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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의 계에서 인지 정서조 과 자

기침묵의 이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 고 남, 여

학생 총 440명 과거 연애 경험이 없는 참가자(93명)를 제외한 347명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 다. 주요 변인들의 련성을 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고,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의 계에서 인지 정서조 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본 연구의 주

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의 계에서 부 응 인지 정

서조 과 자기침묵이 매개효과를 보 으나, 응 인지 정서조 은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

았다. 둘째,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의 계에서 부 응 인지 정서조 과 자기침묵

이 이 매개효과를 보 다.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을 가진 개인의 인지 특징과 행동 특징

이 연애 계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증하여,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 련

연구를 확장하 다. 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상담 심리치료 장면에서 거 에 민감한

내담자의 연애 계 만족도에 개입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 다. 본 연구의 함의와 제한

추후 연구를 한 제언을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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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계란 어린 시 부모에게 갖는 애착

이 연인에게로 옮겨지는 과정으로서 부모와의

계 이후 가장 친 하고 착된 계이다

(Furman & Shaffer, 2003). 타인과의 친 감 획

득은 기 성인기에 이 야 할 주요 발달과업

이므로(Erikson, 1959), 개인에게 있어 만족스러

운 연애 계를 갖는 것은 요하다. 특히 이

시기의 연애 계 과정과 특징은 후기 성인기

의 연애 계로 지속되거나 옮겨지므로, 자신

의 배우자 선택에 향을 미친다(Uoyd & Cate,

1985).

넓은 의미에서 학생의 연애 계는 사회

계 인 계의 한 유형이며, 이는 자신

이 지닌 연애에 한 흥미를 충족하고 사랑

의 본질을 터득하며 인 계의 기본 기술을

배우는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지은선,

2014; 김언희, 2004). 한 조사에서 한국 학생

을 상으로 ‘ 구로부터 자신이 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해 부모에게

34.6%, 친구에게 33.3%, 이성 친구에게 16.8%

라고 응답했다. 특히 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성 친구가 미치는

향이 39.8%로 응답해 이성교제가 학생활

에 미치는 향력이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김나리, 2002). 이에 따라 상담에서는 연애

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과 갈등을 다루어

만족스러운 연애 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주어야 한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기 성인기에 연인과의 친 한 계를 형

성하는 것은 미래를 한 비, 다양한 인생

경험과 학생활 반에 미치는 향이 크다

(강 희 2013). 한 성인기 기의 만족스러

운 연애 계는 개인의 심리 응 건강과

도 직결된다(Collins, 2003). 하지만 불만족스러

운 연애 계는 심리 ․정서 문제와 직

인 련이 있어 연애 계에서 큰 갈등요인이

된다(강 희, 2013). 낮은 연애 계 만족도는

우울(Fincham, Beach, Harold, & Obsborne, 1997),

알코올 남용(Jacob & Krahn, 1998), 공격성

(Capaldi & Crosby, 1997)과 같이 부정 정서

행동과 높은 상 을 보인다. 연애 계의

심각한 불만족은 우울이나 그 밖의 정신 건

강을 한다는 (Whitton & Whisman, 2010)

으로 미루어볼 때 성인기 기의 연애 계 만

족은 상담 실제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

한 삶에서도 요한 치를 차지한다(지은선,

2014).

거부민감성이란 인 계에서 자신이 거부

당할 것이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거부를 인식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해 과민

하게 반응하는 역동 인 인지-정서 과정이

다(Feldman & Downey, 1994). 인지-정서 과정

이란 어떤 상황에서 개인이 지닌 기 와 신념,

지향성 그리고 유능성과 같은 다양한 정신

표상들이 개인의 사고와 감정에 향을 미쳐,

특정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Ayduk et al., 2000).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

이 거부를 측하는 것과 거부 신호에 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한 거부에 해 과

잉 경계하는 경향성은 사회 계에서 활성

화되므로 인 계의 질 인 부분에 큰 향

을 미친다(이희경, 김경희 & 이홍권 2014)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연애 계

만족도를 낮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상 연

인의 계만족도에도 부정 인 향을 미쳤다

(Downey & Feldman, 1996). 즉 거 에 민감한

개인은 연애 계에서의 상호작용을 더 부정

인 방식으로 해석해 연애 계의 질을 낮추

는 행동을 보이고, 이는 계에 악 향을 미

쳐 상 방과의 친 감 형성에 부정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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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자신과 상 연인의 불만족을 높 다

(Downey, Freitas, Michaelis & Khouri, 1998). 높

은 거부민감성은 상 방의 거부민감성, 계

만족도, 헌신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더 많은 이별을 측했다

(Downey & Feldman, 1996). 그리고 거부민감성

이 높은 사람은 이성 계에서 상 방과 친

해지는 과정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낼

때, 상 방의 반응을 왜곡하여 모호한 상황에

서 거부를 민감하게 지각함으로써 친 감을

형성하는 과정을 불안하게 느낀다(성정아, 홍

혜 , 2014). 한 종단연구의 결과에서 높은

거부민감성을 지닌 청소년이 6년 후 성인기

연애 계에서 불안, 회피, 부 응 상호작용

을 보임을 통해(Hafen, Spilker, Chango, Marston

& Allen, 2014) 개인이 지닌 거부민감성 패턴이

안정 임을 알 수 있다.

거부민감성이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 반응하

는 인지-정서 과정이라고 본다면(Feldman &

Downey, 1994), 개인이 상황 특징을 처리할

때 인지-정서 단 들이 상호작용하여 특정한

인지, 정서,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지 정서조 은 정서 으로 각성

된 정보를 인지 으로 다루는 것을 의미하며

(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이는 우리

가 정서 혹은 느낌을 조 하고 다루는 것에

향을 미친다. 응 인지 정서조 략

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불안 우울이 더 낮

게 나타났고, 부 응 인지 정서조 략

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불안 우울이 더 높

게 나타났다(Garnefski et al., 2001). 이설아, 박

기환(2013)의 연구에서는 응 인지 정서

조 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연애 계 만족도

가 높아지고, 이는 안정 인 애정 계 지속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에 부 응

인지 정서조 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연애

계 만족도 낮아져, 이는 원만한 연애 계

지속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황여주(2013)의 연구에서

응 인지 정서조 략을 사용할수록 연

애 계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응

인지 정서조 략이 정 정서를 높이

고 부정 정서를 낮춰 연애 계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이 거 의

을 느끼면, 부정 인 각성 상태에서 주의

이 좁 지면서 즉각 으로 거 에 한 신

호를 탐지한다. Mor와 Inbar(2009)는 거부민감

성 도식과 련된 편향 인 정보처리에 한

연구를 통해, 거 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거

과 련된 정보에 쉽게 주의를 기울여, 그

것을 자기와 련지어 해석하는 경향성이 높

음을 밝 냈다. 그들은 한 자동 으로

과 련된 신호에 해 강렬한 반응을 할

비를 한다. 즉 거 을 지각했을 때, 성찰

합리 인 문제해결로 이어지는 복합 인지처

리 과정의 매개 없이 즉각 인 반응을 일으키

는 것이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이 거부 경험에

처하는 방법은 거부를 지각했을 때 불안을

느끼는지, 분노를 느끼는지에 따라 다르다

(Ayduk, May, Downey & Higgins, 2003). 거부당

할 것에 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상 방에게

호감을 주려는 행동과 련이 있고, 거부당할

것에 해 분노를 느끼는 것은 감과

련이 있다. 거부민감성이 내부 작동 모델이라

는 인지-정서 근의 연구에서 보면(Downey

& Feldman, 1996; Feldman & Downey, 1994) 거

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은 사

회 회피, 애정의 철수, 자기침묵과 같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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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인 감으로 나타나며,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은 언어 , 비언어 , 신체 공격성을

드러냄으로써 거부민감성에 처하는 것으로

보인다(Ayduk, Downey, Testa, Yen & Shoda,

1999; Downey et al., 1998; Downey & Feldman,

1996; Downey, Feldman, & Ayduk, 2000).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이는 처 략 거부 단서를 지각했을 때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보이는, 수동 이고

간 이며 회피하는 처 략인 자기침묵을

연구변인으로 선택하 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정서표 했을 때 타인이 자신

을 부정 으로 볼 것이라 생각하여 정서표

에 한 양가성을 지니게 되고 자신의 정서를

표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인 계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안선경, 정여주, 2016).

한 김보람(2014)의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과도한 재확인 추구와 자기침묵을

많이 하여 우울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

다. 연애 계에 용해 생각해보면, 거부민감

성이 높은 사람이 보이는 과도한 재확인과 자

기침묵은 자신과 상 방의 연애 계 만족도를

낮출 것으로 상된다. 한 연애 계 만족도

가 정신 병리의 취약 요인임을 볼 때 연애

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이 높아짐을 상

할 수 있다.

Jack과 Dill(1992)이 정의한 자기침묵은 외부

기 에 맞춰 자신을 평가 단하며, 자신

보다 상 방의 요구를 먼 생각하고, 계에

서 갈등과 상실을 막고자 자신의 생각과 행동

을 자제하지만 내 으로는 분노를 느끼는 것

이다. 이는 갈등 회피를 해 자신의 정서나

행동을 검열 억제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자기침묵이라는 병 인 인지도식이 야기된다.

자기침묵은 더 정 인 계를 얻고자 하

는 노력으로 보이지만, 이는 계의 질을 높

이는 건설 인 방법이 아니다(Page, Stevens,

& Galvin, 1996).

앞서 봤듯이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인 계 속에서 쉽게 거 단서를 지각하여

이에 한 인지-정서 반응을 보이고 행동반

응을 보인다. 즉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거 의 을 느끼게 되면 부 응 인지

정서조 략을 사용해 자신이 거부당했다는

단서를 찾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거부당할

것에 한 불안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 이는

연애 계에서 갈등 상황 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말하지 않고 자기침묵을 많이 하도록

향을 미쳐,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

게 만들어 연애 계 만족도를 낮추게 된다.

이와 반 로 거부민감성이 낮은 사람들은

응 인지 정서조 략을 더 많이 사용하

고 이는 연애 계에서 갈등 상황 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많이 표 하도록 향을 미

쳐 연애 계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상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의 계에서 인

지 정서조 과 자기침묵이 순차 으로 매개

할 것이라고 가정하 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거부민감

성은 연애 계 만족도에 부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2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

의 계에서 인지 정서조 이 매개할 것이

다. 가설 2-a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의

계에서 응 인지 정서조 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2-b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

도의 계에서 부 응 인지 정서조 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3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의 계에서 자기침묵이 매개할 것

이다. 가설 4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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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에서 인지 정서조 과 자기침묵이

순차 으로 매개할 것이다. 가설 4-a 거부민감

성과 연애 계 만족도의 계에서 응 인

지 정서조 과 자기침묵이 순차 으로 매개

할 것이다. 가설 4-b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의 계에서 부 응 인지 정서조

과 자기침묵이 순차 으로 매개할 것이다.

연구모형 1은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

도의 계에서 응 인지 정서조 과 자

기침묵이 순차 으로 매개함을 나타내는 연구

모형이고(그림 1), 연구모형 2는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의 계에서 부 응 인지

정서조 과 자기침묵이 순차 으로 매개함을

나타내는 연구모형(그림 2)이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생명윤리심의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

았다(1040198-160913-HR-082-02). 본 연구는

남 학교 심리학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research

participant pool(RPP)을 통해 심리학 교양 수업

을 듣는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의 내용, 목

등을 사 공지하고 희망자들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 다. 총 설문 440명

과거 연애 경험이 없는 참가자(93부)를 제외한

347명의 자료를 기반으로 최종 분석을 하 다.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성별은 남 156명(45%),

여 191명(55%)이며, 평균연령은 남 22.29세

그림 2. 연구모형 2

그림 1. 연구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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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2.33), 여 20.98세(SD=1.66), 체 21.57세

(SD= 2.09) 다.

측정도구

거부민감성 척도(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해서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RSQ)를 이복동(2000)이 한국 으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

는 기 성인기에 일상생활에서 부모, 교수,

친구, 연인 등 타인에게 자신이 요구해야 하

는 18개 상황을 제시하여, 각각의 상황에서

자신이 요구한 후 타인이 보이는 반응에 한

불안의 여부와 그 요구를 상 방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상하는지의 여부를 각각 6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돼 있다. 문항의 는 ‘남자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난 후, 먼 화

해서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는 상황에서 ‘그

친구가 만남을 거 할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와 ‘그 친구가 만나자는 제의를 받아들일 것

이라 상된다’와 같다. 다른 는 ‘부모님

께 내가 참여하는 요한 행사에 참석해 달라

고 요청한다’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그 부탁을

들어 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와 ‘부모님이

그 부탁을 들어 것이라 상된다’와 같다.

거부민감성의 수는 각 상황에서 거부 불안

수와 상 기 수(역 채 )를 곱한 값을

합하여 18로 나 값이다. 본 연구에서 내

신뢰도(Cronbach's ⍺)는 .92이었다.

인지 정서조 척도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본 연구에서는 인지 정서조 을 측정하기

해 고등학생을 상으로 Garnefski 등(2001)이

개발한 인지 정서조 략 질문지를 학

생을 상으로 김소희(2004)가 번안 수정하

여, 안 의, 이나빈, 주혜선(2013)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자신이 부정 인

일이나 불쾌한 일을 경험할 때 일반 으로 떠

오르는 생각을 알아보기 한 것으로 수용, 다

시 계획 생각하기, 정 변경, 정

재평가, 조망확 5가지의 응 략과 자기

비난, 타인비난, 반추, 국화 4가지의 부 응

인 략으로 구성돼 있다. 총 35문항으로 구

성되었고 5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돼 있다.

응 략의 하 요인인 ‘수용’의 는

‘나는 그 일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

다고 생각한다’와 같다. 하 요인인 ‘다시 계획

생각하기’의 는 ‘그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한다’와 같다. 하 요인인

‘ 정 변경’의 는 ‘내게 일어날 일

신 다른 즐거운 일을 생각해본다’와 같다. 하

요인인 ‘ 정 재평가’의 는 ‘그 문제의

정 인 측면을 찾아본다’와 같다. 하 요인

인 ‘조망확 ’의 는 ‘나는 그 일이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와 같다. 부 응 략

의 하 요인인 ‘자기비난’의 는 ‘그 일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와 같다. 하 요인인 ‘타

인비난’의 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다른 사

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와 같다. 하 요인

인 ‘반추’의 는 ‘그 상황에서 일어났던 나의

감정을 되짚어 생각한다’와 같다. 하 요인인

‘ 국화’의 는 ‘내가 겪은 일이 얼마나 끔찍

한지에 해 계속 생각한다’와 같다. ‘본 연구

에서 내 신뢰도(Cronbach's ⍺)는 응 인지

정서조 .86, 부 응 인지 정서조

.74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박 은(2017)의 연구

를 참고하여 응 인지 정서조 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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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인지 정서조 각각 하 요인을 통합

하여 사용하 다.

자기침묵 척도(Silencing The Self Scale; STSS)

본 연구에서 성인여성을 상으로 Jack과

Dill(1992)이 개발하고 양지윤(2006)이 번안한

자기침묵 척도(Silencing The Self Scale: STSS)를

사용했고,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확인하

기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

과, 표본의 합성을 알아보는 KMO(Kaiser-Meryer

-Olkin) 합성 지수는 .876로 문항 간 상 이

양호하 고, Barlett χ2(351, N=347)=2785.436,

p<.001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양병화, 1998). 한 요인 수를 알아

보기 해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회 방식은 베리멕

스(varimax) 방식을 사용하 다. 먼 요인분석

에 앞서 문항 31개에 해 신뢰도 분석을 실

시하여 문항 제거 시 신뢰도 수 이 올라가는

문항 1, 11번을 제외하 고, 탐색 요인분석

을 실시하여 요인구조와 체설명량을 확인하

다. 이때 두 개 이상의 요인에 이 부하된

문항 23, 28번을 제외하 다. 이러한 분석과정

을 거듭하여 최종 으로 4개 요인의 28문항으

로 구성된 척도가 제작되었다. 각 요인에

한 요인부하량은 .316～.752의 범 를 보 고,

체설명변량은 44.53%이었다.

총 28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4개의 하

척도, 즉 ‘외 인 자기 지각’ 4문항, ‘자기희

생을 통한 돌 ’ 7문항, ‘자기침묵’ 9문항, ‘분

열된 자기’ 7문항으로 이 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평정되며, 수가 높을수록

자기침묵 수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하 요인인 ‘외 인 자기자각(externalizing self-

perception)’의 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

이 있다’와 같고, 두 번째 하 요인인 ‘자기희

생을 통한 돌 (care as self-sacrifice)’의 는 ‘배

려란 나와 상 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상

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와 같다. 세

번째 하 요인인 ‘자기침묵(silencing the self)’의

는 ‘나는 친 한 계에 있는 어떤 사람과

다툼을 일으킬만한 나의 감정들에 해서는

말하지 않는다’와 같고, 마지막 하 요인인 ‘분

열된 자기(divided self)’의 는 ‘겉으로는 충분

히 행복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고 반항

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가 종종 있다’와 같다.

본 연구에서 내 신뢰도(Cronbach's ⍺)는 .88

이었다.

연애 계 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연애 계 만족도를 측정하기

해 Snyder(1997)이 개발한 결혼만족도검사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를 권정혜, 채

규만(1999)이 한국 실정에 맞춰 타당화한 한국

결혼만족도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를 유소 (2000), 이복동(2000)이 연애

계 만족도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최경숙(2014)의 연구에서 Likert 5

으로 수정한 척도를 역 채 하여 사용하

다. 이 질문지는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최경숙(2014)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수가

높을수록 연애 계 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역 채 하여 사용하 으므

로 수가 높을수록 연애 계 만족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연애 계 만족도 요인은 미혼의

남, 여에게 합하다고 여겨지는 반 불만

족, 정서 의사소통 문제, 문제해결 의사소통,

공유시간 갈등의 4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

어있으며 반 불만족 16문항, 정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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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문제 불만족 7문항,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 12문항, 공유시간 갈등 6문항의 총 41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하 요인인 ‘ 반 불만족’의 는

‘내 트 는 때때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한다’와 같다. 두 번째 하 요인인

‘정서 의사소통 문제 불만족’의 는 ‘만일

우리가 사귀지 않았다면 더 행복하게 느낄 것

이다’와 같다. 세 번째 하 요인인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의 는 ‘때때로 나는 트

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해 친구에게 신

이야기한다’와 같다. 네 번째 하 요인인 ‘공유

시간 갈등’의 는 ‘우리는 우리의 차이 을

해결하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를 역 채 하여 사용하

기 때문에 하 요인 한 ‘ 반 만족, 정서

의사소통 문제 만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만족, 공유시간 만족’으로 명칭 하 다. 본 연

구에서 내 신뢰도(Cronbach's ⍺)는 .93이었다.

연구 차

본 연구는 분석을 해 SPSS 21.0 로그램

을 사용하 다. 분석 차는 첫째, SPSS 21.0을

이용해 연구 상자들의 인구통계학 인 특성

을 분석하고, 역 채 문항을 계산한 후 결측

값(0.2%)은 계열평균값으로 체하 다. 각 측

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Cronbach's

⍺를 산출하 다. 한 변인들 간의 련성을

알아보기 해 Pearson's 상 계수를 사용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거부민감성이 연애 계 만족도에 미

치는 향과 거부민감성이 응 인지 정

서조 , 부 응 인지 정서조 , 그리고 자

기침묵을 매개로 연애 계 만족도에 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해, Hayes(2012)가 제안한

분석 차에 따라 SPSS PROCESS model 6을 활

용하 다. 본 연구에서 부트스트래핑 표집은

5,000번으로 설정하여 95%의 신뢰구간을 이용

해 분석하 다. PROCESS가 최종 으로 제공하

는 것은 부트스트랩 결과이고, 이는 sobel 검정

의 가정인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자료에

집 해서 간 효과와 직 효과 값을 제시해주

므로 편향이 다는 장 을 지닌다(Preacher &

Hayes, 2008).

결 과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 참여자 총 347명의 연구 참여자

측정변인 평균 표 편차

거부민감성 8.17 3.63

인지 정서조
응 인지 정서조 68.21 9.51

부 응 인지 정서조 47.69 7.24

자기침묵 79.66 16.00

연애 계 만족도 137.29 22.11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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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상태에 해 재 교제 인 응답자가

149명(42.9%), 재 교제 이지 않은 응답자

가 198명(57.1%)이었다. 본격 인 가설검증에

앞서 자료의 경향성을 확인하기 해 기술통

계분석을 실시하 다. 기술통계 결과는 표 1

과 같다.

거부민감성, 인지 정서조 , 자기침묵, 연애

계 만족도간 상 계

변인 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거부민감성

은 응 인지 정서조 과 부 상 을 보

고, r=-.208, p<.01, 부 응 인지 정서조

과 정 상 을 보 고, r=.301, p<.01, 자기

침묵과 정 상 을 보 으며, r=.439, p<.01.

연애 계 만족도와 부 상 을 보 다,

r=-.321, p<.01. 반면, 응 인지 정서조

은 거부민감성과 부 상 을 보 지만,

r=-.208, p<01, 나머지 변인들과는 유의한 상

계를 보이지 않았다. 부 응 인지

정서조 은 자기침묵과 정 상 을 보 고,

r=.442, p<.01, 연애 계 만족도와 부 상 을

보 다, r=-.284, p<.01. 자기침묵은 연애 계

만족도와 부 상 을 보 다, r=-.402, p<.01.

변인 간 상 계수는 표 2와 같다. 상 계

결과 응 인지 정서조 이 거부민감성

외에 다른 변인과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

지 않았으므로,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

도의 계에서 응 인지 정서조 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 분석

은 인지 정서조 부 응 인지 정서

조 에 을 맞춰 진행했다.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의 계에서

부 응 인지 정서조 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의 계에서

부 응 인지 정서조 과 자기침묵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해 실시한 SPSS PROCESS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에 미치는 향

분석결과, 거부민감성이 연애 계 만족도

를 통계 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B=-1.009,

p<.01. 이를 통해 거부민감성이 연애 계 만족

도에 미치는 직 효과를 확인하 다.

1 2 3 4 5

1 거부민감성 -

2 응 인지 정서조 -.208** -

3 부 응 인지 정서조 .301** -.078 -

4 자기침묵 .439** -.075 .442** -

5 연애 계 만족도 -.321** -.014 -.284** -.402** -

주. N=347, *p<.05, **p<.01.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값 변인 간 상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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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의 계에서 부

응 인지 정서조 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거부민감성이 부 응 인지

정서조 을 통계 으로 유의하게 설명하 고,

B=0.6000, p<.001, 부 응 인지 정서조

이 연애 계 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 다,

B=-0.3384, p<.05. 한 거부민감성→부 응

인지 정서조 →연애 계 만족도 경로의

95% 신뢰구간이 을 포함하지 않았다, 95%

CI[-0.4100, -0.0195]. 이를 통해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의 계에서 부 응 인지

정서조 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다.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의 계에서 자

기침묵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거부민감성이 자기침묵을 통계

으로 유의하게 설명하 고, B=1.3521, p<.001,

자기침묵이 연애 계 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

하 다, B=-0.4250, p<.001. 한 거부민감성→

자기침묵→연애 계 만족도 경로의 95% 신뢰

구간이 을 포함하지 않았다, 95% CI[-0.9093,

-0.3191]. 이를 통해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만

족도의 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 다.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의 계에서 부

응 인지 정서조 과 자기침묵의 이 매

개효과

분석결과, 부 응 인지 정서조 이 자

기침묵을 통계 으로 유의하게 설명하 고,

B=0.6865, p<.001, 거부민감성→부 응 인지

정서조 →자기침묵→연애 계 만족도 경

로의 95% 신뢰구간이 을 포함하지 않았다,

경로 B β SEB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거부민감성→부 응 인지 정서조 0.6000 0.3010*** 0.1023 0.3989 0.8011

거부민감성→자기침묵 1.3521 0.3370*** 0.1902 0.9780 1.7261

부 응 인지 정서조 →자기침묵 0.6865 0.3410*** 0.0955 0.4987 0.8743

거부민감성→연애 계 만족도 -1.0009 -0.1650** 0.3306 -1.6511 -0.3506

부 응 인지 정서조 →연애 계 만족도 -0.3384 -0.1110* 0.1662 -0.6653 -0.0114

자기침묵→연애 계 만족도 -0.4250 -0.2810*** 0.0875 -0.5972 -0.2529

거부민감성→부 응 인지 정서조 →연애

계 만족도
-0.2030 -0.0334 0.0992 -0.4100 -0.0195

거부민감성→자기침묵→연애 계 만족도 -0.5747 -0.0947 0.1467 -0.9093 -0.3191

거부민감성→부 응 인지 정서조

→자기침묵→연애 계 만족도
-0.1751 -0.0288 0.0571 -0.3258 -0.0915

주. N=347, *p<.05, **p<.01, ***p<.001.

표 3. SPSS PROCESS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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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0.3258, -0.0915]. 따라서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의 계에서 부 응 인지

정서조 과 자기침묵이 순차 으로 매개효과

를 보임을 확인하 다. 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한 본 연구의 최종모형 표 화 계수는

그림 3과 같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

도의 계를 인지 정서조 과 자기침묵이

순차 으로 매개하는지 검증하 다. 본 연구

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부민감성은 연애 계 만족도를 유

의하게 언했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의 연애 계 만족도가 낮았다(Downey &

Feldman, 1996; Downey et al., 1998)는 선행연구

와 일치한다.

둘째, 인지 정서조 부 응 인지

정서조 은 거부민감성, 자기침묵, 연애 계

만족도와 유의한 정 상 을 나타냈지만,

응 인지 정서조 은 거부민감성과만 유의

한 부 상 을 보 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

은 사람은 거 에 해 더 주의 이 맞춰지

므로 정 단서를 통한 주의 변화를 하지 못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Downey, Mougios, Ayduk,

London & Shoda, 2004). 하지만 본 연구결과

응 인지 정서조 이 자기침묵, 연애 계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지 않은

것은 박나 (2016)과 박 은(2017)의 연구에서

응 인지 정서조 과 이성 계 만족도

가 유의미한 부 상 계를 나타낸 것과는

상이하며, 박재연(2017)의 연구에서 응 인

지 정서조 과 침묵행동 간의 유의미한 부

상 계를 나타낸 것과도 상이하다. 본 연

구자 한 응 인지 정서조 이 자기침

묵, 연애 계 만족도와 부 상 을 보일 것이

라 상하 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변인 간의 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의

계에서 부 응 인지 정서조 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 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

이 거 의 상황에 해 인지 과정(반추, 타

인비난, 자기비난, 국화)을 함으로써 연애

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여 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거 의 을 느

끼면 부정 인 각성 상태에서 주의 이 좁

지면서 즉각 으로 거 신호를 탐지한다

그림 3. 최종모형 표 화 계수.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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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 & Inbar, 2009)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인지 정서조 과 연애 계 만족도에 한

선행연구에서, 정서 으로 불안정하고 충동

인 사람들은 정서조 을 히 못하게 되

어 연애 계에서 행복한 계를 맺지 못한다

(Fitness, 2001)는 결과와 일치한다. 한 국내

선행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부 응

인지 정서조 략을 많이 사용하여

연애 계 만족도가 낮아진다(박 은, 2017)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 추론해볼

때, 상담 장면에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내담자

를 치료할 때, 연애 계에 있어 부 응 인

지 정서조 략을 사용하기 에 상황

을 체 인 맥락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한

다면, 높은 거부민감성으로 인해 낮아진 연

애 계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의

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면 내 방식 즉 자기

침묵, 사회 회피, 애정의 철수 같은 수동

인 감을 드러낸다(Ayduk et al., 1999;

Downey et al., 1998; Downey & Feldman, 1996;

Downey et al., 2000)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 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계

에 있어 부정 인 처 략을 많이 사용해 결

국 그들이 지닌 요한 계에서 악 향을 미

치고 그들의 정신 건강도 해치게 된다(Ayduk,

Downey & Kim, 2001; Downey et al., 1998). 이

를 통해 추론해볼 때,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

람은 연애 계에서 자신이 거부당할 것에 불

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상 방에게 호감을 주

려는 행동을 하게 되고, 갈등 상황에 있어 자

기침묵 하게 됨으로써 연애 계의 만족을 낮

추게 된다. 이는 상담 장면에서 높은 거부민

감성을 지닌 개인이 자기침묵 하는 것에 개입

하여, 연애 계에서 갈등 상황 시 자신의 의

사를 하게 표 하도록 한다면 개인의 연

애 계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말해 다.

다섯째,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의

계에서 부 응 인지 정서조 과 자기침

묵이 순차 으로 매개효과를 보임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거 민감성이 발달하면

이후 사회 인 특정 상황에서 거 에 한 기

를 더 쉽게 갖고, 사회 상황에서 자극을

처리할 때 거 자극을 편향되게 인식 부

호화하여, 거 에 한 방어 반응을 신속하

게 비함을 뜻한다(Pietrzak, Downey & Ayduk,

2005). 거 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타인의 행

동을 거 행동으로 부호화하는 인지-정서

정보처리지각(cognitive-affective information

processing perspective)의 단계를 거쳐 감, 분

노, 질투, 지지의 철수 등의 정서 ․행동 과

잉반응이 유발되는데, 이는 인 계 문제를

일으킨다. 이를 통해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

이 가진 부 응 인 인지 정서조 은 연인과

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침묵하게 만

들어 연애 계 만족도를 낮추게 함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

족도의 계를 부 응 인지 정서조 과

자기침묵이 어떻게 여하고 있는지에 한

모형을 제시하여 경험 으로 검증했다. 이는

상담 장면에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이 보

이는 인지 특성과 행동 특성을 탐색해 이

를 수정하도록 돕는다면, 높은 거부민감성이

연애 계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민선․노안 / 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와의 계에서 인지 정서조 과 자기침묵의 이 매개효과

- 1187 -

둘째,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의

계에서 부 응 인지 정서조 과 자기침묵

이 순차 으로 매개함을 확인하 다. 이는 거

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이 계에 있어 거부당

할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게 되어 거부에 한

단서들을 부 응 으로 인지-정서 처리함으

로써 내 방식의 처행동을 보이고, 이는

계에 있어서의 만족도를 낮추게 됨을 시사

한다(Ayduk et al., 2003). 이를 바탕으로 상담

장면에서의 실용 함의는 다음과 같다.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에 한 단서를

지각했을 때 다른 맥락 인 해석을 하기 어려

우므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지각하는 거

부당한 상황에 해 체 인 맥락을 검함

으로써 내담자가 상황을 좀 더 객 으로 보

고, 타인의 행동에 한 다른 안 인 해석

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부 응

인지 정서조 략에 개입하기 해

응 인지 정서조 략을 가르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한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

은 연애 계에서 자신이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과 기 가 높기 때문에 상 방과의 친

감 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Downey et al.,

1998). 그러므로 상담자와의 계를 통해 지지

와 공감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요할 것이다.

이러한 지지 인 상담 계를 통해 미래에 자

신이 거부당할 것이라는 인지 왜곡을 수정

하고, 개인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감정을 자신

의 내면상태와 외부 상황에 맞도록 건강하게

표 하는 연습을 한다면,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이 지닌 연애 계에서 친 감 형성에 도

움이 될 것이고 이는 개인의 심리 건강에도

좋은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본 연구의 제한 향후 연구에 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 지역

의 학생 남녀를 상으로 실시 으므로, 연

구 결과를 다양한 지역과 연령층에서 일반화

하기에 제한 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화

의 문제를 좀 더 고려해 다양한 표집을 상

으로 연구가 돼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가 직 보고한 척도

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variance)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와 같이 동일한 방법만을 사용

해 변량을 측정한다면, 변량이 실제보다 과장

되게 나올 수 있다는 문제이다(Spector, 2006).

이를 보완하기 해 향후 연구에서는 질 연

구를 수행함으로써 연애 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해 구체 으로 알아보

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 인 찰 연구로서

연구변인 간 인과 계를 설명하는 것에 한계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의 인과 계를

더 명확히 설명하기 해 평생에 걸친 발달

추세를 연구하는 종단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응 인지 정서조

략은 다른 변인들과 상 계가 유의하지

않아,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와의

계에서 응 인지 정서조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한 후속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이 보이는

외 행동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이 보이는

내 행동 자기침묵을 연구 변인으로 선

택하 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의 계에서 인지 정서조

략과 외 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 1188 -

요가 있다.

종합 으로 와 같은 제한 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이 연애 계에 련

된 변인임을 착안하여 거부민감성과 연애 계

만족도의 계에서 인지-정서 과정과 행동

양상을 함께 보았다는 것에 학문 함의를 갖

는다. 이 결과는 높은 거부민감성을 지닌 개

인이 보이는 인지 특성에 을 두어 이를

좀 더 응 인 방식으로 환하고 기능 인

갈등 처 략을 습득한다면, 높은 거부민감

성으로 인해 갈등 상황에서 자기표 하지 않

고 침묵하는 학생들을 좀 더 건강하고 응

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도와 연애

계에 있어 만족감을 얻는 데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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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ual Mediation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Self-Silenc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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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and self-silenc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with 440 and analyzed data from

347 college students, after excluding 93 participants who have never been in a relationship. Analysis

showed a mediating effect of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and self-silenc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whereas adaptive cognitive

emotional control showed no mediating effect.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showed dual mediation effects of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self-silencing. This study expanded existing research on rejection sensitivity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by demonstrating evidence for the process in which the cognitiv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with rejection sensitivity affects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Key words : rejection sensitivity,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elf-silencing,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