chen 등, 2004)

자기 비난은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키거나

(Dunkley, Zuroff, & Blankstein, 2003) 무가치와

망감을 느끼게 하며, 이에 따라 학습된 무

기력을 경험하게 한다(Blatt, 1995). 알코올과

아편 독자 224명을 상으로 부정 해석편

향과 단약 자기효능감의 계를 살펴본 결과

부정 해석편향은 더 많은 갈망을 진하는

반면, 물질사용 조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듯 부정 해석편향

은 갈망과 단약 자기효능감의 매우 강력한

측 변수이다(Beard et al., 2019). 이를 종합해

볼 때, 부정 자기지각은 물질 독자의 갈망

조 자기효능감에 부정 인 향을 것으

로 여겨진다.

공격성은 알코올 갈망과 정 인 상 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Roozen, van de Wetering, &

Franken, 2013). 이 연구는 알코올 독으로 인

해 해독치료를 받은 알코올 독자 40명을

상으로 하 고, 공격성은 알코올 갈망과 정

인 상 을 보일 뿐 아니라 갈망이 알코올 문

제를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

게, 코카인 독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공격성과 코카인 갈망은 정 인 상 계를

보 다(Roozen, van der Kroft, van Marle, &

Franken, 2011). 일반 으로도 공격성과 자기효

능감의 계에서는 부 인 상 이 지속 으로

보고된다(Mofrad, & Mehrabi, 2015; Willemse,

Smith, & Van Wyk, 2011). 이에 물질 독자의

공격 태도는 갈망조 자기효능감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측할 수 있겠다.

이 연구는 물질 독자의 재발 요인으로 부

정 정서를 발생시키는 물질 독자의 부정

자기지각과 분노의 외 표 인 공격 태

도가 약물 문제와 어떤 계가 있으며, 갈망

조 자기효능감이 이 계를 매개하는지 알

아보기 해 시행하 다. 이를 통해 물질 독

자의 단약에 필요한 구체 인 노력과 방법을

제시하고, 단약 성취, 단약 기간의 확장에 도

움을 주고자 하 다.

방 법

연구 상자

이 연구는 질병의 치료와 방 목 으로 연

구에 이용되는 자료로, 기존의 자료와 문서’를

이용한 후향 연구이다. 이 연구 상자의 소

속기 은 입소 시 환자의 정신의학 진단과

치료계획을 설정하기 하여 모든 입소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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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심리평가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수집

되고 기록된 환자의 자료는 독의 치료와

방을 한 연구 목 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지 후, 동의를 구한다. 이 연구에서도 고지

와 동의의 과정을 진행하 고, 미동의하여 거

부한 상자는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이 연구는 충남지역 소재의 병원에 개설된

약물 독재활센터 입소 환자 140명을 상으

로 하 다.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사용자가 78

명, 유해화학물질 사용자가 62명이었다. 이들

은 치료감호법 제 2조 2항의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마 그 밖의 물질 등에 독된 사람

으로 고 이상의 형을 받고 치료와 재활의

목 으로 입소하 다. 따라서 구속 후 재 과

정을 거치거나 보호 찰법 반으로 가종료

취소로 재입소 되는 과정에서 약물로 인한

단 증상은 소실된 상태 다. 2016년부터 2020

년까지 입소한 158명 심리검사를 완성하지

않은 7명과 심리검사를 거부한 11명을 제외한

총 140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이들은 정신

건강의학과 문의에 의해 물질사용 장애로

진단받았고, 진단을 받은 후 필요한 약물치료

와 각종 심리치료에 참여하고 있다. 센터 입

소 규정으로 상자의 성별은 모두 남성이며,

평균 나이는 46.59세, 평균 학력은 10.23년, 불

법약물 사용으로 구속횟수는 평균 8.89회

다. 결혼상태는 미혼 64명(45.7%), 기혼 23명

(16.4%). 이혼 42명(30.0%), 동거 9명(6.4%), 사

별 2명(1.4%)이었다.

측정도구

성격평가 질문지(PAI)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는 성격과

정신병리를 평가하기 한 객 검사로, 치

료계획의 수립과 치료의 시행 평가를 해

실시하는 도구이다(김 환, 오상우, 홍상황, 박

은 , 2011). 이 연구에서는 PAI의 소척도

아래 세 가지를 활용하 다. 첫 번째로, 인지

우울척도(Cognitive: DEP-C)는 부정 기 ,

무력감, 인지 오류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인지 특징을 평가하

여 개인 유능감이나 자기 효율감을 포함하는

자존감의 요한 요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척

도이다. 이 척도가 상승하는 것은 자신은 아

무런 가치가 없고 희망도 없는 실패자로 생각

할 가능성이 높다(김 환 등, 2001a, 2001b.).

이는 개인이 자신에 한 부정 자기지각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김 환, 김지혜, 오상우,

임 란, 홍상황(2001b)의 연구에서 내 합치

도(Cronbach’s Alpha)는 .69이었다. 두 번째로,

공격 태도척도(AGG-A)는 기질 분노와

감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척도가 상승할수

록 쉽게 화를 내고 좌 감을 경험하며, 타인

을 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분노를 이

용할 수 있고 자신을 비 하거나 방해하면 불

같이 화를 내는 것으로 해석한다(김 환 등,

2001a, 2001b.). 김 환 등(2001b)의 연구에서

내 합치도(Cronbach’s Alpha)는 .71이었다. 세

번째로, 약물문제척도(Drug: DRG)는 약물의

사용에 한 남용과 의존에 한 행동 결

과에 한 평가 척도이다. 이 척도는 물질을

사용하지만 완 한 제의 범주에서 심각한

결과를 일으키는 범주에 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김 환 등, 2001a, 2001b.). 김

환 등(2001b)의 연구에서 내 합치도

(Cronbach’s Alpha)는 .74이었다.

단약 자기 효능감척도(DASES)

DiClemente 등(1994)의 알코올에 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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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척도를 김용진(1998)이 변용한 자기보

고식 단약 자기효능감 척도(Drug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DASES)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하 항목으로는 부정 정서조 (5), 사회

정 압력(5), 신체 그 밖의 염려감(5),

갈망(5)으로 인한 약물사용에 한 자기효능감

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연구에서는 갈망에

한 자기효능감 항목만을 사용하 다. 1 부

터 5 까지 채 하도록 되어 있고, 수가 높

을수록 갈망 상황에서 단약 자기효능감이 높

은 것으로 채 되었다. 김용진(1998) 연구의

내 합치도(Cronbach’s Alpha)는 .92이었고, 이

연구의 내 합치도(Cronbach’s Alpha)는 .85이

었다.

자료 분석

분석을 하여 SPSS 23.0과 jamovi 10.0을 사

용해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 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를

알아보기 해 기술통계를 산출하 고, 변인

간 계를 살펴보기 해 Pearson 률상 분

석을 실시하 다. 둘째, 인지 우울 공격

태도와 약물문제의 계에서 갈망조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계 회귀분석을 수행

하 다. 셋째, 간 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부트

스트랩핑(Bootstraping)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부트스트랩핑은 매개효과의 표 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구간추정 방법을 이용하

여 95%의 신뢰구간(Biased-corrected CI)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

한 것으로 해석한다.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상 계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 편차, 그리고 변인

간의 Pearson 상 계수를 표 1에 제시하 다.

표 1에서와 같이, 부정 자기지각은 갈망조

자기효능감, r = -.42, p < .01, 과 유의미

한 부 상 , 약물문제, r = .40, p < .01, 와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 공격 태도는

갈망조 자기효능감, r = -.25, p < .01, 과

유의미한 부 상 , 약물문제, r = .29, p <

.01, 와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 한

갈망조 자기효능감은 약물문제와 유의미한

부 상 , r = -.36, p < .01, 을 보 다.

부정

자기지각

공격

태도

갈망조

자기효능감

약물

문제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부정 자기지각 54.67 12.73 .45 -.13

공격 태도 .16 52.31 10.96 .09 -.27

갈망조 자기효능감 -.42** -.25** 17.73 4.67 .21 -.45

약물문제 .40** .29** -.36** 79.96 15.48 .21 -.39

**p < .01.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 분석 평균과 표 편차(N=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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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 검증

jamovi를 활용하여 부정 자기지각 공격

태도와 약물문제의 계에서 갈망조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 다.

먼 부정 자기지각을 독립변인, 갈망조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 약물문제를 종속

변인으로 설정한 후 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를 표 2와 그림 1에 제시하 다. 그 결과 부

정 자기지각은 갈망조 자기효능감에 유의

미하게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β = -.418, p < .001, 약물문제 심각도에 하

여 유의미하게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β = .301, p < .001. 이는 부정 자

기지각이 높을수록 갈망조 자기효능감이 낮

아지며, 약물문제 심각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

미한다. 갈망조 자기효능감은 약물문제의

심각도에 유의미하게 부 향을 미치는 것

경로 B SE β t

부정 자기지각
→ 갈망조 자기효능감 -.153 .028 -.418 5.40***

→ 약물문제 .367 .102 .301 3.59***

갈망조 자기효능감 → 약물문제 -.774 .279 -.233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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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부정 자기지각과 약물문제의 계에서 갈망조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주. 호 안에 수치는 직 효과임. 주. 호 안에 수치는 직 효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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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부정 자기지각과 약물문제의 계에서 갈망

조 자기효능감의 매개모형

그림 2. 공격 태도와 약물문제의 계에서 갈망

조 자기효능감의 매개모형

경로 B SE β t

공격 태도
→ 갈망조 자기효능감 -.153 .035 -.249 -3.05**

→ 약물문제 .306 .113 .216 2.70**

갈망조 자기효능감 → 약물문제 -1.102 .265 -.305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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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공격 태도와 약물문제의 계에서 갈망조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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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β = -.233, p < .01. 이는 갈

망조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약물문제 심

각도는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공격 태도를 독립변인으로 두고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하 다. 공격 태도는 갈망조 자

기효능감에 유의미하게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β = -.249, p < .01, 약물문

제 심각도에 유의미하게 정 으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216, p < .01. 이

는 공격 태도를 지니고 있을수록 갈망조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약물문제 심각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갈망조 자기효

능감은 약물문제 심각도에 유의미하게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305, p

< .001. 이는 갈망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 약물문제 심각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간 효과 유의성 검증

부정 자기지각 공격 태도와 약물문

제의 계에서 갈망조 자기효능감이 매개하

는 모형의 간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부

트스트래핑(Bootsrapping) 방법을 사용하 다.

Shrout과 Bolger(2002)가 제안한 이 방법은 가상

의 무선 표본을 량으로 만들어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통

계 무선오차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는 방

법이다. 부트스트래핑은 신뢰구간을 제시하고

그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간 효

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단한다. 이 연

구에서 부트스트래핑을 해 재추출한 표본은

1,000개 고, 95%의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 다.

먼 부정 자기지각이 갈망조 자기효능

감을 거쳐 약물문제 심각도에 향을 미치는

경로는 신뢰구간 0을 포함하지 않아서 간 효

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β = .098, CI:

[.026, .012]. 한 모든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부정 자기지각이 높을수록 갈망조 자기효

능감이 감소되고 이것이 약물문제 심각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공격

태도가 갈망조 자기효능감을 거쳐 약물문제

심각도에 이르는 경로는 신뢰구간 0이 포함되

경로 총효과 직 효과 간 효과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a)→종속변수(c) 독립변수(a)

→종속변수(c)

독립변수(a)→매개

변수(b)→종속변수(c)

a b c
독립변수(a)→매개

변수(b)→종속변수(c)
[Bootstrapping CI 95%]

부정

자기지각

갈망조

자기효능감
약물문제 .398 .301

.098

[.026, .012]

공격 태도
갈망조

자기효능감
약물문제 .292 .216

.076

[.019, .196]

주) Bootstrap 표본은 1000번.

표 4. 부정 자기지각 공격 태도와 약물문제의 계에서 갈망조 자기효능감의 간 효과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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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통계 으로 유의하 다, β = .076,

CI: [.019, .196]. 한 모든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공격 태도를 지닐수록 갈망조 자기

효능감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약물문제 심각

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이 연구는 물질 독자를 상으로 부정

자기지각, 공격 태도가 약물문제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 해당의 계를 갈망조 자

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통하여 부정 자기지각과 공격 태도

가 약물문제를 증폭시키는 구체 인 향에

해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약물문제

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개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연구 결과 나타난 각 변인간의 계

와 의미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 독자가 부정 자기지각을 지

닐수록 약물문제의 심각성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지각이 부정 일수록 약

물문제가 증가됨을 의미한다. 독은 생물학

, 심리 , 행동 인 요인이 모두 포함된

인 이고 상 체계 인 자기조 의 이탈

로 본다(Shaffer, LanPlanter, Kidman, Doanto, &

Staton, 2004). 이에 물질 독자들은 자신이 가

치가 없거나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에

하여 안정된 내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것으

로 본다(Flores, 2007). 결국 물질 독은 외

자원인 약물을 통해 무가치함에 항하는 과

정으로 설명하 다. 특정한 문제행동을 반복

하는 사람은 자신감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

상 자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을 회피하

는 수단으로 특정문제를 반복한다. 물질 독

자는 약물을 통하여 자신에게 결핍되고 좌

된 것을 충족하려고 하며, 약물이 주는 마술

힘을 통해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시키려 한

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물질 독자의 반복

인 물질사용은 끊임없는 좌 과 망에 맞

닥뜨리면서 공허와 결핍에 철된다.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해 억울해하고 스

스로에게 실망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에

서 치료란 물질 독자가 실 이고 진실해지

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치료자는

물질 독자가 재 치에 책임이 있다는 것

을 깨닫고 무가치와 무능력은 자신의 행동과

스스로 일으킨 사건들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

함으로써 문제행동인 독행 를 친사회 행

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실제

NA, AA와 같은 자조모임에서 ‘바닥을 친다.’

는 용어는 다른 의미에서 자신의 한계를 겸허

히 직면할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

하는 문장이다. 12단계 로그램의 4∼7단계

내용(4단계 도덕 검토, 5단계 자신의 잘못을

시인, 6단계, 성격상 결함, 7단계 단 없애기)

한 이러한 내 문제를 성찰하고 검토하도

록 권장한다.

둘째, 물질 독자가 공격 태도가 높을수

록 약물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다양한 독 련 연구에서 분노나

공격 태도가 독과 련이 높다고 보고한

것들과 일치한다. 분노는 학생의 알코올

독 인터넷 독과 상 이 있었고(송미경,

2012), 청소년의 높은 흡연율(Worminton, 2012),

약물남용(Pulkkinen., 1994) 등에서도 지속 으

로 높은 상 을 보인다. 공격 인 특성을 지

닌 집단은 음주통제 자기효능감이 낮았다(김

희 , 손정락, 2013). 분노나 공격성은 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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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지목된다. 분노는 흡연의 원인으로

설명되는데(안은성, 배상수, 2006) 이는 공격

태도가 높은 흡연자가 자신의 공격성, 충동성,

긴장감을 완화 시킬 목 으로 흡연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Herrenkohl, Catalano, Henphill, &

Toumbourou, 2009). Veilleux, Skinner, Reese와

Shaver(2014)도 알코올 독자가 정서 명확성

이 부족하고 감정 조 략에 한 근이

제한되어 알코올 남용이라는 방법으로 특정

감정을 조 한다고 보고하 다. 물질 독자에

게서의 분노 수 은 불안정한 청소년 수 에

비교되기도 한다(박선아, 2008). 이런 연구들을

참고하면 독문제를 보이는 사람들의 공격

태도나 분노는 그 자체만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약물문제의 감소를 한 요한

개입 목표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셋째, 물질 독자가 갈망조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약물문제 심각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orka-Brown 등 (2015)은 물질 독

자에게 물질사용의 지속, 단, 약물문제에서

갈망을 매우 요한 요인으로 제시했으며, 일

반 으로 불법 약물뿐만 아니라 알코올, 담

배, 커피와 같은 비불법 독성 물질에서도

10%이상 갈망이 있다고 확인된다(Hofmann,

Baumeister, Fὅrster, & Vohs, 2011). 이와 같은

갈망에 한 효과 리나 응은 독 삶

에서 벗어나 일상 인 삶으로 복귀하는 핵심

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부정 자기지각이 약물문제 심각도

에 미치는 향에 갈망조 자기효능감이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망조 자기효능

감은 갈망이 드는 상황에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이다.

갈망조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다는 사

실은 갈망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

신에 한 불신과 부정 자기 견해가 높아지

더라도 약물을 거부하거나 단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약물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Berry, May, Andrade와 Kavanagh(2010)

는 갈망이 침습 으로 나타나며, 자서 기

억의 형태와 같은 인지 과정이 여할 수 있

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갈망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부정 자기지각이 있더라도 갈망조

자기효능감이 높다면 약물문제에 효율 으

로 응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andura(1999)는 물질 독자가 자극 인 갈망

을 없애기 해 노출단서에 항하는 인지

행동 자기조 략을 능동 으로 활용한다

고 하 다. 이러한 략에는 지연 술에

한 자기지시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독 회복을 해서는 갈망을 더 쉽게 인식하

고 조 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자기효능감

을 비롯한 정 자기지각의 향상이고, 연구

자들은 이를 한 구체 인 실천사항으로

사나 기부 활동을 권유하기도 한다(조성남

등, 2021). Kavanagh, May 와 Andrate(2009)는

갈망의 정교화된 침습이론(Elaborated Intrusion

Theory of Desire: EI)에서 갈망은 추구하는 물

질에 해서 구 되는 감각 이미지를 포함하

여 나타나는 인지-정서 상태라고 하 다. 이

들은 갈망이 재 되는 유사한 감각 이미지를

포함하여 갈망을 해결하는 개입방법이 필요하

다고 제시하 다. Sokoran-Brown 등(2015)은 물

질 독자의 갈망에서 개인마다 시각 , 청각

, 감각 특성을 분류하여 이에 합한 간

섭자극 훈련을 한다면 갈망에 의한 약물문제

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 다.

독자는 자신에 한 부정 신념으로 인

해 부정 정서를 경험하거나 자존감이 낮아

지는 경우가 많고, 이는 인 계 갈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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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져 독문제가 다시 나타난다. 이에 독

자는 지 있는 그 로의 자기를 인정하고 받

아들이는 자기 사랑하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박상규, 2003), 회복은 진정한 자존감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박승 , 2015).

독자는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불편감을 피하

기 해 약물에 집착하고 잘난 척하는 것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 한다(박상규, 2016).

독 상담가는 독자의 내면에 이러한 본성

이 있음을 알고 독자가 스스로 존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물질 독자는 외부 상이

나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일시 자존감이 아

닌, 속 이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진정한

참나를 찾아야 한다. 조성남 등(2021)도 남과

의 비교가 아닌 어제의 자신과 비교를 통해

오늘의 자신이 보다 명해지고 성숙함에 만

족하는 것을 익히고, 지 있는 그 로의 자

기를 존 하고 사랑하며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할 수 있음을 강조하 다. 감정을 조 하

고, 불쾌한 기분을 달래기 한 이러한 과정

은 물질에 의존하는 자기 괴 인 행동 패턴

을 끊게 하는 궁극 인 치료 요체이다. 물론

치료 밖 환경에서는 자기 사랑에 도움이 되는

외 자원으로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의 지지도

필요하다. 독은 계문제에서 기인하므로

정 인 계 형성 한 회복의 주요한 자

원이 된다. 건강하고 친 한 인 계가 형성

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배울 때 비로소 안정된

회복의 길을 걷게 된다. 독자의 삶 속에 만

족스럽고 충만한 계가 없다면 내 공허감

이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기 해 괴

인 외부 만족원과 감각원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Flores, 2007).

다섯째, 공격 태도가 약물문제의 심각도

에 미치는 향에 갈망조 자기효능감이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 태도가 강할

수록 약물문제의 심각도가 높아지나, 갈망조

자기효능감 수 이 높을수록 약물문제의

심각성은 완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쉽게 화를 내거나 공격 태도를 지닌 물질

독자가 약물문제의 심각도를 높이더라도 갈망

조 효능감이 발휘된다면 약물사용을 통해

문제해결 하려는 시도를 포기함으로써 약물문

제의 심각성이 감소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Miczek과 그의 동료들(1994)은 물질 독

자들의 공격 행동이 어릴 부터 획득된

학습된 메커니즘, 즉, 획득한 처 생존

기술일 것으로 간주한다. 즉, 통제력 상실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힘을 획득하는 방법이라

는 것이다. 욕구좌 -공격성 가설(Frustration-

Aggression Hypothesis) 역시 목표 성취 욕구가

환경 방해로 좌 되는 과정에서 공격성이

표출된다고 보았다. 물질 독자는 자신의 뜻

로 되지 않는 것에 인내, 참는 것에 한

어려움이 크고 이에 한 한 문제해결기

술을 습득하기보다, 약물로 다스리려는 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약물 독이라는 문제행

동이 습 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뒷받

침하는 것이 자가투약설 가설(Khantzian, 1982)

로, 이 이론에서는 약물사용은 강렬한 정서를

약물로 다스리고자 하는 시도로 본다. 이를

수정하기 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으로는

Bandura(1973)의 자기효능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는 공격성을 제어하는 5가지 인지 요인

하나로 자기효능감을 제안하 고, 약물문제를

조 할 수 있는 기제로 자기효능감의 요성

을 설명하 다(Bandura, 1999). 따라서 공격

태도를 지닌 물질 독자의 경우 약물에 한

갈망조 자기효능감이라는 인지요인을 조

하여 약물문제를 감소시키는 개입방법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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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공격 태도는 시간이 흘러도 안

정 이고 지속 인 특성이므로 단시간에 감소

시키기 어렵지만, 갈망조 자기효능감은

독재활 과정에서 습득하고 용할 수 있으므

로 약물문제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수 있

겠다. 약물사용의 욕구를 유발하는 공격 상

황에 하여 갈망조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

는 훈련을 통해 약물문제로 이어지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독자를 한 동기면담은

내담자의 내 동기 요인이 변화의 열쇠라고

확신하며, 갈망이 일어난 때 이에 굴복당하지

않고,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

다(조성희, 신수경, 2010). 갈망은 약간의 단서

만 있어도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에게

효과 인 방법을 빨리 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문 규, 강향숙, 박상규, 2019, 박상규,

2016). 갈망을 다룰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높

이기 해 다음과 같은 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갈망을 다루는 방법 첫째는 갈

망 알아차리기다. 갈망이 일어나면 먼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차린다. 갈망이

일어날 때는 불안해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그

냥 편안하게 지켜본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표 한다. 갈망이 들 때, 자신의 감정과 상태

를 다른 사람에게 표 한다. 이를 통하여 마

음이 편안해지고 조 력이 높아진다. 셋째, 갈

망이 일어나는 로 행동한 뒤의 결과를 상상

하는 것이다. ‘만약 지 내가 갈망 로 행동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와 같은 행동의

결과를 떠올려 보는 것이다. 넷째, 주의를 다

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갈망에 집착하기

보다는 갈망시의 몸의 변화를 살핀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돌보는 방향으로 주의를 돌린다.

더불어 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성 훈련과 더

불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조성남 외,

2021).

이 연구결과를 확증하고 일반화시키기 한

제한 을 살펴보고 추후연구에서 보완할 필요

가 있다. 첫째, 이 연구 상은 물질 독의 문

제로 특정 병원에 입원한 상자이고, 이들이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

에 독자 집단 체에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 규모의 독자 시설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남녀의 부정 자기지각이

나 공격 태도, 갈망조 자기효능감의 차이

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차에 한

연구도 요구된다. 둘째, 실 제약으로 이들

에 한 추후 평가나 추 조사를 통해 낮은

갈망조 자기효능감이 부정 자기지각과 공

격 태도에 향을 미쳐 약물문제를 지속시

키는지에 한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하 다.

따라서 변인 간의 인과 계를 단정지을 수 없

으므로, 실험연구나 종단연구 등을 통하여 인

과 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부정 자기지각과 약물문제에서

심리내 변인인 갈망조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 로 갈망

에 한 상 인지, 갈망에 한 처방법도

두 변인 사이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내

변인들이 부정 자기지각과 약물문제에

미치는 향력에 해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

다.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결과는

약물문제에 한 심리 기제를 이해하는데

틀을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첫째, 약물문

제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정 자기지

각과 공격 태도에 주목하여 약물문제와의

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정 자기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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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격 태도가 높을수록 약물문제가 상승

되는 것을 확인하 다. 둘째, 부정 자기지각

과 약물문제에 향을 미치는 갈망조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그 향을

알 수 있었다. 부정 자기지각이 높을수록,

공격 태도를 지닐수록 약물문제 심각도가

높아지나, 그 계에서 갈망조 자기효능감

이 증가되면 약물문제 심각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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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self-perception, aggressive attitude, and drug problems

as relapse factors in substance addicts. In particular, the mediating effect of craving self-efficacy was examined.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140 addicts;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tained variable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raving

self-efficacy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self-perception, aggressive attitude, and drug

problems. Results showed that negative self-perception and aggressive attitude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drug problems, while craving self-efficacy and drug problem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In

addition, negative self-perception and aggressive attitude predicted craving self-efficacy, and craving self-efficacy

predicted drug problems. Moreover, craving self-efficac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self-perception and drug problems, and craving self-efficacy was partial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ve attitudes and drug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self-perception, aggressive attitude, and craving self-efficacy when approaching drug problems in substance

addicts. Finally, we discussed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ed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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