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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련성에서

거절민감성,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하 수 홍 장 문 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에서 거절민감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총 56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 경험, 경

계선 성격특성, 거절민감성,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기 외상 질문지, 경계선 성

격 척도, 거절민감성 질문지,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그 중 측정의 신뢰도가 의심

되는 42명의 자료를 제외한 후 52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정서적 학대 경

험과 거절민감성, 경계선 성격 특성은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사

회적 지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고 구조모형 검증 결과 정서적 학대 경험은 경계성

성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사회적 지지와 거절민감성 모두를 매개하여 경계선 특

성에 유의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성인기 경계선 성격 형성의 발달과 관계가 있으며, 거절민감성과 사회적 지지를 거치는 경로

가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의 시사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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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 학대 및 아동성범죄가 사회적 문

제로 대두되면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에

대한 사회적 대책과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으

며, 관련된 정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양육자에 의해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관한 영향에 관해서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2011)가 보고한

전국 아동학대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 확인 건수가 2007년도 1283명

에서 2011년 1714명으로 25.1%증가하였으며,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47.1%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들

은 정서적 학대 양상의 특징인 낮은 신고가능

성과 함께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에 동반되

어 부가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더욱 빈

번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아동 학대의 부정적 영향력은 한 개인의 삶

에 전반적인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는 것이다. 아동 학대 경험은 어린 시절부터

삶의 과정동안 지속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격 발달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기 학대 경험은 우

울, 불안, 물질중독, 낮은 자존감, 적응장애 등

의 성인기 광범위한 정신 건강 문제, 대인 관

계 문제, 성적 문제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알

려지며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특히 성격장애

를 포함한 성인기 심리적 문제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Roth, Newman, 

Pelcovitz, van der Kolk, & Mandel, 1997).

아동기 학대 경험을 한 대상들은 내적인 심

리적 안정감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관

계하려는 특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

며, 이후 성격화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와 더불어 외적으로 사회적 지지 체계가 제대

로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으

며, 특히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인기까지 발

달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부정적 심리적 문제

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아동기 학대 경험이 한 개인의 삶에서

실제적 문제를 일으키며 현실 장면에서 부적

응을 초래하기 때문에 아동기 학대경험과 관

련된 연구가 상당 수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아동 학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신

체적인 학대를 주로 다루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아동 학대’는 사회적, 임상적인 이

슈가 될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한 대책을 토대

로 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기회를 가질 수 있

게 되었다. 그래서 아동학대 중 신체적 학대

가 일어났을 때 전문적인 대처와 중재적 접근

이 확장되어 왔다.

최근 들어 양육자에 의해 신체적 학대를 넘

어서 학대 및 방임 등의 정서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양상의 특징은

주로 자녀에게 무관심하며 거절적인 태도를

보이고, 습관적으로 언어화된 방식의 공격성

을 표출하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Shaffer, Yates, & Egeland, 2009). 이와 같은 정

서적 학대의 개념은 신체적 학대와 달리 전문

가들에게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정

서적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비해 뚜렷한

인식과 대처가 적은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연

구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정서적 학대를 정의

하자면, 양육자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달

되는 무가치감, 결점에 대한 비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모든 메시지’ 라고

할 수 있다(Hart, Brassard, Binggeli, & Davids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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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의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정서

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Glaser, 2002). 정서적 학대는 두 가지 양상으

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서적 학대는 심리

적 통제, 비판과 적개심 표출과 같은 극단적

인 양상을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둘째, 

정서적 방임은 사랑과 애정을 철회하려는 태

도, 정서적인 반응에 대한 무시 등에 양상을

동반한다(Hart et al., 2002; Shaffer et al., 2009). 

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아이에 대한 비난, 모

욕적인 태도와 유기불안을 자극시키는 위협

등 심리적인 공격도 반복되어 습관화되면 정

서적 학대로 정의될 수 있다(Kairys & Johnson, 

2002). 이 두 가지 양상과 더불어 양육자에

의한 정서적인 상호작용 거부, 고립, 거절, 비

도덕적 행위, 공포를 주는 행동 등도 정서적

학대로 정의하기도 하였다(Hart et al., 2002; 

Kairys & Johnson, 2002).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아동기에 상당히 만연해있으며, 연구에 따르

면 최대 38%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Moeller, Bachmann, & Moeller, 1993). 또한

정서적 학대 경험은 다른 학대 유형보다 개인

에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

며, 정신 병리의 내재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Hart et al., 2002; McGee, Wolfe, & 

Willson, 1997).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은 근본적인 성격

형성 과정을 거치면서 성인기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Shearer, Peters, Quaytman, 

& Orden, 1990).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집단에

서 성격장애 발달이 4배 정도 많으며, 다른

유형의 학대나 축 1장애를 통제한 후에도 정

서적 학대가 성격장애 증상들을 예측했으며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

있음을 확인하였다(Johnson, 2000). 경계선 성격

특성은 강한 충동성뿐만 아니라 내적 자기상

과 타인의 관계, 감정조절이 불안정한 것이

특징인 성격장애이다. 이로 인하여 전반적인

불안정한 대인관계, 급격한 정서의 변화, 정체

성 혼란, 충동성 및 자기 파괴적 행동패턴으

로 인하여 개인을 극도로 쇠약하게 하는 장애

이다(APA, 1994). 19세기 후반부터 브로이어와

프로이트에 의해 연구되었던 ‘히스테리 신경

증’에 대한 논의가 현재 경계선 성격 장애

특성으로 언급되어 논의되어 온 것이다(Sabo, 

1997). 이와 관련된 임상적 함의는 경계선 성

격 장애를 병리로 다룸과 동시에 경계선 성격

특성의 발달과 조직에 대한 연구에도 비중을

두었다. 특히 환자의 관계 경험, 애착과 분리

경험 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면서 경계선 성

격 특성의 발달에 주목하였다. 현재까지 경계

선 성격 조직의 발달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러한 부분의 대한 임

상적, 과학적 연구가 실제 환자의 치료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다(Sabo, 1997). 경계선 성격

장애 환자는 타인에 관계에서 극단적 반응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 질병에 핵심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유기에 대한 불안이다. 유기

불안에 한 형태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고려

된다.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일상적 상황

에서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거절 상황도 자

신은 거절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타인을 평가절하하거나 비난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어린 시절 신체적, 

성적 학대, 방치, 적대적인 조실부모 혹은 조

기 이별의 경험이 흔하며(DSM-Ⅳ), 특히 신체

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와 같은 외상 사건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

다(Shearer et al., 1990).

국내에서도 이러한 아동기의 학대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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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인 불안, 심리

사회적 적응(김미경, 2010; 김민정, 2001; 김

은경, 2009; 홍은주, 1998), 공격성, 가정폭력

(이은주, 2004; 전대양, 2000; 현안나, 2011),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전철은, 현명호, 

2003) 등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다. 또한

정서적 학대 경험과 방임에 대한 전반적인

성격장애의 영향을 다룬 연구(권지은, 황순택, 

이승복, 2012)도 있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의

영향을 특정 성격장애의 측면에서 살펴본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성인

기의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다양한 매개요인들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존재

할 것이다. 이러한 매개요인으로서 거절 민감

성은 ‘거절 상황에서 거절을 예기하여 불안

해하며, 거절 상황에 민감하고 강하게 반응하

는 정도’를 의미한다(Downey, Mougios, Ayduk, 

London, & Shoda, 2004). 거절민감성에 대한 개

념은 인지-정서 처리과정 모델(Mischel & Shoda, 

1995)에서 시작되었다. 한 개인의 성격 형성

과정은 개인의 기질과 환경과의 상호 작용으

로 설명될 수 있어서, 특정 상황에서 대처하

려는 개인적 적응 방식이 함축되어 반영된다

는 것이다. 만약 ‘∼때엔 ∼한다’라는 맥락이

결정되어 성격적 특성으로 굳어지는 것이다.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적 특징을 처리 할 때

인지-정서 단위는 상호작용하여 특정한 인지, 

정서, 잠재적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

러한 거절 민감성은 개개인에 따라 다양한

정도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 중

요한 대상 간의 관계 안에서 거절 경험에 축

적을 통해 거절민감성이 만들어지고, 또한 이

것에 대한 대응 방법을 내재화 시킨다. 따라

서 거절당한 상황이 발생하면 과거에 거절

감과 대처방식이 활성화되어 상황을 평가하

고 대처하게 된다.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아주 미묘한 거절 신호에도 각성되어 반응하

게 되고, 거절당한 것으로 오인하고, 반응하게

된다. 이것은 타인이나 자신을 비난하는 인지

적 과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타인과 관

련된 분노나 상처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또

한 타인에 대한 철수, 회피, 공격 등의 부적응

행동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자기 충

족적 사고로서 실제로 거절을 당한 것으로

지각하게 만들어 반응하게 된다. 삶의 모든

시기에서 거절감은 누구나 종종 겪는 감정이

다. 그러나 만약 어린 시절 이러한 거절 경

험을 많이 겪은 성인에 경우 더욱 민감할 수

있다. Feldman과 Downey(1994)의 연구에 따르

면 거절민감성은 아동기 학대 경험과 중요한

관련성이 있으며, 이것은 성인기 대인관계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였다. 

초기 생애에 수용을 기대하는 대상인 양육자

로부터 지속적인 거부와 무시 등의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경험은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

용하며, 이것은 스스로 방어적인 반응을 신속

하게 일으켜서 체계화되어 변화되기 어려운

양상의 부적절하게 높은 거절 민감성을 형성

하게 만든다(Downey et al., 2004). 또한 다수

의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 장애 환자들의 높

은 불안정 애착 유형이 거절민감성과 관련성

이 있다는 견해를 지지하였고(Fonagy, Target, 

Gergely, Allen, & Bateman, 2003; Holtzworth 

Munroe, & Stuart, 1994; Levy, 2005), 아동기

가정 폭력의 노출은 초기 성인기의 높은 거절

민감성과 관련이 있으며(Feldman & Downey, 

1994), 일반적인 통제집단보다 학대받은 아동

에게서 경계선 성격장애로 발달한 전조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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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더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지지되는 결과

를 확인하였다(Rogosch & Cicchetti, 2005). 즉, 

경계선 성격장애와 높은 거절민감성은 학대적

이고, 거부적인 가족환경이라는 공통적인 원

인을 공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ogosch & 

Cicchetti, 2005; Zanarini, Gundersom, Mario, & 

Schwartz, 1989).

한편, 한 개인이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을 말하는 사회적

지지도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

이는 능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장연정, 2002; Sarason, & Levine, 

1983). Compas(1987)에 의하면, 인간 발달의 중

심적인 특질은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에 대처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인간은 유

아기 때부터 잠재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되고

활동과 적응을 요구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다.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

과 수단을 가진 개인은 심리적인 문제에 대처

하고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성취할 수 있도

록 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개인의 외적 자

원으로써 사회적 지지는 적응에 중요한 요인

이 된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사전 연구에

서는 양육자가 아이를 키울 때 이점으로 작

용한다. 특히 결손가족이나 저소득 엄마만 있

는 가족에서는 더욱 그렇다(Ceballo & McLoyd, 

2002). 또한 사회적 지지가 양육자에 의한 아

동학대를 억제시키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Sidebotham & Heron, 2006). 또한 사회적 지지

는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에 스트레스를 감

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Muller, 

Fitzgerald, Sullivan, & Zucker, 1994). 또한 가까

운 친지들에 의한 사회적지지 또한 스트레스

를 감소시키는데 효율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

구가 있었다(Simons, Lorenz, Wu, & Conger, 

1993). 국내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자원

에 대한 지각 정도를 높여줌으로써 스트레스

가 부적응적이며, 병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

도록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정을 중재해 주

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지선근, 1999). Stiglmayr, Grathwol, Linehan, 

Ihorst, Fahrenberg 및 Bohus(2005)는 경계선 성격

장애 환자들이 경험하는 강한 혐오적 긴장의

빈도를 연구하였는데, 이러한 일화의 40%의

원인이 거부, 사회적 소외로 인한 외로움이었

으며, 이렇게 유발된 긴장상태는 정상 통제

군보다 좀 더 빈번하고, 강하며, 오랫동안 지

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아동기 학대 경험을 경험한 집단에서

거절민감성과 경계선 성격특성이 상존할 가

능성이 있으며, 외적 보호요인인 사회적 지지

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사전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 아동기 학대 경험과 성격장애 간

의 각각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

어져 왔으나 아동기 학대 경험 유형 중 정서

적 학대 경험을 연구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적

은 편이며, 경계선 성격특성과의 관련성을 검

증한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 이후에 형성

되는 내적인 정서 체계인 거절민감성과 환경

적 요인으로 작용되는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

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현존

하는 연구들의 결과들과 함께 고려한다면 의

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루고 있는 개념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아동기 학대경험은 특정 한

가지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라기보다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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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심리 정상 발달에 손상을 입히며, 취약

성을 야기하는 비신체적 형태의 적대적, 거부

적 태도의 양상’으로 정의하였으며 아동기 외

상 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

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외상 경험이

높은 것이라 정의하였다. 둘째, 거절민감성은

‘대인 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고 기대

하는 수준의 정도’로 정하였으며 거절민감성

척도(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수록 거절 민감성이 높은 것

이라 정의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한 개

인의 적응하기 위해 외적으로 받는 다양한 유

형의 자원’으로 정의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척

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넷째, 경계선

성격특성은 APA(1994)에서 정의하였듯 전반적

인 불안정한 대인관계, 급격한 정서의 변화, 

정체성 혼란, 충동성 및 자기-파괴적인 행동패

턴으로 인하여 개인을 극도로 쇠약하게 하는

성격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경계선 성격장애 척

도(PAI-BOR)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경

계선 성격 특성이 높은 것이라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정서적 학대 경험과 경계선 성격

특성, 거절민감성과 사회적 지지는 각각 유의

한 상관을 보일 것이다.

1-1. 정서적 학대 경험은 경계선 성격특성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일 것이다.

1-2. 정서적 학대 경험은 거절민감성과 유의

한 정적상관을 보일 것이다.

1-3. 정서적 학대 경험은 사회적 지지와 유

의한 부적상관을 보일 것이다.

2.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거절민감성, 

사회적 지지를 거처 경계선 성격특성을 설명

하는 모형은 적합할 것이다.

3. 정서적 학대 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을

설명하는 데에서 거절민감성,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발달과정상 성격특성

이 자리 잡는 시기로 볼 수 있는 초기 성인기

에 속하는 성인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정서

적 학대 경험은 18세 이전의 경험을 기준으

로 하였다. 연구대상들은 대구광역시 소재 대

학교에서 심리학과 수업을 듣는 대학생 563명

이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들의

자료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521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이 중 남학생은 201명(38.6%)이었

고, 여학생은 320명(61.4%)이었다. 남학생의 평

균 연령은 22.91세(SD=2.69), 여학생의 평균연

령은 21.53세(SD=1.94)였다.

측정도구

사회적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 척도는

1985년 박지원에 의해 개발된 사회적 지지 척

도를 김연수(1995)가 수정․보완하여 재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으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네 개의 하위척도로 분

류하였다. 첫째, 정서적 지지는 사랑, 이해, 격

려, 신뢰, 관심의 행위를 포함하며 둘째, 정보

적 지지는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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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으로 개인의 문제에 대처하는데 이용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개인의

문제에 대처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물질적 지지는

돈이나 물건 등으로 필요시 제공해주는 행위

를 포함하며 넷째, 평가적 지지는 칭찬이나

인정 등 자신을 평가하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을 포함

한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척

도이다. 김연수(1995)가 수정, 보완하여 재번

안한 척도는 사전조사에서 내적일치도는 .94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외상 질문지

아동기 학대와 방임을 측정하기 위해서

Bernstein과 Fink(1998)의 아동기 이상 질문지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를 이유

경(2006)이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 신체적

학대와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의 다섯 가지

하위 척도가 각각 5문항씩 구성되어 있고, 점

수에 합산되지 않는 타당도 척도 3문항으로

총 28문항인 Likert척도이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정서적 학대 경험과 관련되는 정서

적 학대, 정서적 방임 문항 10문항을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82였다.

거절 민감성 척도

거절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Dow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거부민감성 질문지

(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를 이복

동(2000)이 번안,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에서는 성인 초기 일상생활에서 부

모, 친구, 교수, 연인, 잠재적 연인, 잠재적 친

구 등의 중요한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

는 18가지의 상황을 제시한다. 각각의 상황마

다 자신의 요구가 거부될까봐 염려되거나 불

안한가의 여부와 상대방이 그 요구를 받아들

일 것이라고 예상하는가의 여부를 각각 6점 

Likert척도 상에서 평정하였다. 거절민감성 점

수는 각각의 상황에 대한 거부 불안 점수와

예상기대점수를 곱 점수를 합하여 18로 나눈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총

3가지 요인으로 수렴되었으며 권위적관계, 정

서적관계, 일상적 타인과의 관계 영역에서의

거절민감성으로 명명하였다. Downey와 Feldman 

(1996)이 보고한 내적일치도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경계선 성격 장애 척도

경계선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AI-BOR)을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Morey(1991)가 성인의 성격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한 객관적인 자기 보고식 질문지인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의 11개

임상 척도 중 하나이다. 최은주(1998)는 대학

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

(PAI-BOR) 타당화 연구에서 유용성을 확인하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홍상황과 김영환(1998)

이 번안하여 개발한 것으로 총 23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Morey(1991)는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

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단 기준을 요인

분석하거나 군집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서적

불안, 정체감 문제, 부정적 대인관계, 자기 손

상이라는 네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하였다(Hurt 

& Clarkin, 1990). 본 척도는 “전혀 아니다”를 0

점, “매우 그렇다”를 3점으로 하는 4점 척도에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경계선 성격특성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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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M(SD)

전체 남 여

경계선 성격 특성 25.31(9.32) 23.50(9.24) 26.45(9.20)

정서적 학대 7.20(6.14) 6.61(6.01) 7.57(6.15)

사회적 지지 118.16(17.33) 115.49(19.56) 119.84(15.58)

거절민감성 7.57(2.21) 7.38(2.15) 7.69(2.24)

*p <.05

표 1. 각 변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n=521, 남=201, 여=320)

는 각 문항의 척도 값의 합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해당 특징이 강한 것으로 나타낸다(홍상

황, 김영환, 1998). 홍상황과 김영환(1998)이 보

고한 내적일치도는 .84였다. 본 연구에서는 .87

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첫째, 척도의 내적일치도를 확인해 보기 위

해 각 척도의 Cronbach's α 값을 확인해 보았으

며 둘째, 정서적 학대 경험, 거절민감성, 사

회적 지지, 경계선 성격 특성간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

였다. 셋째, 사전 연구를 바탕으로 각 척도

들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

인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넷째, 정서적 학

대 경험에서 거절민감성과 사회적 지지를

거쳐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가는 모형을 검

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모형 적

합도를 확인해보았다. 다섯째, 아동기 학대

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가는 경로에서

거절민감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으로 통계적 유

의성 검증을 하였다. 이에 설정한 모형의 적

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부합도 지수

는 CFI, GFI, NFI, TLI, SRMR RMSEA였다. 이

상의 모든 분석에서 사용한 유의수준은 .05

로 통일하였으며 이에 사용한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은 SPSS 18.0과 Amos 18.0이었다. 

본 연구의 결측치에 대해서는 SPSS 18.0의

결측값 분석에서 EM(Expectation-Maximization)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다중매개 효과를 검

증하는 경우 전체 간접효과만 확인할 수 있어

개별 간접효과에 대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사용하여

개별 간접효과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결 과

측정변수 간의 상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측정변인들의 평

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또한 상

관관계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

기 정서적 학대 경험은 경계선 성격 특성과

거절민감성과 정적 상관을, 사회적 지지와 부

적 상관을 보였다. 경계선 성격 특성은 거절

민감성과 정적 상관을, 사회적 지지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거절민감성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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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1 경계선 성격 특성 -

2 정서적 학대 .442* -

3 사회적 지지 -.352* -.397* -

4 거절민감성 .380* .355* -.452* -

  *p <.05

표 2.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그림 1. 측정모형의 구조

모형 df x2 NFI TLI CFI GFI SRMR RMSEA AIC

측정모형 71 142.02 .956 .971 .977 .963 .033
.044

(LO.033 HI.054)
238.019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적 지지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에 앞

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얼마나 잘 측

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을 검

증하였다. 분석 결과 네 변인간의 관계는 모

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

경험과 경계선 특성, 경계선 특성, 거절민감성

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

와 학대경험, 경계선 특성, 거절민감성은 부

적 상관을 보였다. 측정 모형의 모형 적합도

는 좋은 적합도로 나타나, 모형이 수용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잠재변인을 설명하고 있

는 측정변인들의 요인 값은 모두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검증결과는 아래에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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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수추정 결과

모형 df x2 NFI TLI CFI GFI SRMR RMSEA AIC

연구모형 71 142.019 .956 .971 .977 .963 .033
.044

(LO.033 HI.054)
210.019

수정모형 72 144.557 .955 .970 .977 .962 .035
.044

(LO.034 HI.054)
210.000

표 4.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다(표 3, 그림 1).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아동기 정서적 학대

에서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가는 직접경로와

사회적 지지가 거절민감성으로 가는 직접경로

그리고 거절민감성, 사회적 지지를 거처 경계

선 성격특성으로 가는 경로를 설정하여 모형

의 적합도를 확인해 보았다. 결과, 모든 적합

도 지수에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사회

적 지지에서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가는 경로

를 제외한 모든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사회적 지지→경계선

성격특성 β=-.09. p=.108). 이에 사회적 지지

에서 경계성 성격특성으로 가는 경로를 제거

후 수정모형을 재설정하여 본 모형에 대한 적

합도 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모든 적합도 지

수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모

형과 수정모형은 모두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

지수를 보였기에 두 모형에 대한 x2검증을 통

해 본 자료를 충분히 유의하게 설명하면서도

보다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수정

모형은 연구모형에 내포해 있으며 연구모형보

다 df의 차이가 1로써 보다 간명한 모형이었

다. 그리고 두 모형의 x2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x2=2.539, 

p=.111). 이러한 결과는 수정모형이 연구모형

보다 간명한 모형이며 사회적 지지에서 경계

선 성격특성으로 가는 경로를 제거하더라도

분석된 자료를 연구모형보다 수정모형이 충분

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수

정모형이 간명성과 적합도 지수를 모두 고려

해 봤을 때 연구모형보다 양호한 모형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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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변수 매개변수 준거변수
매개

효과

95% 신뢰수준

Bias-Corrected

정서적 학대경험 → 사회적지지 →거절민감성 → 경계선 성격특성 .369* (.953 1.951)

정서적 학대경험 → 거절민감성 → 경계선 성격특성 .555* (.792 1.334)

*p <.05

표 6.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한 매개변수들의 유의성 검증

관계변인
총

효과

직접

효과

매개

효과

95% 신뢰수준

Bias-Corrected

정서적학대 → 거절민감성 .494* .297* .198* (1.035 4.148)

정서적학대 → 사회적지지 -.500* -.500* - (-11.419 –3.297)

정서적학대 → 경계선성격 .625* .509* .146* (2.391 8.631)

거절민감성 → 경계선성격 .234* .234* - (.117 .446) 

사회적지지 → 거절민감성 -.395* -.395* - (-.318 -.163)

표 5. 수정모형에 대한 효과분해표

로 선택되었다. 두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및 수정모형의 경로 그림과 모수치를 제시하

였다(표 4, 그림 2).

이후, 지지된 모형인 수정모형을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

증한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에서 경계

선 성격특성으로 가는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

와 거절민감성 모두를 포함한 전체 매개효과

가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그리고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에서 경계

선 성격특성으로 가는 경로에서 두 가지 경로

즉, 사회적 지지와 거절민감성을 거처 경계선

특성으로 가는 경로, 거절민감성을 거처 경계

선 특성으로 가는 경로 각각에 대한 개별적인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기 위해 팬텀변수를 설정

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해보았다. 결과 두

가지 매개경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표 6).

논 의

본 연구는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경

계선 성격장애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 그 관계에서 거절민감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상관 분석을 통해 정서적 학대 경험

과 경계선 성격 특성, 거절민감성과 사회적지

지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은 경계선 성격 특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경계선 성격 특성 사이에 정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들(Ayduk, 2008; Katja, 2011)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경계선적 성격장애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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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내 정서적 취약성 중 하나가 거절민감성

정도의 크기라는 선행 연구들(Linehan, 1993)과

도 일치했다. 거절민감성과 정적 상관을, 사회

적 지지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아동기 정서

적 학대 경험은 거절민감성과 정적 상관을 나

타냈다. 이것은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 집

단이 타인에 의한 거절을 민감하게 예감하게

하며, 자신이 수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을

두는 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

와 일치한 결과였다(Kim & Cicchetti, 2006). 아

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은 사회적 지지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것은 사회적 지지가 정신

병리적 증상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존

재함을 밝혀낸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

이다(Solomon, 2003; Valkenburg & Peter, 2007). 

사회적 지지는 환경적 변인으로 인지적, 정서

적 자기 조절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사회적 지지가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경

계선 성격 특성과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둘의 부적응적인 영향력을 감소

시켜주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

험이 거절민감성, 사회적 지지를 거처 경계

선 성격특성을 설명하는 구조 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경계선 성격으로 가는 직접 경로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와 거절민감성을 거치는

모형이 가장 간명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높을수록

경계선 성격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McGee 

et al., 1997), 성인기 정서조절과 대인관계에

서 부적응적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기

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Glaser, 2000; 

Messman-Moore & Coates, 2007; Ney, Fung, & 

Wickett, 1994; Yates, 2007). 또한 아동기 정서

적 학대 경험이 경계선 성격 특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의 정도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학대적이고, 거부적인 가

족환경이라는 공통적인 원인을 공유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Rogosch & Cicchetti, 2005; 

Zanarini, Gundersom, Mario, & Schwartz, 1989). 

또한 Ferguson(1997)의 연구에서 아동기 정서적

학대를 받은 성인 여성의 대인 관계에서의 불

안 및 해리 증상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러

한 증상이 경계선 성격 특성과 유사하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즉,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

이 발달적 병인으로 경계선 성격 형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는 결과이다.

연구 모형을 통해 양육자에 의해 경험되는

아동기 정서학대, 언어학대, 방임 등의 경험이

성인기 경계선 성격 특성에 하위 요인인 정서

불안, 자기 손상 경험, 정체감 불안,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이 더불어, 그 관계 내에

서 거절민감성이라는 내적 특성의 형성과 외

적인 사회적 지지 요인이 유의한 관계성을 가

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경계선 성격 간에 거절민

감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결

과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경계선 성격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아동기 정서

적 학대 경험으로 인하여 인지-정서처리 기제

인 거절 민감성에 비적응적 증가로 인하여 대

인관계에서 거절감을 더 크게 인식함으로써

경계선 성향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였다(Downey & 

Feldman, 1996). 또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거절

민감성을 매개로 하여 경계선 성격특성을 유

의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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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인지-정서 체계인 거절민감성을 완화시

키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과 동시에 사회적 지지는 아동학대를 받은 아

이들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Kotch, Browne, Ringwalt, Dufort, & Rubina, 

1997; Muller et al., 1994; Jackson, 1992; Simons 

et al., 1993; Coyne & DeLongis, 1986)는 사전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사회적 지지는 사

회적 관계에서 개인에게 안정적이고, 긍정적

인 경험과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자기

가치감을 제공해줌으로써 적응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여러 가지 부정적

인 평가를 막아주고 사회적 자원에 대한 지

각 정도를 높여줌으로써 스트레스가 부적응

적이며, 병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스트

레스에 대한 반응과정을 중재해 주는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지선근, 1999; Wethington & 

Kessler, 1986). 이렇듯 사회적 지지는 아동기에

겪을 수 있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경험이 결

정화되어 부정적인 특성으로 고착화 되는 것

을 보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아동기 가장 가

까운 상호작용을 하는 양육자에 의한 정서적

학대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회적 지

지 요소를 통해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며

이후 거절민감성의 수준을 감소시키면서 경계

선 성격 성향을 낮추는 데 유의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의미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안

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성격장

애의 증상이 환경적 변인과 개인 내적 변인의

영향이라는 기본 가정 하에 정서적 학대 경험

을 가진 개인이 거절에 대한 방어 체계인 거

절민감성과 환경적 차원인 사회적 지지가 경

계선 성격장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

루어본 것이었다. 그렇기에 성격장애가 질적

인 차이가 아닌 인간의 기본 특성과 기질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면 성격장애에 대한 병리적

이해와 개입에 있어 경계선 성격에 보다 민감

할 수 있는 대상군을 통해 이들의 기질과 성

격차원의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둘째, 정서적 학대 경험으로 정신

병리에 취약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

지가 중요한 보호기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볼 수 있다. 

이는 정서적 학대 경험이 높거나 경계선 성격

성향이 강한 내담자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조절하는데 거절민감성을 낮추는 치료

적 개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이 나

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 효과를 이용하여

사회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변인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를 초기에 경계선 성격장애에 취약한 내담자

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키는데 적용가

능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거부에 대하여 민감

하고, 부적 정서를 강하게 느끼는 경우 거절

민감성을 낮출 수 있는 치료적 개입을 강조하

고, 사회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경계선 성격 특성

을 감소시키는 데에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학생 표집만을 사용하였고, 지

역적 성향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각 변인들은 동일 시점 회상에 의

하여 수집된 상관관계로 시간적 일관성이나

성격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임상군과 비 임상군의 비교를 통

해 경계선 성격 장애가 가지는 성격 및 기질

적 성향에 대한 비교 연구가 요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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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sociation between Emotional Abuse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Support

Ha, Su Hong                       Moon Sun Cha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was aimed to examine the mediational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 between emotional abuse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A partially mediational model was fitted 

to the data, in which the direct effects of a child emotional abuse experience,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support and its indirect effects through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support o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were assum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indings in the study revealed that an 

alternative model was best fitted to the model. Specifically, in the model, an emotional abuse showed the 

direct effect on borderline personality as well as the indirect effect through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support. Second, the current study showed tha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ose with and without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was found for all relevant variable factor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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