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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인애착과 심리 안녕감 간의 계를 신애착이 매개하는지를 살피고, 이 과정에

서 성이 신애착의 매개효과를 조 하는지를 검증하 다. 이를 하여 40∼60세 사이의

년기 성인 4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총 분석에는 333명의 자료가 사용되었

다. 연구 결과, 첫째, 성인애착 회피가 심리 안녕감에 미치는 향에서 신애착 회피가 매개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 다. 둘째, 성인애착 회피가 신애착 회피에 정 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성의 조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성인애착 불안이 심리 안녕감에 미치는

향에서 신애착 불안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 다. 넷째, 성인애착 불안과 신애착 불

안의 계를 성이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 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성인

애착 불안과 심리 안녕감의 계를 신애착 불안이 매개하며, 이 매개효과를 성이 조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 심리 안녕감 향상을 한 시

사 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한 제언 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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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성인은 인생 반에 인생의 목표와 우

선순 , 성취 수 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우

울, 공허감 등을 느끼며(안수정, 서 석, 2017)

발달상의 기를(조 주, 이지연, 장진이, 2012)

경험할 수 있다. 가정 경제에 한 책임감과

노부모를 돌보고 자녀의 독립을 조력하는 과

업 등으로 심리 어려움이 가 되는 가운데

외부세계에 집 되어 있던 심의 을 내

세계로 옮기고(Jung, 1954), 행복한 삶에

한 근원 인 질문을 던지며 심리 , 성

장에도 심을 가지게 된다(Sadler, 2000). 이와

같은 환기 변화 과정을 통해 년 성인은

자신의 내외 인격을 통합하며 진정한 자기

실 의 기회를 가지기도 한다. 그 다면 이러

한 년기를 맞이하는 한국 사회의 성인들은

어떠한가? 가장 안정 이고 큰 성취를 경험해

야 하는 년들이 오히려 사회경제 , 심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

사 결과나 경험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안수정, 서 석, 2017). 한국의 년들은 경제

인 역할 수행, 자녀들의 입시 취업을 같

이 겪어야 하는 등 실 스트 스가 많고

(이은 , 왕은자, 2017), 청년 실업으로 자녀의

부모의존도까지 높아짐에 따라 년기 발달과

제에 집 할 심리 여유를 갖기 어렵다. 실

제로 년 남성은 직장과 가정에서 스트 스

와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고(정성훈, 2013),

년 여성들은 자녀의 독립에 따른 부모 역할

감소와 완경 등의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에

부담을 가지면서 정체감의 혼란을 호소하 다

(김춘경, 2011; 송숙자, 2002). 이러한 년 성

인들이 겪고 있는 심리 스트 스가 년기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심리 안녕감에

부정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만큼(정성훈, 심운경, 천성문, 2016) 년 성인

의 심리 안녕감에 한 심과 련 변인에

한 탐색이 필요하다.

포 에서의 심리 안녕감은 크게 6

개의 하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자기에 해

스스로 정 으로 받아들이는 자기수용, 타

인과 신뢰로운 계 형성을 하는 정 인

인 계, 자신의 가치 에 따라 행동하는 주체

이고도 독립 인 자율성, 한 환경을 스

스로 선택하고 통제하는 능력, 인생의 의미와

방향성을 찾는 목표 지향성, 자신의 잠재능력

을 지속 으로 개발하여 능력을 발 시킴으로

써 성장해 나가려는 욕구 충족 등을 포 한다

(Ryff, 1989). 이러한 심리 안녕감의 하 차

원 가운데 인생의 의미와 방향성을 찾고 목

표를 지향하는 것과 자신의 잠재능력을 지속

으로 개발함으로써 성장해 나간다는 하

차원은 년 성인의 발단 단계 특성을 잘 반

하는 구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년의 심리

안녕감을 조망한 Ryff(1989)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한 개인의 심리 안녕감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가운데 성인애착이 미치는 향

력에 한 경험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

다. 애착 이론에서 강조하는 내 작동모델은

주양육자와의 계 경험에 한 유아의 기억

으로, 개인에게 인 계의 성질로 내재화되

어 생애에 걸쳐 지속 으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과 계맺는 방식의 기 로 작용

한다(신승범, 2015). 특히, 성인애착은 기 애

착에서 비롯되어 특정인과의 근 성과 을

추구하고 유지하기 해 노력하려는 안정

경향성으로(Sperling & Berman, 1994) 생애

기에 양육자와 형성된 애착 계가 성인기의

삶에 지속 인 향을 미쳤다(신승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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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Kaplan & Cassidy, 1985). 성인애착은 크게

성인애착 회피와 성인애착 불안이라는 독립

인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어 연구되어 왔다.

성인애착 회피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불

편해 하고 자기의존에 한 욕구가 강하여 타

인의 인정보다는 자신의 내 자원을 통해 성

취를 얻고자 한다(김병직, 2009). 한 타인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고 평소 타인과 거리를 두

며 최 한 자기노출을 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보인다(박인숙, 김은하, 2018; Brennan, Clark &

Shaver, 1998; Mikulincer & Shaver, 2007). 반면,

성인애착 불안은 버림받는 것에 한 두려움,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에 해 인정을 받

고자 하는 욕구, 자신의 내 능력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강화받고자 하는 특성으로 드

러난다(김병직, 2009; 박인숙, 김은하, 2018;

Mikulincer & Shaver, 2007). 성인애착은 주

행복감과 심리 응과도 련이 높아(김송

이, 2017; 박미경, 2016; 안진 , 유순화, 2016)

안정애착은 높은 자기존 감과 신체 건강

등 다양한 역에서 행복한 삶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Allen, Bell & Boykin, 1994).

정서조 략에서도 차이가 있어 애착회피의

사람은 타인과 거리를 두기 해 억제 정서

조 략을 사용하고, 애착불안의 사람은 타

인의 심을 얻기 해 반응 정서조 략

을 사용하 다(Kobak & Sceery, 1998). 이처럼

상이한 정서 처 략을 사용한다면 계 경

험과 이에 따른 심리 안녕감에서도 차이를

보일 것이다(김태사, 안명희,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성인

애착 회피와 성인애착 불안이 각각 년의

심리 안녕감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년 성인에게 종교는 삶에 한 안

정감과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 을 발견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

한 안목을 갖게 하여 심리 안녕감에 정

인 향을 미친다(권길자, 한재희, 2009;

한재희, 2007). 경험 연구 결과에서도 종교

성(religiosity)은 학생(류정희, 2008; 조혜윤,

손은정, 2008), 기혼여성(김인아, 2003; 허찬,

2006), 노인(한내창, 2002) 등 다양한 연령층의

심리 안녕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Kirkpatrick(1992, 1997, 1999)은 종

교 신앙이나 행동을 성인애착의 에서

바라보았는데, 지각된 신(God) 는 월자와

의 계에 개인의 심리 애착 과정과 애착

유형이 그 로 반 된다고 보았다. 즉, 신이

안 기지로서 안식을 제공하고 이러한 신으로

부터 분리되었을 때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애

착 상이 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

이 애착 상과 마찬가지로 신과의 계에서도

감정 유 감을 경험한다(최해림, 2005, 2006).

경험 연구 결과에서도 성인애착 유형은 종

교 신앙심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최해림, 2006; Kirkpatrick, 1997; Kirkpatrick,

1999; Kirkpatrick & Shaver, 1992), 양육자와의

애착이 종교 안정성이나 개종과도 련이

있어(Granqvist, 1998) 안정애착을 형성한 성인

은 애착 상과의 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

신앙생활에서도 더 안정 이었다(Granqvist,

2002). 이는 한 개인의 애착 유형이 신과의 애

착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

로 Kirkpatrick(1992)이 제기한 신애착(attachment

to God)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에 따르

면 신 한 개인의 애착 상으로 가능하며,

신과의 감정 유 경험은 성인의 낭만

계처럼 애착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경험

연구에서도 성인애착 유형이 신애착 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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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련성을 가졌는데, 부모애착 하

요인 가운데 의사소통은 신애착 회피와 부

련성을 가졌다(최해림, 2006). 한 성인애착

회피와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의 두 차원인

신애착 회피와 신애착 불안 각각과 유의미한

정 련성을 가졌다(신승범, 2015). 즉, 성인

애착 회피 유형의 개인은 이후 신과의 계에

서조차 회피 유형을 발달시키고, 성인애착 불

안 유형의 개인은 신과의 계에서 불안 유형

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한 개

인의 신과의 애착은 인지 발달상 형식 조작

기에 도달하여 추상 사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청소년기 이후 본격화될 수 있다는 에

서 찾을 수 있다. 즉, 신과의 애착은 발달단계

상 이른 시기에 토 를 두고 있는 애착 유형

의 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모에

게 한 돌 과 사랑을 받은 사람과 달리

부모와의 계 경험이 부정 인 사람은 신도

자신의 부모처럼 양가 이고 처벌 일 것으로

기 하 다(김미선, 이유니, 2018). 신에 한

표상 역시 부모와의 계 경험이 내면화된 부

모 표상의 반 이기 때문이다(Rizzuto, 2000).

이러한 주장은 Kirkpatrick(2005)이 제안한 내

작동모델 일치가설에 해당된다. 즉, 신의 이미

지를 주양육자와 일치시킨다는 것으로 신에

한 애착이 개인이 가지는 애착 유형의 향

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신애착은

심리 안녕감에도 유의의미한 향을 미쳐

신애착은 우울 불안과 유의미한 련성을

가졌다(Kirkpatrick & Shaver, 1992). 즉 신과의

계에서 안정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낮은 수

의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 고(Bishop, 2008;

Knabb & Pelletier, 2014) 삶의 만족도도 높았다

(Freeze & DiTommaso, 2014). 반면, 신과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낮은 수 의 심리 안

녕감을 경험하 다(Varghese, 2015). 이러한 연

구 결과는 신과의 계에서 안정 애착을 형성

한 사람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보다 심

리 안녕감 수 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성인애착이 심

리 안녕감에 직 인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신애착을 매개로 하여 심리 안녕

감에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불안정 애착 유형을 안정 애착으로 변

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성과 같은 성격

강 을 향상시키는 것이 제기되었다(임선배,

2013). 불안정 애착을 형성했더라도 성 수

을 향상시키면 개인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 삶에 한 만족감 수 이 높았다(김동기,

2013). 일찍이 성은 개인의 성격 발달에서도

요하며(Stannard, Sandhu & Painter, 2000) 개인

의 성장과 자기실 을 돕기 해서 상담 장면

에서도 성 수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Cutris &

Davis, 1999; Faiver, O’Brein & Ingersoll, 2000).

높은 성 수 은 년기 삶의 목 과 자기존

감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우울이나 자

살 사고 등을 완화시켜 주어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수용하게 하 다(정덕신, 배성만,

주은선, 2014). 이는 성이 년의 삶에서

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다.

실제로 삶의 여정에서 안식처로서의 상,

즉 안정감과 자신감을 제공하는 안 기지로서

무조건 인 사랑을 주는 신과의 계맺음을

찾을 수 있다(정고운, 2011). 이때 Kirkpatrick

(2005)이 제안한 내 작동모델 일치가설에 따

르면 신의 이미지를 불안정한 애착 상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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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시킬 수밖에 없는 개인은 신과도 안정 인

계를 맺지 못해 신과 안정애착 형성에 실

패할 수 있다. 그 다면 신과 불안정한 애착

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개인에게 성 발달

을 진시킴으로써(Ellison, Branshaw, Flannelly

& Galek, 2014; Hall, Fusikawa, Halcrow, Hill &

Delancey, 2009) 신과의 계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개인의 애착 유형은 신

과의 요한 계 경험을 통해서도 변화 가능

하 다(김 은, 2005; 김행섭, 2010; Kirkpatrick,

1999; Kirkpatrick & Shaver, 1992).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을 형성한 년 성

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성 수 을 향상시

켜 신과의 애착을 안정 으로 재정립할 수 있

을 것으로 가정하 다.

한, 불안정한 성인애착을 형성한 개인의

경우 신과 불안정 애착을 형성함에 따라 궁극

으로 낮은 수 의 심리 안녕감을 경험하

게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성이 미칠

수 있는 향력을 가정할 수 있다. 즉, 성

수 을 향상시키면 개인의 성장이 가능

하고 삶에 한 만족감 수 이 높아졌던 만큼

(김동기, 2013; 임선배, 2013) 매개변인으로서

신애착이 심리 안녕감 수 에 미치는 향

력, 즉 신애착의 매개효과 역시 성이 조

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과의

계 경험이 요한 만큼 성은 성인애착이 신

애착에 미치는 향력을 조 하고, 이러한 조

된 효과가 궁극 으로 심리 안녕감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 다.

지 까지 년 성인의 심리 안녕감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성인애착, 신애착, 성과

이들 변인들 간에 있을 수 있는 련성을 살

펴보았다. 우선 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

착이 심리 안녕감에 미치는 향에서 신애

착이 매개변인으로써의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한 성인애착과 신애착의 계

에서 성이 조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와 성인애착이 신애착을 통해 심리 안녕감

에 미치는 향에서 성이 조 된 매개효과

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인

애착과 신애착, 성, 심리 안녕감 간의 구

조 계에 한 탐색은 년 성인의 심리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련 변인들 간의 구

체 인 련성을 밝힘으로써 상담 발달

진 방 교육에 응용할 수 있는 경험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를 하여 설정

한 구체 인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인애착 회피가 심리 안녕

감에 미치는 부 향을 신애착 회피가 매개

할 것인가?

연구문제 2. 성 수 은 성인애착 회피가

신애착 회피에 미치는 정 향을 완화할 것

인가?

연구문제 3. 성인애착 회피와 심리 안녕

감의 계에서 신애착 회피의 매개효과 크기

는 성 수 이 낮을수록 증가할 것인가?

연구문제 4. 성인애착 불안이 심리 안녕

감에 미치는 부 향을 신애착 불안이 매개

할 것인가?

연구문제 5. 성 수 은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는 정 향을 완화할 것

인가?

연구문제 6. 성인애착 불안과 심리 안녕

감의 계에서 신애착 불안의 매개효과 크기

는 성 수 이 낮을수록 증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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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 구 경

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0∼60세 년 성인

400명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 다. 회수

된 설문지 불성실한 설문지 67부를 제외한

333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성별

분포는 남자 160명(48.0%), 여자 173명(52.0%)

이었으며, 연령별 분포는 40∼49세는 140명

(37.90%), 50∼59세는 207명(57.00%), 60세 이상

은 17명(5.1%)이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111

명(33.3%)이었으며, 종교가 있는 사람은 222명

(66.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해림(2005,

2006)의 연구에서와 같이 신애착이 종교 유

무와 계없는 보편타당하게 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을 포

함하 고, 특정 종교에 따른 분류도 하지 않

았다.

측정도구

성인애착

Brennan, Clark과 Shaver(1998)이 개발한 성인

애착 척도를 Brennan, Fraley와 Wallker(2000)가

개정하고 김성 (2004)이 번안하며 타당화한

친 계경험척도(Experience Close Relationship-

Revised; ECR-R)를 사용하 다. 성인애착 불안

과 성인애착 회피 차원을 각각 18문항씩 평가

하는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며, 수가

높을수록 성인애착 불안과 성인애착 회피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애착 불안은 버림받는

것에 한 두려움 때문에 타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자신의 정서를 과도하게 표 하는

것을 측정하고( :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필요

로 하는 지지나 애정을 주지 않을 때 화가 난

다.”) 애착 회피는 친 함에 한 회피와 타인

에게 의존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측

정한다( : “다른 사람들의 기 에 못 미칠까

걱정된다.”). 김성 의 연구(2004)에서 내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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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도계수(Cronbach's α)는 성인애착 회피 .85,

성인애착 불안 .8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체 내 합치도계수는 .90, 성인애착 회피

.90, 성인애착 불안 .87로 나타났다.

신애착

Rowatt과 Kirkpatrick(2002)이 개발한 신애착

척도(Attachment to God Scale; AGS)를 최해림

(200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총 9개의 문항으로 신애착 회피 차원(6문항)과

신애착 불안 차원(3문항) 두 차원으로 구성되

었으며, 각 문항에 해 5 Likert식 척도로

응답한다. 신애착 회피는 자기의존에 한 욕

구, 신에게 의지하거나 신과 정서 으로 친

해지는 것에 한 꺼림이나 불편함을 의미한

다( : “신은 나에게 무 심하고 냉정하다.”).

신애착 불안은 신에게 거부당하거나 버려지는

것에 한 두려움, 신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

치가 있는가에 한 불안, 신과의 계에

한 지나친 몰입이나 걱정을 의미하며( : “신

은 때로 나의 요구에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하

지 않으신다.”) 수가 높을수록 신애착 계

에서의 회피나 불안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원 척도의 내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신애착 회피 .92, 신애착 불안이 .83이었으며,

한국 번안 척도의 체 내 합치도 계수는

.83, 신애착 회피 .93, 신애착 불안 .54이었다.

본 연구에서 체 내 합치도 계수는 .76이었

며, 신애착 회피 .85, 신애착 불안 .60이었다.

성

이경열(2003)이 한국인의 성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성 척도를 사용하 다. 성

척도는 개인의 가치와 희망, 삶의 이유를 아

는 삶의 의미와 목 ( : “나는 내가 사는 이

유를 안다.”), 인생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며

외 인 상황과는 계없이 삶을 안정 으로

유지하는 내 자원( : “나는 내가 뜻하는

로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우주와 우주

존재를 포함하는 자기, 타인 모든 세계

가 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연결성( : “나는

타인을 친근하게 느낀다.”), 내 , 외 사건들

을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각( :

“나는 지 나의 생각과 느낌을 알아차린다.”),

상 존재나 힘 는 창조주와의 계를 의미

하는 월성( : “나는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

어 있음을 안다.”),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자비심( :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잘 보살

핀다.”) 등 6개의 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

는데, 각 하 요인별 5개 문항씩 이루어져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하여 5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며, 수가 높

을수록 성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척

도의 체 내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체 내 합치도 계

수는 .92로 나타났다.

심리 안녕감

Ryff(1989)에 의해 개발된 심리 안녕감 척

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S)를 김명

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타당화한 축약 을

사용하 다. 자기수용( :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정

인 계( :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 한

화를 나 는 것을 즐긴다.”), 자율성( : “내

스스로 정한 기 에 의해 내 자신을 평가하지

남들의 기 에 의해 평가하지 않는다.”), 삶의

목 ( : “나는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

다.”), 환경에 한 통제력( :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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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 : “나에게 있어서 삶은 끊임없이 배

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등 6개의

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문항이

다. 각 문항에 해 5 Likert 식 척도로 응답

하며 수가 높을수록 심리 안녕감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체 내 합

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0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첫째, 각 변

인의 서술통계량을 산출하 으며, 변인들 간

의 련성을 악하기 하여 상 분석을 실

시하고, 신뢰도 분석을 해 내 합치도를 검

토하 다. 둘째, 신애착 회피와 불안이 성인애

착 회피와 불안 각각과 심리 안녕감 간의

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하여 다회

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하여 부스트랩을 실시

하 다. 셋째, 성인애착 회피와 불안, 신애착

회피와 불안 각각의 계에서 성이 조 효

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기 하여 Hayes(2015)

가 제안한 모형 차에 따라 SPSS Macro

PROCESS의 모델 1을 통해 조 변인이 투입된

경로에서 조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 다. 이때 조 변인의 어느 부분에서

조건부 효과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하여

존슨-네이만(Johnson-Neyman Technique)에 의한

유의미성을 검증하 다. 한 통합 모형인

성의 조 된 매개효과 검증을 해 모델 7을

사용하여 성인애착 회피와 불안이 신애착 회

피와 불안을 매개로 심리 안녕감에 미치는

향에 한 성의 조 된 매개효과를 확인

하 다. 마지막으로 간 효과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하여 부스트랩을 실시하 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서술통계 상 분석

성인애착 회피는 성인애착 불안(r=.33 p<.01),

신애착 회피(r=.24 p<.01), 신애착 불안(r=.11

p<.05)과 정 상 을 나타냈으며 성(r=-.32

p<.01), 심리 안녕감(r=-.56 p<.01)과는 부

상 을 나타냈다. 성인애착 불안은 신애착 회

피(r=.13 p<.01), 신애착 불안(r=.16 p<.01)과

정 상 을 나타냈으며 성(r=-.32 p<.01),

심리 안녕감(r=-.36 p<.01)과는 부 상 을

나타냈다. 신애착 회피는 성(r=-.38 p<.01),

심리 안녕감(r=-.32 p<.01)과는 부 상 을

나타냈으나, 신애착 불안과의 련성은 유의

미하지 않았다. 신애착 불안은 성(r=-.16

p<.01), 심리 안녕감(r=-.17 p<.01)과 부 상

을 나타냈고, 성은 심리 안녕감(r=.68

p<.01)과 정 상 을 나타냈다. 구체 인 결

과는 표 1과 같다.

성인애착과 심리 안녕감 간의 계에서 신

애착의 매개효과

성인애착 회피와 심리 안녕감 간의 계

에서 신애착 회피의 매개효과

성인애착 회피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신

애착 회피와 심리 안녕감 각각을 종속변인

으로 하여 향력을 살펴본 결과, 성인애착

회피는 신애착 회피에 정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β=.24, p<.001) 성인애착 회

피는 심리 안녕감에 부 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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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β=-.56, p<.001). 다음으로 성인

애착 회피와 신애착 회피를 동시에 독립변인

으로 투입하여 심리 안녕감과의 계를 살

펴본 결과, 성인애착 회피는 심리 안녕감에

부 향을 미치고(β=-.52, p<.001), 신애착

회피 역시 심리 안녕감에 부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β=-.20, p<.001) 부분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매개모형에서 간 효과

매개모형 검증 B β t  F

성인애착 회피→ 신애착 회피 0.24 .24 4.63*** .06 19.91***

성인애착 회피 → 심리 안녕감 -0.26 -.56 -12.39*** .31 153.52***

신애착 회피 → 심리 안녕감 -0.10 -.20 -4.22***

.35 89.60***
성인애착 회피 → 심리 안녕감

( 신애착 회피 통제 후)
-0.25 -.52 -11.33***

Bootstrapping(10,000)
Effect SE

95% CI

Low High

-.02 0.01 -.0414 -.0134

주. ***p<.001

표 2. 성인애착회피와 심리 안녕감 간의 계에서 신 애착회피의 매개효과 검증

1 1-1 1-2 2 2-1 2-2 3 4

1. 성인애착 1

1-1. 성인애착 회피 .84** 1

1-2. 성인애착 불안 .79** .33** 1

2 신애착 .27** .24** .20** 1

2-1. 신애착 회피 .23** .24** .13* .75** 1

2-2. 신애착 불안 .16** .11* .16** .71** 　.06 1

3. 성 -.39** -.32** -.32** -.37** -.38** -.16** 1 　

4. 심리 안녕감 -.57** -.56** -.36** -.34** -.32** -.17** 　.68** 　1

평균 3.39 3.00 3.77 2.74 2.57 2.91 3.58 3.56

표 편차 0.59 0.76 0.68 0.52 0.74 0.69 0.41 0.38

왜도 -0.51 -0.12 -0.45 -0.26 -0.10 -0.69 -0.11 0.04

첨도 0.64 -0.10 0.48 0.60 -0.48 1.05 0.01 0.31

주. **p<.01, *p<.05

표 1. 주요 변인 간 서술통계 상 분석 결과 (N=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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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하

여 부스트랩을 실시한 결과, 95% 신뢰 구간이

[-.0414∼-.0134] 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

문에 신애착 회피의 간 효과가 유의미하 다.

즉, 성인애착 회피는 신애착 회피에 정

향을 미치고, 궁극 으로 심리 안녕감에 부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구체 인 결

과는 표 2와 같다.

성인애착 불안과 심리 안녕감 간의 계

에서 신애착 불안의 매개효과

성인애착 불안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신

애착 불안과 심리 안녕감 각각을 종속변인

으로 하여 향력을 살펴본 결과, 성인애착

불안은 신애착 불안에 정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β=.16, p<.01) 성인애착 불안

은 심리 안녕감에 부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36, p<.001). 다음으로 성인애

착 불안과 신애착 불안을 동시에 독립변인으

로 투입하여 심리 안녕감과의 계를 살펴

본 결과, 성인애착 불안은 심리 안녕감에

부 향을 미치고(β=-.11, p<.001), 신애착

불안 역시 심리 안녕감에 부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β=-.35, p<.05) 부분 매개효

과가 검증되었다. 매개모형에서 간 효과 크

기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하여

부스트랩을 실시한 결과, 95% 신뢰 구간이

[-.0268∼-.0017] 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

문에 신 애착 불안의 간 효과가 유의미하

다. 즉 성인애착 불안은 신애착 불안에 정

향을 미치고, 궁극 으로 심리 안녕감에

부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구체 인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인애착과 신애착 간의 계에서 성의 조

효과

성인애착 회피와 신애착 회피 간의 계에

서 성의 조 효과

성인애착 회피와 신애착 회피 간의 계에

서 성이 조 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하여 우선 으로 변인들을 평균 심화(mean

centering)하여 분석하 다. 분석 결과, 1단계

회귀모형에서는 신애착 회피에 한 성인애착

매개모형 검증 B β t  F

성인애착 불안→ 신애착 불안 0.16 .16 2.91** .03 8.52**

성인애착 불안 → 심리 안녕감 -0.20 -.36 -7.01*** .14 49.17***

신애착 불안 → 심리 안녕감 -0.06 -.35 -2.22*

.13 27.36***
성인애착 불안 → 심리 안녕감

(신애착 불안 통제 후)
-0.20 -.11 -6.11***

Bootstrapping(10,000)
Effect SE

95% CI

Low High

-.01 0.01 -.0268 -.0017

주. ***p<.001, **p<.01, *p<.05

표 3. 성인애착 불안과 심리 안녕감 간의 계에서 신애착 불안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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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의 주효과와 성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단계 모형에서

성인애착 회피와 성의 상호작용항이 신애착

회피에 미치는 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

체 인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인애착 불안과 신애착 불안 간의 계에

서 성의 조 효과

성인애착 불안과 신애착 불안 간의 계에

서 성이 조 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하여 우선 으로 변인들을 평균 심화(mean

centering)하여 분석하 다. 분석 결과, 1단계

회귀모형에서 신애착 불안에 한 성인애착

불안의 주효과와 성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2단계 모형에서

성인애착 불안과 성의 상호작용항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는 향력 역시 유의미하 다. 구

체 인 결과는 표 5와 같다.

조 변인의 체 구간 어떤 부분에서 독

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지는 알 수 없어 존슨-네이만(Johnson-Neyman

Technique)에 의한 유의미성 검증결과, 조 변

수의 크기가 –1.25 이상 .06이하 역에서 성

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가 유의미하 다. 즉, 성 수 이 1표

편차 낮은 집단과 평균 집단에서 성 수 이

낮을 때 성인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신애착 불

안이 유의미하게 상승하 다. 한, Aiken,

West와 Reno(1991)가 제시한 ± 1SD에서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 수 이 낮

을 때는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

는 향이 유의미하 으나, 성 수 이 높을

때는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는

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높은 성 수

이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는

향을 완화시켰다. 구체 인 결과는 표 6, 그

림 2와 같다.

단계 측변인 B β t  ∆ F

1단계
성인애착 불안 0.14 .12 2.12*

.03 - 6.52**

성 -0.20 -.12 -2.10*

2단계 성인애착 불안 x 성 -0.30 -.12 -2.30* .04 .01 6.16**

주. **p<.01, *p<.05

표 5. 성인애착 불안과 신애착 불안 간의 계에서 성의 조 효과

단계 측변인 B β t  ∆ F

1단계
성인애착 회피 0.12 .13 2.41*

.17 - 31.10***

성 -0.60 -.34 -6.32***

2단계 성인애착 회피 x 성 -0.13 -.47 -1.17 .18 .01 21.22***

주. ***p<.001, *p<.05

표 4. 성인애착 회피와 신애착 회피 간의 계에서 성의 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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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애착과 심리 안녕감 간의 계에서

성의 조 된 매개효과

성인애착 불안과 심리 안녕감 간의 계

에서 신애착 불안과 성의 조 된 매개효과

성인애착 불안과 심리 안녕감 간의 계

에서 신애착 불안의 매개효과가 성 수 에

따라 조 되는지 검증한 결과, 1단계 매개변

인 모형에서 성인애착 불안은 신애착 불안에

유의미한 정 향을 미쳤고(B=.14, p<.05)

이러한 향력은 성 수 이 높아지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30, p<.05). 2단계의

종속변인 모형에서 성인애착 불안이 심리

안녕감에 미치는 직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

났고(B=-.19, p<.001), 신애착 불안이 심리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도 유의미하 다(B=-.06,

p<.05). 성 수 에 따른 간 효과 크기의 변

화가 유의미한지 Hayes(2015)가 제안한 조 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지표인 Index를 확인한

결과 95% 신뢰구간이 [.0013∼.0551]로 0을 포

함하지 않기 때문에 조 된 매개효과가 유의

미하 다. 즉, 성 수 이 낮아짐에 따라 간

효과의 크기가 커졌다. 구체 인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종속변인 측변인
조 변인

Effect SE t
95% 신뢰구간

( 성) Low Up

신애착

불안

성인애착

불안

M-1SD .27 0.09 3.13** .10 .44

M .14 0.06 2.47* .03 .26

M+1SD -.02 0.07 0.23 -.13 .16

주. **p<.01, *p<.05

표 6. 성 수 에 따른 신애착 불안에 한 성인애착 불안의 단순 주효과

그림 2. 성인애착 불안과 성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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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성인애착과 심리 안녕감의

계에서 신애착의 매개효과와 성인애착과 신애

착의 계를 성이 조 하는지를 검증하고,

성인애착이 신애착을 통해 심리 안녕감에

미치는 향에서 성의 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년 성인

4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하 고, 최종 으

로 333명의 자료를 분석 상으로 하 다.

우선 으로 주요 변인들 간의 련성을 살

펴본 결과, 성인애착 회피는 신애착 회피와는

정 련성을 가진 반면, 성과 심리 안

녕감과는 부 련성을 나타냈다. 성인애착

불안 역시 신애착 불안과 정 련성을 가진

반면, 성과 심리 안녕감과는 부 련성

조 변인

( 성)
Effect SE

95% 신뢰구간

Low Up

M-1SD -.4185 -.0170 0.0090 -.0399 -.0034

M .0000 -.0090 0.0052 -.0241 -.0017

M+1SD .4185 -.0011 0.0057 -.0133 .0101

표 8. 성 수 에 따른 심리 안녕감에 한 신애착 불안의 간 효과

변인
매개변인 (신애착 불안)

B SE t

상수 2.89 0.04 74.27***

성인애착 불안 0.14 0.06 2.47*

성 -0.18 0.09 -1.90

성인애착 불안× 성 -0.30 0.13 -2.30*

변인
종속변인 (심리 안녕감)

B SE t

상수 3.75 0.08 44.17***

성인애착 불안 -0.19 0.03 -6.61***

신애착 불안 -0.06 0.03 -2.22*

Index
조건부 간 효과 SE

95% CI

Low High

.02 0.01 .0013 .0551

주. ***p<.001, *p<.05

표 7. 성인애착 불안과 심리 안녕감의 계에서 신애착 불안과 성의 조 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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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냈다. 이는 성인애착 유형이 신애착

유형과 정 련성이 있다는 국내외 연구 결

과를(신승범, 2015; 최해림, 2006; Kirkpatrick,

1999; Kirkpatrick & Shaver, 1992)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한 성인애착이 성 심리

안녕감과 유의미한 련성을 가진다는 결과는

일반 성인과(박인숙, 김은하, 2018) 년기 성

인을(김유진, 2015) 상으로 성인애착 유형과

성의 련성을 검증한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인애착 회피와 심리 안녕감의

계에서 신애착 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성인애착 회피는 심리 안녕감에 직

으로 부 향을 미치고, 신애착 회피를

통해서도 부 향을 미침으로써 신애착 회

피가 부분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 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애착 회피가 심리 안녕

감에 직 인 향을 미칠 뿐 아니라(김정문,

2010; 김 주, 함경애, 천성문, 주동범, 2012)

신애착 회피를 통해서도 간 으로 향을

미침을 시사하는 것으로 성인애착 회피가 신

애착 회피에 향을 미치고 궁극 으로 심리

안녕감에 부정 인 향을 미침을(Homan,

2014) 알 수 있다. 한 성인애착 회피가 신애

착 회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Kirkpatrick(1992)이 제시한 일치가설 즉, 성인애

착의 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과의 애착

계를 형성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성인애착의 내 작동모델이 동일

하게 신과의 애착에서도 내 작동모델로 작용

한다는 경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이보라,

요섭, 2014; Kirkpatrick, 1999; Kirkpatrick &

Shaver, 1992). 년 성인은 책임감과 압감으

로 신앙생활을 통해 안식의 상으로서 신과

의 계맺음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내 작동모델로 인해

신과도 안정 인 계를 맺기 어려울 수 있다.

그 다면 이러한 심리 역동에 한 상담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성인애착 회피가 신애착 회피에 정

인 향을 미칠 때 성의 조 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성인애착 회피가 신애착 회피에

미치는 향력을 성이 조 하지 못하는 결

과는 성인애착과 련된 이 연구결과들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성인애착 회피의

경우, 정서 문제를 회피하고 인 계에서

심리 거리를 최 화하기 때문에 성인애착

불안인 경우와 달리 안 기지로서 자에

한 갈구와 신뢰 수 이 낮을 수 있고 자기

의존 성향이 높을 수 있다(김병직, 오경자,

2013). 즉, 강한 자기의존으로 자를 신뢰

하지 않음에 따라 오히려 성 수 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심리 안녕감 수 이 낮았다

(김유진, 2015). 따라서 성이 조 변인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성인애착 회피의 경우 안정애착으

로의 변화나 심리 안녕감 수 을 향상시키

려는 상담 개입에서 성을 조 변인으로

선택하는 것은 신 한 근이 필요함을 시사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성인애착 불안과 심리 안녕감의

계에서 신애착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

과, 성인애착 불안은 심리 안녕감에 직

으로 부 인 향을 미치고, 신애착 불안을

통해서도 부 인 향을 미침으로써 신애착

불안이 부분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 다.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향을 미치

고(김정문, 2010; 김 주 등, 2012) 궁극 으로

심리 안녕감에 부정 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상에게 인정받기 해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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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성인애착 불안의 경우 신과의 계

에서도 자신이 신에게서 사랑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며 낮은 심리 안녕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는 성인애착 회피와 신애착 회피의

계와 같이 Kirkpatrick(1992)이 제시한 일치가

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애

착 불안 역시 신과의 계에서 안정 인 계

를 맺지 못하고 자신의 내 작동모델을 반복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

는 향에 있어서 성의 조 효과에 해 살

펴본 결과,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성의 조 효과는 유

의미하 다. 이는 성 수 에 따라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는 향력이 달라

짐을 시사하는 것이다. 구체 으로 성 수

이 낮을 때는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는 향이 유의미하 으나, 성 수 이

높을 때는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

치는 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성

수 이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에 미치

는 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이다. 획득된 안정애착으로의 변화요인으로

애착에 미치는 종교의 향이 강조된 바 있지

만(Kirkpatrick, 1992; Kirkpatrick & Shaver, 1992;

Main, Goldwyn & Hesse, 2002) 반드시 종교

맥락에서 경험되지 않은 성(Steger & Frazier,

2005) 역시 성인애착 불안의 향력을 완화시

킬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신과의 정

인 계 경험이 불안정 애착에서 안정 애착

으로의 변화를 진시켜 획득된 안정애착을

갖게끔 하는 만큼(정고운, 2011) 상담 장면에

서 성 수 을 높임으로써 획득된 안정애착

을 형성하게 하고 이는 다시 신과의 애착을

안정 으로 재구축함으로써 궁극 으로 심리

안녕감을 높일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그

다면 더 큰 자에게 의지하며 삶의 압

감을 극복하고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년 성인에게 상담 장면에서 성 수 을 향상

시키려는 노력은 요하다고 할 수 있다(Cutris

& Davis, 1999; Faiver et al., 2000).

다섯째,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을 통

해서 심리 안녕감에 향을 미칠 때 신애착

불안의 매개효과 크기가 성 수 에 의해 조

되는지를 검증한 결과, 성의 조 된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 다. 즉, 성 수 이 높을수

록 성인애착 불안이 심리 안녕감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신애착 불안의 매개효과가

작아졌다. 이는 성인애착 불안이 신애착 불안

을 통해 심리 안녕감에 미치는 향력을

성이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살

펴본 성인애착 회피와 신애착 회피의 결과와

는 비되는 것인데, 성의 보호요인으로서

의 역할은 성인애착 불안의 경우에 국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보호

요인으로서의 성 발달을 진시키기 해서

는 우선 으로 내담자의 성인애착 유형이 불

안 유형인지 혹은 회피 유형인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

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차별 인 상담 개입을 시도할 수 있을 것

이다.

지 까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는 우선 으로 국내에서 성인애착

과 신애착 련 연구들은 유일신을 믿는 신앙

인들만을(목회자, 신학생, 기독교인) 연구 상

으로 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일신이 아

닌 보편화된 신의 개념으로 종교인과 비종교

인을 분류하지 않고 통합 으로 탐색하 다는

이다. 이는 종교 유무를 떠나 년 성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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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담에서 신 혹은 성 등을 어떻게 도

입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모색하 다는 의

의도 있다.

둘째, 성인애착과 신애착과의 련성을 본

격 으로 논의하고, 년 성인의 성인애착과

이로 인한 신애착이 심리 안녕감에 미치는

향력과 이러한 과정에서 조 변인으로 작용

할 수 있는 성의 역할을 검증함으로써 변인

들 간의 구체 인 계를 탐색하 다는 의의

가 있다. 그동안 성인애착이 년 성인의 심

리 안녕감에 미치는 향력을 단선 으로

이해하는 에서 벗어나 신애착과 성 등

년기의 발달 주제를 반 하는 변인들을

포함함으로써 년 성인의 심리 안녕감을

보다 포 으로 이해하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 과 추후 연구에

한 함의를 살펴보면, 우선 으로 연구 상

자들 가운데 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

으로 높았다는 이다. 이는 본 연구가 일

반인들의 보편화된 신의 개념에 기반하 기

때문에 종교 유무에 따른 분류를 하지 않았지

만, 추후에는 종교인과 무교인 자를 구분하여

각 집단에서 변인들 간의 구조 계가 어떠

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한 보편화된 신의 개념에 기반하 지만 종

교인들과 달리 비종교인들에게는 여 히 신의

개념이 모호할 수 있고, 평소 잘 생각해 보지

않았기에 응답의 신뢰성에 제한 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 혹은

안 기지로서 보편화된 신의 개념에 한 타

당도와 응답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모형은 횡단

자료에 기반한 만큼 종단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성인애착이 신애착에 미치

는 향의 변화 과정을 살피고, 이 과정에서

성의 조 효과 역시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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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Adult-Attach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Attachment to God and Spirituality

Mun Jeong Park Jin Yi Jang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ity through

attachment to Go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400 middle

aged adults(40’s to 60’s) participated and 333 data were analyzed. There was a mediating effect of

avoidant attachment to Go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voidant adult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oderating effect of spiritu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voidant adult attachment and

avoidant attachment to God was not significant. A mediating effect of anxious attachment to Go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ous adult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as found.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of spiritu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ous adult attachment and anxious

attachment to God. Finally, spirituality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anxious adult attach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anxious attachment to God.

Key words : adult attachment, psychological well-being, attachment to God, spirituality, moderated mediating 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