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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이 현 정 이 승 연†

                     인간발달복지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하위요소가 성인애착을 매개로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서울시 소재의 4년제 여자대학교 2곳에 재학 중인 대학

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58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측정도구로는 다

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 성인애착 척도(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 RAAS), 한국판 섭식태도 척도-26(KEAT-26;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 

Test-26)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이상섭식행동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애착

차원 중 친밀차원은 이상섭식행동과 부적상관, 불안차원, 의존차원은 이상섭식행동과 정적상

관을 나타냈다. 또한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소와 이상섭식행동과의 관계에서 성인애착

의 하위차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유형 중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불안차원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검증

되었고,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의존차원의 부분매개효

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개인이 가진 완벽주의 성향에 따라 이

상섭식행동에 대한 적절한 중재 개입방법을 제안하였고, 국내연구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던 성인애착과 이상섭식행동을 함께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성인애착, 다차원적 완벽주의, 이상섭식행동

* 본 논문은 2009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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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대중매체에서 연일 다이어트 요

법이나 날씬한 몸매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컨텐츠들을 흔히 접할 수 있다. 이처럼 날씬

한 몸매를 추구하는 사회적인 풍조는 결과적

으로 과체중인 사람뿐 만 아니라 정상체중인

사람들도 체중을 감소시켜 마른 체형을 유지

하고자 하는 욕구를 증가시킨다(김정내, 2007). 

특히,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보고서(2003)에 따

르면, 최근 5년 동안 섭식관련 문제로 병원에

내원한 사람들이 18.8%로 증가하였고, 섭식

장애 환자의 2명 중 1명은 10∼30대의 젊은

층이며, 섭식장애 진료인원의 성별 점유율이

남성 약 18.9%∼23%, 여성 약 77%∼81.1%로

특히 젊은 여성들이 섭식장애에 노출될 수 있

는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상섭식행동이란 공식적인 진단 기준을 통해

섭식장애로 진단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섭식

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의미한다(오경자, 이

상선, 2004) 이처럼 이상섭식행동은 섭식장애

로 가는 연속선상에 존재하며, 섭식장애로 진

행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기에 관심을 가

져야 한다.(Mintz, O′Hallaran, Mulholland & 

Schneider, 1997)

섭식장애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비만과 같은 생리적인 위험요인(Cattarain & 

Thompson, 1994)과 부정적 정서, 완벽주의, 낮

은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심리적 위험요인들

이 포함되는 개인적 차원, 애착, 가족과의 상

호작용 패턴 등의 가족적 차원과 날씬함을 강

조하는 사회문화적 차원(Stice, Mazotti, Krebs & 

Martin, 1998)으로 나뉘어 다양하게 연구되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심리적 요인, 특히 완벽주

의는 다른 정신병리와 임상적으로 의미있게

관련되었을 때 자신을 평가하는 역기능적인

도식을 가지며(Shafran, Cooperdh & Fairbum, 

2002), 날씬한 몸과 관련한 불가능한 기준을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핵

심특징과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는 중요한 변

인이다.(이희주, 2001; Hewitt & Flett, 1993; 

Hewitt, Flett & Ediger, 1994). 더불어 완벽주의

가 이상섭식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Bauer & 

Anderson, 1989; Bruch, 1973; Garner, 1982; 

Tyaka, Waldron, Graber, & Brooks-Gunn, 2002; 

Fairburn, Cooper, Doll, & Welch, 1999). Hewitt과

Flett(1993)은 완벽주의와 섭식장애와의 관련에

대한 연구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체

중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세우며, 자신의 목

표에 조금만 못 미쳐도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여겨 실패를 경험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보았

다. 즉, 완벽주의 성향이 낮은 사람에 비해 완

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이 실패를 지각하는

확률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섭식장애환자들은

도달할 수 없는 날씬함을 추구하는 완벽주의

적 성향을 지녔기 때문에 완벽주의가 섭식장

애의 발달과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정내, 하

정희, 2006)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완벽주의가

섭식장애 발병에 선행하고, 장애의 심한 정도

를 특징짓고(Halmi et al., 2000; Lilenfeld et al., 

2000), 회복 후에도 지속된다고 말한다(Bastiani, 

Rao, Weltzin & Kye, 1995; Sutandar-Pinnock, 

Blake, Carter, Olmsted, Kaplan, 2003). 또한

Thomsen, Mccoy와 Williams(2001)는 섭식장애환

자들의 내재화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를 한

결과 환자들의 경험기술에서 완벽주의적 성향

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완

벽주의는 섭식장애에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Hewitt, Flett, 

& Ediger, 1995; Joiner, Heatherton, & Kee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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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

두 병리적인 발달을 하는 것은 아니다. 완벽

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

서도 엄격한 평가를 내리며,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전반적인 실패로 인지하

는 인지왜곡이 일어난다는 선행연구들이 있지

만(Hewitt & Flett, 1995; 김윤희, 서수균, 2008) 

완벽주의가 이상섭식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

이 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경자, 이상선, 2005). 이를 토대로 완벽주의

와 이상성십행동과의 관계 사이를 매개하는

매개변인이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Srinivasaga와 Kaye(1995)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이상섭식행동을 촉발하는 취약적인 성격특성

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완벽주의가 형성되

는 그 발달과정에 대한 이론들은 대부분 완벽

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개인의 가족 환경 즉, 

부모의 특성이나 태도,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가족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 보고 있다.(유미

숙, 2004). 부모-자녀 관계 양상은 의미있는 타

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되는 애착으로

평가될 수 있다. 즉, 성인애착은 개인의 성격

특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며, 대인관계적 측

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마찬

가지로 성인애착의 하위차원에 따라 완벽주의

성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

다. 타인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걱정하고 두

려워하는 불안차원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

및 사회적으로부터 부과된 기준과 기대에 달

성하고자 노력하는 성향인 타인 지향적 완벽

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독립성이 강하고

타인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의존하고

자 하는 의존차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스스

로 기준을 세워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

하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

날 것이다.

또한 섭식장애를 일으키는 다양한 변인 중

에서 부모와의 애착은 최근 섭식장애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부각되어 중요시되고 있다

(Baumrind,1991). 특히, Leonard, Steiger와 Kao 

(2003)는 아동기에 성학대를 받은 여성들은 낮

은 자존감이나 적응적 기제에 문제를 가져서

섭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을 밝혀내면서 또

다른 개인의 심리적 특성 요인이 섭식장애를

매개시키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즉, 아동기 외상은 주요 양육자와의 안

정애착을 방해하는 사건인 점에서 애착의 실

패는 섭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

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애착

연구에서도 애착은 많은 정신 병리의 발달과

유지, 재발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밝혀왔다. 또한 불안정한 애착은 성인기에

들어와서 기분장애, 물질사용 장애, 성격장애

등의 정신 병리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주장하

는 등(Grant et al., 2008) 애착의 실패를 정신병

리의 핵심요인이라 파악하고 있다. 또한 Rice

와 Lopez(2004)의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

의 성향을 지니고 있더라도 좀 더 안정적인

애착유형을 가진 내담자들이 긍정적인 자아상

을 지니고 있고 자아존중감을 위협하는 요소

에 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연구에

서도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애착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

다(유상미, 이승연, 2008). 이러한 연구결과들

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더라

도 애착유형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

는 인지/정서적 자원이 다를 수 있고, 따라서

심리사회적 적응 능력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이렇듯,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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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가설모형

인애착은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적응

및 심리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를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

이나 지지원천으로서 활용하는 것과 같은 안

정 애착의 특성들은 자존감 발달과 심리적 능

력 발달에 중요하고(Kenny & Hart, 1992) 더

나아가 개인의 효과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친

다. Hewitt, Flynn, Mikail과 Flett(2001)도 완벽주

의 성향이 어린 시절 부모 또는 의미있는 타

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관계기대

또는 애착 유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완벽주

의 성향이 강한 내담자들의 관계패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Kiang과 Harter(2006)는 섭식장애자들이 부모

와 로맨틱 파트너에 대해 회피애착과 불안애

착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Sandberg와 Suldo 

(2000)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이상

섭식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불안정애착은

폭식행동과 마르고자 하는 욕구와 상관이 있

음을 밝혔다. 또한 Brennan과 Shaver(1995)는

242명의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애착에

따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안정애착일수

록 이상섭식행동이 적게 보고됨을 밝혔다. 

Giorgio(2006)는 불안정애착은 신체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음식을 거부하게 되고 결

국 섭식장애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취약성 변

인임을 밝혔다. Giorgio와 Leah(2009)는 불안정

애착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으로 나누어 섭식

장애증상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불

안애착은 정서반응성을 매개로 섭식장애증상

에 영향을 미쳤고, 회피애착은 정서조절전략

을 매개하지 않고 섭식장애증상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Janet(2008)의 연구

에 따르면 불안정 불안애착만이 성격특성의

신경증이 완전 매개하여 섭식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오숙현(1994)과 김은정(2004)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이상섭식행동과 부모애착간에 부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애착과 이상섭

식행동 간의 관계를 보는 연구가 국내에서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

구에서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소와 이

상섭식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두 변인간

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성인애착의 역

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

을 설정하고 연구 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가설 1.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

소, 이상섭식행동, 성인애착 간에는 유의한 관

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소

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성인애착에

의해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4년제 여자대학교

인 D여자대학교와 E여자대학교의 대학생 총

600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총 6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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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신체질량

지수

저체중집단 165 28.5

정상체중집단 394 67.9

과체중집단 21 3.6

다이어트

경험

유 409 70.5

무 171 29.5

신체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음
53 9.1

만족하지 않음 232 40.0

보통 213 36.7

만족함 78 13.4

매우 만족함 4 0.7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N=580)

중 불성실하게 답하거나 미 응답한 30명의 자

료는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58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범위는 18

세-37세였고, 평균연령은 20.8세(SD=2.15)였다. 

이 집단의 평균 신장은 162.3cm(SD=4.77cm), 

평균 체중은 52.42kg(SD=6.89kg)이였다.

연구대상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 집

단의 28.5%는 신체 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18.5미만에 해당하는 저체중 집단이었는

데 한국판 섭식태도 척도로 잠재적인 신경성

거식증의 가능성을 보인 대상 중 23.8%(20명)

는 저체중 집단에 속했다. 대상 집단의 67.9%

는 신체 질량 지수 18.5-24.9에 해당하는 정상

체중 집단이었으며, 3.6%가 신체 질량 지수

25이상에 해당하는 과체중 집단이었다. 즉, 대

부분이 정상체중이거나 저체중 집단이었다. 

이들 중 70.5%는 다이어트를 시도한 경험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현재 신체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은 전

체의 49.1%이었으며 14.1%만이 만족한다고 응

답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도구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

하기 위해 Hewitt와 Flett(1991)이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완벽주의 성향을 고려하여 제작

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를 한기연(1993)이 번안

하고 김연수(1998)가 재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이미화(2001)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Hewitt와 Flett(1991)이 완벽주의성

향의 개인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의 양쪽을 모

두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다. 이 척도

는 3가지 하위요인,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하위요인은 자기지향적 완벽주

의로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평가하

고 비판하는 경향을 의미하고, 타인지향적 완

벽주의는 중요한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완벽함을 중요시 해

그들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

하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

며 자기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자기에게 완벽

하도록 압력을 넣는다고 믿거나 지각하는 경

향을 말한다. 또한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인 Likert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

을 의미한다.

이미화(200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89, 타

인지향적 완벽주의.74,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71 이었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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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90, 타인지향적 완

벽주의 .79,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79 이었다.

성인애착 척도

대학생의 애착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Collins

와 Read(1990)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성인애착

척도(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 RAAS)를 이

재원(2006)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

다. 또한 이 척도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친밀차원은 자신이 상대방과 친

해지는 것에 대해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적 애착유형과 관련이

있다. 불안차원은 사랑받지 못하거나 버림받

는 것에 대한 불안 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적 애착유형과 반대된다. 의존차원은 타

인과 서로 의지하고 의지가 되어 주는 것에

대한 불편감, 어려움의 정도를 의미하며 점수

가 높을수록 안정적 애착유형과 반대된다. 세

하위척도는 각각 6개의 문항으로 총 18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된다.

노유진(2006)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의존차원 .73, 불안차원 .67, 

친밀차원 .63 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의존차원 .70, 불안차원 .73, 

친밀차원 .66 이었다.

한국판 섭식태도 척도-26

이상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Garner와

Garfinkel(1979)이 개발한 섭식태도 척도-26 

(EAT; Eating Attitude Test-26)을 이민규 등

(1998)이 표준화한 한국판 섭식태도 척도-26 

(KEAT-26;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 

Test-26)을 사용하였다. KEAT-26 척도는 거식, 

폭식과 음식에 대한 몰두, 섭식통제의 3요인

으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이들을 모두 포함한 이상섭식태도를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총합으로 이상섭

식태도를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아니

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6점 Likert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이상섭식태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73

으로 나타났다.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 소재 4년제 여자대

학교 2곳에서 설문지의 배포 및 수거가 이루

어졌다. 61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

하였거나 미 응답한 30부를 제외한 총 580부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인적사항, 다

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성인애착 척도, 한국판

섭식 태도-26로 구성하였으며 후반부로 갈수

록 설문의 응답이 불성실하게 되는 것을 상쇄

시키기 위해 척도의 순서를 A, B, C유형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설문지 작성시간은 약 15-20

분이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

석하였다. 첫 번째로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

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2.0을 사용

하여 빈도, 백분율 등 기술적인 통계 부분을

살펴보았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다차원적 완벽주의

의 하위요소와 성인애착, 이상섭식행동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다차원적 완벽주

의의 하위요소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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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M SD

완벽

주의

1. 자기지향 - 71.37 12.84

2. 타인지향 .51*** - 59.31 10.07

3. 사회부과 .41*** .38*** - 58.55 9.92

성인

애착

4. 친밀차원 .11** .05 -.19*** - 16.17 3.96

5. 불안차원 .05 .08* .34*** -.25*** - 13.16 4.12

6. 의존차원 .10** .03 .33*** -.43*** .43*** - 16.52 4.03

이상섭식행동 .16*** .12** .23*** -.11** .22*** .17*** - 10.73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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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인애착, 이상섭식행동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N=580)

에서 성인애착차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

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위해 먼

저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

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 (2)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쳐야 한다. (3)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동시에 종속변

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

에서보다는 세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에서 더

적게 나타나야 한다.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분석하기 위한 Sobel 

Test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Sobel의 방정

식은 z-value= ×  × ×인

데, 여기서 a는 경로a(독립변인→매개변인)의

비표준화계수, b는 경로b(매개변인→종속변인)

의 비표준화계수, SEa는 경로 a의 표준오차, 

SEb는 경로b의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된 z-value가 ±1.96보다 크다면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된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기술 통계치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소, 성인애착, 

이상섭식행동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

편자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 결과,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

벽주의는 이상섭식행동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이상섭식행동과 성인애착의

하위차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친밀차원

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의존차원과

불안차원과 이상섭식행동은 유의한 정적상관

을 보였다. 또한 다차원적인 완벽주의의 하위

요소와 성인애착의 하위차원을 보면, 자기지

향적 완벽주의는 친밀차원과 의존차원에서 유

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성인애착의 불안차원, 의존차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고, 친밀차원과

유의하지만 낮은 수준에서 부적상관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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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변인 β R2 F

완벽주의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10

.09*** 9.04***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02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11*

성인애착

친밀차원 -.04

불안차원 .15**

의존차원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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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 하위차원의 영향 (N=580)

있다. 그러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성인애

착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하위요소와 이상섭식행동

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성인애착이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소

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중다회귀분석 전에 다중공선성(공차한계는 0.1

이상, VIF는 10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의 문제

를 판단한 결과, 공차한계는 .66~.77, VIF는

1.29~1.52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

타나지 않았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다차원적 완벽주의 하

위유형 중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β = 

.11, p<.05)만이 이상섭식행동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인애착의 하위

차원 중 불안차원(β =.15, p<.01)만이 이상섭

식행동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소와 이상섭식

행동의 관계에서 성인애착 하위차원의 매개효

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또

한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분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의 불안차

원,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의 친밀

차원, 의존차원 간 유의미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아 이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은 수행하지 않

았다.

또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

의 관계에서 친밀차원,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불안차원, 사회

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

계에서 친밀차원과 의존차원의 매개효과 검증

을 실시하였으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이상섭식

행동과의 관계에서 불안차원의 매개효과

여자 대학생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불안차원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사회적으로 부

과된 완벽주의가 매개변인인 불안차원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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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변인 종속변인 β t R2 F

   1단계

      사회적 부과 불안차원 .32 7.95*** .10 63.23***

   2단계

      사회적 부과 이상섭식행동 .15 3.63*** .02 13.21***

   3단계

      사회적 부과
이상섭식행동

.10 2.34*

.05 12.92***

      불안차원 .16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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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과의 관계에서 불안차원의 부분매개효과 (N=580)

예측변인 종속변인 β t R2 F

   1단계

    자기 지향적 의존차원 .10 2.37* .01 5.61*

   2단계

    자기 지향적 이상섭식행동 .16 3.81*** .02 14.51***

   3단계

    자기 지향적
이상섭식행동

.14 3.46**

.05 14.98***

 의존차원 .16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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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과의 관계에서 의존차원의 부분매개효과 (N=580)

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 =.32, 

p<.001),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종속

변인인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

하였다(β =.15 p<.001). 그리고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불안차원이 이상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β =.16, 

p<.001),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이상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

(β =.15, p<.001)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

어들었다(β =.10 p<.05). 따라서 성인애착의

불안차원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이

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성인애

착의 불안차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분석

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부분매개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z=3.23, p<.05)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과

의 관계에서 의존차원의 매개효과

여자 대학생의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이

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의존차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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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

고,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자기지향적 완

벽주의가 매개변인인 의존차원에 미치는 영향

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 =.10, p<.01),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가 종속변인인 이상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β =.16, 

p<.001).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

변인인 의존차원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

향력도 유의하였으며(β =.16, p<.001), 자기 지

향적 완벽주의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력이 두 번째 방정식(β =.16, p<.001)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β =.14 p<.01). 

따라서 성인애착의 의존차원은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부분매

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의존차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지 분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z=2.03, 

p<.05)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

위요소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이들 변인들 간에 성인애착하위차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

울시 소재 여자대학교 2곳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 58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측정 변인들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자기 지

향적 완벽주의,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간 유의

미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

행연구들을 통해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완벽주의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오경자, 이상선, 2005; Tyrka, Waldron, 

Graber, & Brooks-Gunn, 2002) 본 연구에서 다

차원적 완벽주의의 세 하위 요인인 자기 지향

적 완벽주의,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

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상관은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성인애착과 이상섭식행동의 상관을 살펴보

면, 이상섭식행동은 친밀차원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고, 의존차원과 불안차원에서 정적상관

을 나타냈다. 즉, 친밀차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상섭식행동이 적게 나타나며, 의존차원과

불안차원이 높을수록 이상섭식행동이 높게 나

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친밀차원이 높

은 것은 안정애착을 의미하고 의존차원과 불

안차원이 높은 것은 불안정 애착임을 의미하

는데 불안정애착일 경우 이상섭식행동이 높

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는

안정애착일수록 이상섭식행동이 적고(Brennan 

& Shaver, 1995), 불안정 애착이 섭식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김은정, 2004; 오숙현, 1994; 

Giorgio, 2006)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차원적인 완벽주의의 하위요소와 이상섭

식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사

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만이 이상섭식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사회적으

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이상섭식행동

을 많이 보였다. 이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높은 기대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기대에

충족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주변사람

들의 반응에 민감하고 예민하여 많은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에 따라 이상섭식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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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

는 완벽주의의 세 가지 차원 가운데 사회적으

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신경성 폭식증을 가장

잘 설명한 연구들이 있는데 (김하영, 2009; 이

희주, 2001)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

다. 또한 이선형(2006)은 체중에 대한 부모압

력과 대중매체 압력이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고, 김은정

(2004)의 연구에서도 외모관련 사회문화 태도

와 이상섭식행동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입

증하였다. 이는 외모와 관련하여 사회문화 태

도를 내면화하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이상섭식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

하며 이는 외부의 높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유사한 특성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다.

또한 성인애착의 하위차원 중 불안차원만이

이상섭식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이는 불안차원이 높은 사람은 불안/양가

애착 집단의 사람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사람

으로 타인에게 버림받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

에 대해 두려워한다. 따라서 이들은 타인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혹은 외부의 아름다움 기

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음식을 통제함으로써

몸무게나 외형을 바꾸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이상섭식행동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일수록 이상섭식

행동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바이다

(이지향, 2006; Armstrong & Roth(1989), Salzman, 

1997; Sandberg & Suldo, 2000; Giorgio & Leah et 

al., 2009).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

에서 성인애착 하위차원의 매개효과 검증 결

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이상섭식

행동과의 관계에서 불안차원의 부분매개효과

가 유의미하게 검증되었고, 자기지향적 완벽

주의와 이상섭식행동과의 관계에서 의존차원

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는 다른 사람들이 완벽한 자신을 기대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

해 노력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은 외부의 승인을 중시하고, 타인과

의 긍정적인 관계상을 형성하지 못하여 타인

에게 버림받을 것에 대해 염려하는 불안차원

을 매개로 이상섭식행동이 유발됨을 시사한다. 

즉, 외부의 기준과 가치를 중시여기는 사회적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버림받을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때 더욱 이상섭식행동 양상이 높게 나타

난다는 것으로 이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사회·

문화적 외모가치기준의 내면화를 매개로 섭식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

과이다(박임마누엘, 2008).

또한 의존차원은 타인과 서로 의지하고 의

지가 되어 주는 것에 대한 불편감이 클수록

높게 나타나는데 의존차원의 성향이 높은 사

람일수록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성향이 낮기

때문에 자신에게 의지하는 성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

은 자기 스스로 이상적이고 완전한 자기상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러한 의존차원의

성향을 매개하여 이상섭식행동이 유발될 가능

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소와 이

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확인하였

고, 성인애착의 하위차원의 직, 간접적인 효과

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이상섭식행동과 관

련된 요인들을 기술 및 설명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으며, 행동문제를 통제 및 예측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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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중재들의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였

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개인에게는 개인 스스로가 갖는

기준과 가치에만 초점화 할 것이 아니라 타인

과 사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 객관

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개인에게는 지나치게

사회에 초점화되어 있는 것을 개인 내부로 초

점화시켜 자기 자신 스스로 타당한 기준과 목

표를 세우고 이에 대해 안정감을 가질 수 있

도록 도와주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종합적으로 볼 때,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성향

이 있더라도 대인관계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때 이상섭식행동을 줄이는 역할도 기대

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애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상섭식행동의 부

적응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할 수 있는 의미있는 대인관계를 맺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정상군에게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중재 개입방법에 대

한 방향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이상섭식행동을 설명하는데 애착이

중요한 변인으로 떠오르고 있으나(Baumrind, 

1991; Sandberg & Suldo, 2000; Brennan & Shaver; 

1995) 국내연구에서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성

인애착의 역할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제안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

위차원과 성인애착의 하위차원이 이상섭식행

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다는 결과를 얻

었으나 설명력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다른 강력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거식행동과 폭식행동이 서로 다른 특

성을 지닌 이상 섭식행동임을 지지하는 연구

들이 나타나고 있다.(Diaz-Marsa, Carrasco, & 

Saiz, 2000; Fassino, Daga, Piero, Leombruni, & 

Rovera, 2001; Heeringen, & Audenart, 2004; 

Rossier, Bolognini, Plancherel, & Halfon, 2000)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이후의 연구에서 거식행동과 폭식행동의 경향

성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

요할 것이다.

셋째, 섭식행동은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본 연구에서도 여

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얻었다. 그러

나 요즈음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외모가 중요하게 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여자 대학생들에 국한하여 적

용되어야 하며 남성들도 외모를 중시하는 풍

조가 나타나므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

구를 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는 것도 의

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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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s of Adult Attachment

on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Abnormal Eating Behaviors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Hyun-Jung Lee                   Seung-yeon Lee

Institute of Human Developmental &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dult attachment, and abnormal eating behaviors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600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bnormal eating behaviors and self-oriented perfectionism, 

between abnormal eating behaviors and other-oriented perfectionism, between abnormal eating behaviors 

and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between abnormal eating behaviors and dependence dimensions, and 

between abnormal eating behaviors and anxiety dimensions, but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abnormal eating behaviors and closeness; (2)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nxiety dimensions were 

significantly predictive of abnormal eating behaviors; and (3) with regard to mediating effects, anxiety 

dimension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bnormal 

eating behaviors. Further, dependence dimension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abnormal eating behaviors.

Key words : adult attachment, abnormal eating behavior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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