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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살생각의 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고, 정서조

이 이러한 매개효과를 조 하는 매개된 조 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 다. 이를 해 만 18

세 이상의 국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 493명을 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으며 수집된 자료들은 SPSS 21.0과 SP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 주요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 성인애착이 정서조 에 미치는 향에 해 우울은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불안정 성인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향에서 정서조 의 조 효

과를 확인하 다. 셋째, 불안정 성인애착과 우울 자살생각의 매개모형에서 매개된 조 효

과를 확인하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불안정 성인애착이 높을 경우 우울의 수 이 높아져

자살생각이 야기되지만 정서조 이 자살생각을 축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불

안정 성인애착으로 인해 자살생각을 가진 성인을 한 구체 인 심리 치료 개입의 근거 자

료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에 해 본 연구의 의의

와 제한 후속연구를 한 제언에 해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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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성인 연간 자살자는 약 1만 3670명으로 년

비 2.3명(9.7%) 늘어났으며, 심각한 자살생각

계획을 해본 사람이 약 7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20). 성인의

자살문제의 증가는 인 자본의 손실 실업,

경제인구 축소와 더불어 사회문화 으로도 악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의 자살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사회 인 문제로도 두되

고 있다. 국내 자살생각에 련한 최근 연구

들(양승경, 이수정, 이은주, 2022; 장수지, 남숙

경, 2022; 최혜경, 2015; 홍성희, 2022)은 주로

청소년 노인과 같은 자살에 취약한 특정

상에 편 되어 있으며 성인을 상으로 한

자살생각에 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포 인 자살의 개념은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자살시도(attempted suicide), 그리고

자살행 (suicide behavior)에 이르는 연쇄 인

개념(spectrum)으로 규정할 수 있다(Harwood &

Jacoby, 2000). 자살생각은 “자살을 행하는 것에

한 생각이나 사고”(O’carroll, Berman, Maris,

Moscicki, 1996; White, 1989)로 보편 으로 부

정 인 정서를 느 을 때 일시 으로 ‘죽고

싶다’라고 떠오르는 흔한 상에서부터 자살

시도를 하기 한 것까지 포함된다. 자살생각

은 자살을 측하는 일차 인 지표로서(Han,

Compton, Gfroere, McKeon, 2015), 자살행 자

체와는 분명 다른 성질과 의미를 지니지만 자

살변인의 한 요소로서 자살행 의 이 단계

라고 볼 수 있다(김 순, 김병석, 2008). 이에

따라 자살을 방하는 개입의 필요성이 필수

이며 상담 이론 근에 따른 각각의 측

변인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살

험요인들은 측하는 연구는 우울과 같은 부

정 인 정서에 을 두었고 단일요인으로서

우울과 같은 부정 인 정서를 내면화하는 것

은 자살생각을 야기하는 요한 험요인임

을 보여 다(김숙 , 지재훈, 2021; 노명선 등,

2006; 서한나, 2011; Fordwood, Asarnow, Huizar,

& Reise, 2007; Klerman, 1987; Schwenk, Davis, &

Wimsatt, 2010; Weinstock, Strong, Ubelacker, &

Miller, 2010; Wilcox, et al., 2010).

하지만 우울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 문화

등의 요인들이 이러한 자살 행동의 험을 증

가시키는 데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그 에서

도 성인애착과 같은 개인 내 인 요인은 자살

의사결정 자살시도를 포함해 자살생각과

한 련이 있으므로 자살을 측하고

방하는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살사고가 정 상 계를 지

니고 있으며(Strang & Orlofsky, 1990), 불안정

성인애착이 우울을 과도하게 증가시켜 자살사

고에 직간 인 향을 다는 것은 여러 선

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Ledgerwood, 1999;

Lopez & Brennan, 2000). 이러한 애착이론은

아와 어머니 계에서 유래되었지만 성인기까

지 확 용되어 개인의 생애에 걸쳐 심

리 사회 응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Bowlby(1969)가 제안한 애착의

개념은 ‘특정한 타인과 강한 애정 유 를

맺으려는 인간의 성향’으로 정의된다.

성인애착이 자살생각을 측한다는 연구결

과(De Jong, 1992; Esposito & Clum, 2012)는 아

동이나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들(박선,

문수백, 2012; 우채 , 김 희, 2011)에서도 보

고되고 있다. 한 여러 연구들(이동희, 2013;

Shaver & Mikulincer, 2002; Venta, Mellick, Schatte,

& Sharp, 2014)이 애착의 내 작동모델이 원인

이 되어 자살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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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인애착은 부모-자녀 계를 유지하는 기

제로써(조윤주, 2009), 부정 부모-자녀 의사

소통은 우울에 직 으로 향을 미치고 부

모 자녀 의사소통과 자동 사고, 우울과 자

살생각의 발달경로는 다른 변인들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보다 매우 높은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병 , 2009). 즉,

성인애착과 우울은 자살생각의 계에 매우

요한 역할임을 시사한다.

자살은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 하나로

반복 인 죽음에 한 생각이나 자살사고, 자

살시도, 자살계획이 포함될 정도로 우울과

련이 깊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선행연구에서도 우울은 자살생각과 가장 높

은 상 을 띄는 변인이며(김 순, 김병석,

2008) 자살과 련하여 가장 유력한 측변인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Cole, 1989). 즉, 모든

상자에서 보이는 자살시도 자살생각과

매우 한 상 이 보이며 동시에 험요인

으로 보이는 심리장애로 간주되어 왔다(이시

은, 2017; White, 1989). 많은 연구들에서도

우울 정서는 자살생각과 련이 있다는 결과

가 있었으며(박병 , 2009, Carlson & Cantwell,

1982; Crumley, 1990) 자살의도와 련된 흔한

특징은 이 부터 우울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연구(김진희, 윤정숙, 2020; Weissman, 1974)들

이 있었다. 이러한 우울 증상은 자살충동을

나타내는 결과의 선행연구들(Kandel, Ravies &

Davies, 1991; Maris, 1981; Sherer, 1985)을 토

로 우울증상이 높으면 자살생각도 높다는 것

을 시사한다.

이러한 우울, 불안 등의 신경증 증세와 성

인애착의 심리 요인과의 계가 하게

연 되어있다는 몇몇 연구들(김은정, 권정혜,

1998; 이윤숙, 황성훈, 2021; Lopez, Maurico, &

Gomley, 2001; Meyers, 1998)에 따르면 우울을

느끼는 사람과 우울을 느끼지 않고 있는 사람

들에 비해 심을 덜 받았다거나 과도하게 보

호를 받았다거나, 이고 학 인 행동

을 더 많이 경험했다고 하 다. 일반 으로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의 수 이 모두 높을 때

불안정한 애착이라고 명명하며, 불안정한 애

착 계를 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타

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 인지하기 때

문에 인 계를 맺을 때 부 응 정서를 느

끼는 과정을 거친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한 애착 계를 생애 발달

인 측면에서 고려해 본 단기횡단 연구들은 개

인의 성인기 애착 계 유형이 유아기 때의 특

징과 략 으로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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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er, 1993).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도 불안

정 성인애착 유형은 우울 수 이 높으며, 다

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 불안을 느끼게

되어 우울 수 이 높아진다고 나타났다(김은 ,

이지은, 2015; 김충만, 2019; 한유경, 한나나,

2019). 이 듯 불안정 성인애착과 우울은 자살

과의 한 계에서 향을 미치는 요인이

지만 재까지는 자살을 야기시키는 정 계

를 주로 알아보는 수 에 머물러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살생

각의 계에서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확인하려

고 한다. 한 자살생각의 원인이 되는 불안

정 성인애착과 우울의 계에서 이를 조 할

가능성이 있는 련된 핵심 인 변인을 찾는

것이 보다 효과 인 개입 방법을 찾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불안정 성인애착을 지닌 사람은 스트 스

상황에서 타인의 도움과 심을 받기 해 자

신의 부정 인 정서에 과도하게 의식하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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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으로 곱씹는 과정을 한다(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반면, 성인 애착 회피를 지닌

사람은 좌 감이나 실망감과 같은 정서를 억

제하려고 하며 타인에게서 심이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미리 회피하거나 부정 인 감

정을 억제한다(Shaver & Mikulincer, 2002; Wei,

Vogel, Ku & Zakalik, 2005)고 하 으며, 박혜주,

이순행, 최해훈, 방희정(2005)의 연구에서 안정

애착은 개방 정서 표 유형과 불안-회피

애착은 억제된 정서 표 유형과, 불안- 항

애착은 과장된 정서 표 유형과 련이 있다

고 나타났다. 성인애착 불안의 정서 조

략은 타인의 심과 도움을 이끌어 내기 해

과하게 반응 이게 나타내는 반면에, 성인애

착 회피의 정서 조 략은 타인과 정서 인

거리를 유지하기 해 정서를 억제하는데, 이

러한 략들은 부정 인 정서, 인 계상의

불편감, 외로움 등을 나타내게 만든다(김병직,

오경자, 2009; Kobak & Screey, 1988). 정서를

억압하여 처리하는 형태로 정서를 조 하는

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지 않은 사람

들 보다 부정 인 정서를 더 자주 경험하고

더 우울하 으며 심리 안녕감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Gross & John, 2003). Bowlby(1969)

는 내 작동모델은 정서조 과 자신 타인

에 한 표상과 계되는 것으로, 유아기에

형성된 내 작동모델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Bretherton, 1995).

즉, 정서조 체계로서 내 작동모델이 형성

되고(Bowlby, 1969, 1973, 1980), 평소에 잠재되

어 있다가 불안감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불안

감을 감소시키기 해 자동 으로 무의식 인

정서조 방략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개인의 다양한 행동 략으로 드러날 수 있

으며 이러한 부 응 정서조 은 자살생각

을 증가시킬 수 있다(박승균, 고기 , 육성필,

2022; Shaver & Mikulincer, 2002). 반면, 정서조

과 련된 기능 효율성을 활용한다면 우

울과 같은 정서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 다(김 미, 이창 , 2022, 김형택, 명호,

2019).

Grant, Compas, Thurm, McMahon, Gipson(2004)

는 개인의 부 응의 발달을 이해하고 분석하

기 해서는 매개효과나 조 효과를 단순히

검증하기 보다는 이를 통합 으로 포 하는

모형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 다. 한 통계

으로 매개된 조 효과 검증은 매개변수와 조

변수를 포함한 통합 연구 모형의 틀을 동

시에 살펴볼 수 있어 보다 세부 인 분석이

가능하게 한다(정선호, 서동기,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이 개인 , 사회 으로 더

큰 이 될 수 있는 국내 성인을 상으로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살생각 두 변인의 계

에서 우울과 정서조 의 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근은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살

생각의 계를 단일하게 는 일부 매개효과

로써 탐색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매개효과와

조 효과를 포함한 보다 통합 인 모델을 가

정한다는 것에 의의를 가질 것이다. 한 개

인 내 의 심리와 련이 높은 변인을 주로

자살 개입을 할 경우 성인애착에 따른 내담

자 이해 근 방식을 토 로 정서조 능력

의 변화를 통해 자살생각이 여를 한다는 기

제를 탐색해 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상담 개입 방안의 근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살생각의 계에서 정서조 과 우울이 미치

는 효과를 검증하여 불안정 성인애착과 우울

의 계에서 정서조 의 조 효과와 매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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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살생각

의 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

인가?

연구문제 2. 불안정 성인애착과 우울과의

계에서 정서조 은 조 효과를 가지는가?

연구문제 3.. 불안정 성인애착과 우울, 자살

생각의 계에서 정서조 은 매개된 조 효과

가 나타날 것인가?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해 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 다. 연구에 자발 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를 상으로 자료 수집을 해 구 폼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하 으며 온라인 링크를

통해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 다. 자료수집 기

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총

493부의 설문지를 회수하 다. 한 회수된

모든 설문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 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 특성의 성별은 남자

213명(43.2%), 여자 280명(56.8%)이었으며, 연령

는 만 18세-29세 252명(59.7%), 만 30-39세

59명(12%), 만 40-49세 89명(18.1%), 만 50-59세

85명(17.2%), 만 60세 이상 8명(1.6%)이었다. 거

주지역은 많은 순서 로 경상도 257명(52.1%),

부산이 67명(13.6%), 서울 50명(10.1%)으로 수

집되었다.

측정도구

성인애착

Brennan, Clark와 Shaver(1998)가 개발한 친

계경험검사(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 ECR)를 Brennan과 Fraley, Wallwer

(2000)이 개정한 것으로, 이를 한국의 김성

(2004)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개정 친 계

경험검사(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Revised:

ECR-R)를 사용하 다. 친 계경험검사는 애

착불안과 애착회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총 36문항으로 각 문항에 해 7 척도(1=

그 지 않다, 7=매우 그 다)로 평정한다.

수가 높을수록 불안정 애착 수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체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

Beck, Kovacs, Weissman(1979)이 고안한 자기

보고형 설문지로 번안 수정한 검사도구 자살

생각 척도(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를 사용

하 다. 국내에서는 신민섭과 박 배, 오경자,

김 술(1990)이 타당화 하 으며, 문항은 총

19문항으로 3 Likert 척도(1=보통 혹은 많이

있다, 3= 없다)로 구성되어 있다. 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체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우울

Beck이 고안한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를 이민규 등(1995)이 표 화 연구하여 신뢰도

와 타당도를 검증한 K-BDI를 사용하 다. 총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 , 인

지 , 동기 , 생리 , 증상 역을 포함한다.

4 Likert 척도(1= 그 지 않다, 4=매우

그 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은 0 에서

63 까지로 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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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울의 평가는 선행

연구들에서 각 요인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있

는데 이것은 21개의 항목들이 모두 슬픔, 실

패감, 죄책감, 불면증, 자살, 피로감과 같은 각

기 상이한 역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체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정서조

정서조 방략 질문지(ERSQ, Emotion

Regulation Strategy Questionnaire)는 이지 , 권석

만(2007)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도구로서 총 69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 방략, 체험

방략, 행동 방략을 측정한다. 인지 방략에

세부 5개 하 략, 체험 방략에 5개 하

략, 행동 방략에 6개 하 략으로 총 16

개의 략을 측정하고 있다. ERSQ는 정서의

어떤 측면에 근하여 정서 변화를 래하

느냐에 따라 응 방략, 부 응 방략으로

구분될 수 있다. 수의 범 는 0에서 6 까

지의 7 척도(1=거의 그 지 않다, 7=거의

항상 그 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 척

도의 수가 높을수록 그 방략을 자주 사용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지 , 권석만(2007)이 보

고한 신뢰도 계수는 부 응 방략이 .65,

응 방략이 .8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응

방략만을 산출하여 사용하 으며 체 신뢰도

는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부 응

방략은 응 방략과의 상 인 사용률을

비교하기 해 비율을 계산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의 모든 분석에서 비율 수가 사용되

었으며, 비율 수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부적응적방략적응적방략평균치
부적응적방략평균치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검증을 해 설문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SPSS 21.0과

SPSS macro의 PROCESS(Hayes, 2013)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 다.

SPSS macro의 PROCESS는 매개효과와 조 효과

에 한 통합 모델인 매개된 조 모형을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먼 , SPSS 21.0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 상

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알아보기 해 기

술 인 통계부분을 살펴보고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Cronbach’s α 값을 산

출하 다.

둘째, Pearson 상 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

의 련성을 살펴보았으며,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회귀분석과 SPSS

macro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

용하 다.

셋째, 불안정 성인애착과 우울의 계에서

정서조 의 조 효과를 확인하기 해 자료를

평균 심화(mean centering)하여 상호작용 효과

를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SPSS macro의 PROCESS를 이용

해, 불안정 성인애착이 우울을 거쳐 자살생각

에 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정서조 에 의

해 조 되는 매개된 조 효과를 검증하 다.

결 과

기술통계 상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

계량 최소, 최 , 평균, 표 편차, 왜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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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불안정 성인애착 1

2. 우울 .48** 1

3. 자살생각 .46** .70** 1

4. 정서조 -.18** -.15** -.16** 1

평균(M) 117.92 6.75 4.98 229.96

표 편차(SD) 30.45 7.23 5.88 42.59

왜도 .05 1.56 1.80 -.44

첨도 -.14 2.59 3.76 3.23

**p<.01

표 1. 불안정 성인애착, 우울, 정서조 , 자살생각의 상 계 (N=461)

단계 측변인 표 화     

1
상수

.213*** 133.034***

불안정 성인애착 .462 11.534***

2

상수

.006 68.839***불안정 성인애착 .447 11.007***

정서조 -.080 -1.967

3

상수

.014** 49.585***
불안정 성인애착 .456 11.291***

정서조 -.076 -1.876

불안정 성인애착*정서조 -.112 -2.978**

4

상수

.283*** 130.128***

불안정 성인애착 .160 4.357***

정서조 -.040 -1.248

불안정 성인애착*정서조 -.032 -1.050

우울 .617 16.890***

5

상수

.000 104.049***

불안정 성인애착 .157 4.244***

정서조 -.040 -1.240

불안정 성인애착*정서조 -.017 -.439

우울 .615 16.810***

우울*정서조 -.022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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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연구모형에서 정서조 의 조 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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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산출항 표 1에 제시하 다. 표 1에서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댓값이 각각 2와 7

을 넘지 않으면 정규성에 문제가 없음(배병렬,

2011)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변인들 간 유의미한 상 계

나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하여 Person의 률

상 분석을 실시하 다. 표 2와 같이 측정 변

인들끼리 모두 유의미한 상 계가 나타났고,

모형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표 2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불안정 성인애착과 우

울은 정 계를 나타내었고( ,   ),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살생각은 정 계를

나타냈고( ,   ), 불안정 성인애착과

정서조 은 부 계를 나타냈고(,

  ), 우울과 자살생각은 정 계를 나타

냈고(  ,   ), 우울과 정서조 은 부

계를 나타냈고( ,   ), 자살생각

과 정서조 은 부 계를 나타냈다(,

  ).

조 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은 정서조 이 불안

정 성인애착과 우울의 계, 불안정 성인애착

과 우울의 계에서 각각 정서조 이 미치는

조 효과에 한 검증을 하여 불안정 성인

애착과 정서조 의 상호작용 효과와 우울, 정

서조 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가시킨 뒤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는 표 3

과 같다.

표 2에서 자살생각에 하여 1단계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만 투입시켰고, 2단계에서는 1

단계에서 투입한 변수에 정서조 을 투입시켰

고,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투입한 변수에 불

안정 성인애착과 정서조 의 상호작용 효과를

투입시켰고,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투입한

변수에 우울을 투입시켰고, 5단계에서는 4단

계에서 투입한 변수에 우울과 정서조 의 상

호작용 효과를 투입시켰다. 3단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과 정서조 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

미하므로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살생각의 계

에서 정서조 의 조 효과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4단계에서 우울이 투입되면서 불안

정 성인애착과 정서조 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단계에서

는 우울과 정서조 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모

형에 한 설명력은 23.3%로 나타났으며, 2단

계에 비해 모형의 설명력 증가가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4단계에서 우울이 투입됨으로

모형에 한 설명력은 51.6%로 증가했고, 3단

계에 비해 모형의 설명력 증가가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모형에

한 설명력은 4단계와 거의 같으며, 모형의

정서조  SE  LLCI ULCI

Mean-1SD .110 .011 9.9175*** .088 .132

Mean .088 .008 11.291*** .073 .104

Mean+1SD .067 .010 6.481*** .046 .087

***p<.001

표 3.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살생각의 계에서 정서조 에 의한 정서조 효과의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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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력은 4단계와 거의 같으며 모형의 설명력

증가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단계부터 투입된 정서조 은 자살생각에 한

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

단계부터 투입된 우울은 자살생각에 한

향이 유의미하며 투입한 변수들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불

안정 성인애착과 자살생각의 계가 정서조

수 에 의한 조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하여 Hayes(2013)의 PROCESS Macro(Model 1)

를 사용하 다. 정서조 요인을 평균 ±

1SD의 세 집단으로 나 고 단순회귀직선의 유

의성을 Bootstrapping(표본 수: 10,000)을 활용하

여 검증하 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3에서 정서조 수 이 평균보다 1SD

낮은 집단은 불안정 성인애착이 1 증가했을

때 자살생각이 .1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정서조 수 이 평균인 집단은 불안정

성인애착이 1 증가했을 때 자살생각이 .08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 수 이

평균보다 1SD 높은 집단은 불안정 성인애착이

1 증가했을 때 자살생각이 .067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각 조 효과 크기는 표 3

에서 제시잔 신뢰구간에서 모두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서조 수

이 1SD 낮은 집단에서 기울기가 가장 가 르

게 나타나 조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

한 결과는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살생각의

계를 정서조 이 조 한다는 결과로 매개된

조 효과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

하 다. 정서조 수 이 평균보다 1SD 낮은

집단을 ‘정서조 ’, 평균보다 1SD 높은 집

단을 ‘정서조 고’로 분류하여 시각 으로 조

효과를 그림 1과 같이 나타냈다.

매개효과 검증

불안정 성인애착이 우울을 거쳐 자살생각에

그림 1. 정서조 조 효과 그래

Path Effect SE LLCI ULCI

총효과() .462*** .040 .383 .541

직 효과(′ ) .160*** .036 .089 .231

간 효과() .302*** .041 .223 .385

***p<.001

표 4.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효과의 분해 간 효과의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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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향을 끼치는지에 한 검증을

하여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살생각에 직 으

로 미치는 향과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살생

각에 직 으로 미치는 향과 불안정 성인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향, 그리고 우울이 자

살생각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

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해 Bootstrapping

차(표본 수: 10,000)를 용하여 유의성을 확

인하 다.

그림 2와 표 4는 PROCESS Macro(Model 4)를

이용한 Bootstrapping(표본 수: 10,000)의 방법으

로 수행한 것이며,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살생

각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직 효과(′)

와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간 효과(),

그리고 직 효과와 간 효과를 합친 총효과()

에 한 분해 간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것이다. 표 4에서 간 효과는   이고,

여기에 직 효과 ′  을 합쳐 총효과가

  가 산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간 효

과의 유의성 검증에서 간 효과의 추정치에

한 95% 신뢰구간이 [.223, .385]로 나타났고

이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에서 우울

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효과인 것으로 나타

났다.

매개된 조 효과 검증

불안정 성인애착, 우울 자살생각의 계

에서 정서조 의 매개된 조 효과에 한 분

석 결과이다. 매개된 조 모형은 매개모형과

조 모형을 결합한 것으로 조 변인의 수 에

따라 매개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매

개된 조 모형이 유의하기 한 사 조건으

로는 매개모형과 조 모형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앞선 연구결과에서 매

개효과와 조 효과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불안정 성인애착, 우울 자살

생각의 계에서 정서조 의 매개된 조 효과

를 검증하기 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8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매개변인인 우

울으로 향하는 경로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이

정서조 의 계에서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01, t=-5.147,

P<.05). 한 종속변인인 자살생각으로 향하는

경로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이 정서조 의 상호

작용항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004, t=-3.331, p<.001). 이는 불안정 성

인애착이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정도가

정서조 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구체 으로 정서조 이 평균보다 1SD 낮은

집단은 매개변인인 우울 단 가 1이 증가할

때 자살생각이 .065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정서조 이 평균인 집단은 우울 단

가 1이 증가할 때 자살생각이 .046만큼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 이 평균보

다 1SD 높은 집단은 우울단 가 1이 증가할

때 자살생각이 .027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

그림 2. 성인애착이 우울을 통해 자살생각에 미치는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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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여기에서 정서조 이 낮은 집단에서

간 효과 가장 크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된 조 효과의 추론 과정에서 핵심은 간 효

과와 조 변수의 계를 수량화시킨 매개된

조 지수(index of mediated moderation)가 0이 아

닌지를 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형권,

2016). 매개된 조 지수의 유의성 검증에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종속변수: 우울

비표 화 계수
 LLCI UCLI

B SE

상수 –21.068 5.005 -4.208*** -30.904 -11.233

불안정 성인애착 .279 .037 7.426*** .205 .352

정서조 .090 .025 3.521*** .039 .140

불안정 성인애착*정서조 -.001 .0002 -5.147*** -.0014 -.0006

 .545

 .297

 68.933***

종속변수: 자살생각

비표 화 계수
 LLCI UCLI

B SE

상수 -8.973 3.395 -2.643** -15.645 -2.302

우울 .472 .030 15.694*** .413 .532

불안정 성인애착 .108 .026 4.113*** .056 .160

정서조 .041 .017 2.377* .007 .075

불안정 성인애착*정서조 -.0005 .0001 –3.331*** -.0007 -.0002

 .728

 .529

 13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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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불안정 성인애착, 우울 자살생각의 계에서 정서조 의 매개된 조 효과

그림 3. 매개된 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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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서 조건부 간 효과인 반 인 크기

는 0에서 가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95% bootstrap 신뢰구간 한 0을 포함하지 않

으므로, 조건부 간 효과는 유의미하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이로써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

살생각의 계에서 정서조 로 인해 매개된

조 효과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 은 불안정 성인애착, 우울,

자살생각의 계에서 정서조 의 매개된 조

효과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해 이론과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 로 가설 연구모형

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정서조 과 련된 변

인들의 계가 유의미한지 검증함으로써 자살

생각을 가진 내담자에 한 개입 방법을 모색

할 수 있는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 성인애착이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

생각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김충만, 2019; 홍지희, 안명희, 2016)

와 일 된 결과로 불안정 성인애착을 가진 사

람이 우울이 심화될수록 자살생각 한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유형에 따라 정서를

조 하는 방략에 해 탐색하고 자살생각을

호소하는 내담자와의 상담 장면에서 애착 계,

우울과 같은 부정 정서에 한 탐색이 필요하

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린 시 부모와의 갈

등에서 야기된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 심리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자살생각을 일 수

있는 개입 방안으로써는 친 한 계 맺음과

진 인 태도를 기반으로 회피하고 싶었던

문제들을 직면해 나가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

다(김 근, 2013). 이러한 개입 략을 통해 부

정 인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표 할 수

있는 작업 과정을 거쳐 내담자 자신의 상학

세계에 충분히 하면서 self를 성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주요 변인들 간의 계를 악하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안정 성인애

착과 우울의 계에서 정서조 의 조 효과

검증결과 유의한 상 이 나타났다. 구체 으

로는 정서조 수 이 높을수록 우울, 자살생

각과의 계에서 부 상 이 유의하 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정서조 수 이 높을수록 불

정서조 Effect SE LLCI ULCI

Mean-1SD .065 .0095 .047 .085

Mean .046 .008 .032 .062

Mean+1SD .027 .008 .014 .042

표 6. 정서조 수 에 따른 조건부 간 효과

Mediator
Effect SE LLCI ULCI

-.0005 .0001 -.0007 -.0003

표 7. 매개된 조 지수에 한 유의성 검증



김지 ․김 근 / 불안정 성인애착, 우울 자살생각의 계: 정서조 의 매개된 조 효과

- 549 -

안정 성인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

울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 정

서조 방략을 사용하면 반복 으로 부정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윤소 , 황성훈,

2020)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성

인들의 정서조 을 돕기 해서는 가장 능동

이고 효과 인 방법인 근 방략을 사용

하여야 한다(이지 , 2012). 상담장면 내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을 가진 내담자가 우울과 같

은 부정정서를 경험하기 에 개입방안으로써

정서를 응 으로 조 할 수 있도록 내담자

의 고통스러운 정서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고

핵심 인 욕구를 악하기 해서는 정서수용

의 과정을 여러 번 거치는 상담작업을 통해

(김 근, 김창 , 2015) 부정정서를 조 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매개된 조 효과 검증 결과 정서조

이 ‘불안정 성인애착 → 우울 → 자살생각’의

매개모형에 해 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정서조

수 에 따라 향을 받음으로써 매개된 조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

조 이 단순히 불안정 성인애착과 우울의

계를 조 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 성인애착이

우울을 통해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력을 정

서조 이 체 으로 조 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는 생애 기에 형성되어 다져진 애

착에 비해 상 으로 변화가 용이한 정서조

방략에 개입함으로써 우울과 같은 부정정

서 자살생각을 효과 으로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토 로 한 본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조 과 우울은 자살생

각 련 변인으로써 각각의 계에 한 연구

는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들의 매개

된 조 효과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미비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 로 성인의 불

안정한 애착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부

응 인 향을 때 정 정서조 방략

의 수 을 높일 수 있다면 이러한 부정 인

매개효과를 여 어느 정도까지는 응 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의미를 명백하

게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살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의 경

우 자살에 한 생각을 탐색하는 것 이외에도

그들이 어떤 정서 방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에 해 깊이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

다. 본 연구의 결과에도 나타나 있듯이 애

착 계, 우울, 정서조 등 내담자가 경험하

고 있는 계 패턴과 정서, 정서조 방략

을 탐색하여 정서조 치료(Emotion Regluation

Therapy: ERT)를 고려할 수 있다. ERT는 인지

행동치료와 마음챙김 정서 개입을 통

합하고 정서조 기술 배양에 을 둔 치료

법이다(Mennin & Fresco, 2014). 따라서 이러한

치료개입으로 자살생각을 가진 내담자의 부정

정서 이면에 어떠한 2차 정서가 있는지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깊게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선행되어야 할 개입 방

안으로 자살에 한 인지 인 사고와 불안정

한 1차 정서 에 있는 핵심 인 2차 정서들

을 탐색하고 응 정서조 방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불안정 성인애착으로 인하여 우울과

같은 부정 정서를 느끼고 처리하는데 있어

정 인 정서조 방략을 통해 자살생각이 낮

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불안애착과 회

피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 으로

정서를 조 하는 방략을 사용할수록 자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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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사람들의 요한 정서 하나인 우

울을 처리하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을 발견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먼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자기보고식 질문지

이므로 측정 방법에 제한이 있다. 사회 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 문항의 오

해석 등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한 개인 면담이

나 실험연구를 통해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 상의 모집과 표본들은 편

의표집이므로 이들의 표성을 부 다 고려

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표성

을 나타내는 표집 상을 선정하여 층화 표집

방법을 통해 유의미한 매개된 조 효과가 있

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살생각의

계에서 매개변인과 불안정 성인애착의 우울

의 계에서 조 변인을 탐색했으나 더 많은

매개 조 변인이 있을 것이며 불안정 애착

의 회피애착, 불안애착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한 정서 심 으로

을 두어 그 과정을 설명했기 때문에 보다

더 다각 인 으로 매개변인과 조 변인을

탐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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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suicidal ideation, and analyzed whether emotional control exhibits a mediating moderating

effect that regulates these mediating effects.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f 493 adults over the age of 18 in Korea,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and SPSS Macro.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epression mediated the effect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on emotion regulation. Second, emotional regulation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on. Third, the moderating effect mediated in the mediating

model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igh

level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increase depression, leading to suicidal ideation, but that emotional

regulation can reduce suicidal ide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d evidence for specific

psychotherapy interventions for adults with suicidal ideation as a result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s well as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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