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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 계와 경계선 성격의 련성에서

자기개념, 방어기제의 매개효과

우 상 우 장 문 선†

경북 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특성과 기 상 계 경험, 자기개념 그리고 방어유형의 련성을 확인해 보았

다. 이를 해 남녀 학생 474명을 상으로 기 상 계척도, 자기개념 질문지, 한국형방어유형설문지,

한국 성격장애진단 질문지를 실시한 후, 얻어진 자료를 기 로 부모에 한 기 상 계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련성에서 자기개념과 방어유형의 매개효과를 검토해 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변수들에 한 계 다회귀분석 결과, 언변수들의 총 설명력은 46% 으며 부모와의 기

상 계 경험은 경계선 성격을 18% 설명하 고, 기 상 계 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기개념은 6%의

설명력을 추가하 으며, 방어기제는 이들 두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22%의 고유한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둘째, 경로분석을 통해 이들 변수간의 인과 계를 확인한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에 한 부정 기

상 계가 자기개념과 방어유형을 통해 경계선 성격에 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차이가 있었다. 구체 으로,

어머니와의 부정 기 상 계는 직 으로 혹은 자기개념과 미성숙 방어유형을 거쳐 간 으로 경계

선 성격에 이르도록 하지만, 아버지와의 부정 기 상 계는 자기개념과 미성숙 방어유형의 매개효과만

이 유의하 다. 셋째, 경로모델에서 상정하 던 자기개념과 방어유형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수 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부정 인 기 상 계 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계에서 부정 자기개념과

미성숙 자기억제 방어유형이 매개작용을 하며, 이들 변수의 매개효과는 부모 각각에서 차별 인 양상을

보인다는 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 과 시사 을 논의하 다.

주요어 : 기 상 계, 자기개념, 방어유형, 경계선 성격,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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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DSM-Ⅳ-TR(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서는 성격장애를

청소년기나 기 성인기에 발 되는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서도 안정 이며 경직된 주

경험과 행동이 지속되는 양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성격특성에 한 개념은 사회

는 개인 맥락 환경의 폭넓은 범 에서

나타나는 자기 자신과 환경에 한 사고, 환

경과 계하는 방식, 그리고 자기와 환경을

수용하는 지속된 양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APA, 2000). 이 듯 성격특성이라는 것은 성

격장애처럼 극 으로 두드러진 부 응 인 양

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일 되게 자신의 행동

과 주 환경에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의

응 방식과 환경의 압력에서 취약한 상황에

직면할 시 그 지 않은 사람들 보다 자신의

성격특성에 해당하는 성격장애의 특징을 보

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Boschen &

Warner, 2009). 특히, DSM에서 경계선 성격장

애를 인 계, 자기상, 반 인 정서 불안

정성을 드러내며, 이러한 핵심특성에서 비롯

된 다양한 증상들이 기 성인기에 시작되어

다양한 상황에서 지속 으로 나타나는 충동

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 다(APA,

2000).

경계선 성격과 련된 연구들에서 일치하는

은 경계선 성격은 상황에 따라 매우 낮은

기능수 에서부터 신경증 인 불안정성에 이

르는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며, 매우 불안

정한 자기경험을 드러낸다는 것이다(Clarkin,

2006; Clarkin & Levy, 2006; Grilo, 2004). DSM에

서 언 되고 있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구체

인 기 을 보면, 불안정한 정서성과 극단 인

감정경험 그리고 극단 이상화와 평가 하가

반복되는 불안정하고 강렬한 인 계를 보인

다는 것이며 더해 정체감 혼란, 자기 괴

인 충동성, 자살 련 사고 행동, 만성 공

허감, 분노조 의 어려움, 스트 스를 견뎌내

는 자아기능의 약화를 보인다. DSM에서 경계

선 성격의 양상들은 Kernberg(1967)의 을

근간으로 정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Kernberg

는 경계선 성격조직이라는 개념으로 경계선

성격을 설명하면서 그 구체 인 기 으로 자

아약화, 원시 방어사용, 상 계의 곤란 등

의 특징 인 양상을 보인다고 하 다. 이 듯

경계선 성격조직의 개념은 DSM에서 언 된

불안정한 정서성과, 극단 감정경험, 자아기

능의 약화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추가 으

로 내재화 된 상 계와 특이한 방어기제 사

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Kernberg, 1975).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

애에 해 임상 양상을 심으로 분류한

DSM의 거에 따라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정

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계선 성격특성의

기 상 계와 자기개념 그리고 방어유형과의

련성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경계선 성격의 임상 양상은 다른

성격장애와도 상 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지만 특징 인 것으로는 자기와 타인에 한

표상 계경험에서 하게 불안정하고

부정 인 양상을 보이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Marziali, MunroeBlum, & Links, 1994). 이러

한 자기에 한 표상 계 경험에서 불안

과 불안정한 감정경험을 설명하는 데에는

Kernberg를 시한 상 계 이론가들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다. 구체 으로, Winnicott(1963)

은 충분히 좋은 엄마역할과 안아주기 등의

정 인 계경험을 제공하게 되면 온 한 자

기감(sense of self)을 경험하게 되는 요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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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 하 고 Fairbairn(1946)은 생애 기에서부

터 인간을 통합 이고 체 존재로 가정하

고 이러한 체성이 특징 인 상과의 계

경험을 통해 다시 새로운 성격구조를 형성하

게 된다고 하 다.

여기에서 상(object)의 개념은 자기와 자기

가 아닌 것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정신 에

지이며 이러한 정신 에 지가 투여된 사람이

나 장소 그리고 사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과 계하는 주체

가 자기표상이며 이 둘 간의 계 경험을

상 계 경험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김진숙,

김창 , 이지연, 2007, Clarkin, 2006). 이러한

이론들에서 일 된 주장은 상을 경험하고

계하려는 욕구로부터 상을 탐색하려는 것

자체가 삶의 기본 욕동이라는 것이며 기

상, 주요 양육자와의 계 경험이 이후 생

애에서도 지속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Schrafft & Fairbairn, 1997). Clarkin(2006)은 이와

같은 상 계 경험을 심으로 경계선 성격

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하 으며, 발달단계

에서 경험하게 되는 본능 정서 는 기억흔

들에 의해 특유의 증상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 다. 경계선 성격에서 자기표상이

부정 이고 불안정한 것은 기 주요 상과

의 계에서 정서 인 철수와 무시 등의 부정

인 계경험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상선, 신민섭, 이훈진, 2007; Arnow 1991;

Greene, 1996). 이러한 부정 이고 비일 인

상과의 기 계경험은 자기정체감을 불안

정하게 만들며 정서 갈등을 처리하기 한

방어기제로써 분열을 사용하여 상황에 따라

자기 표상의 부분 인 측면만을 경험하게 되

는 것이다(Lynum, 2008). 다시 말해, 역기능

인 기 계경험으로 인해 부정 자기표상과

상표상이 형성되고 분열과 같은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통해 인 계에서 끊임없이 재

된다고 할 수 있다(Gacono 1992; Zodan, 2009).

이러한 맥락에서, 경계선 성격을 이해하기

해서는 기 상 계의 특성과 계경험에 의

해 형성된 자기개념 이것을 보상하기 해

이루어지는 방어기제를 통합 으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우선, 개인의 기 상과의 계 경험이

요하다는 측면에서 어머니와의 계 경험은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성격을 포함한

다양한 심리 특성과 행동에까지 많은 향

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rnstein &

O'Neill, 1992). 그리고 경계선 성격장애를 보이

는 성인의 생애 기에 부모의 양육방식이 양

가 이며 아동을 하는 동기가 갈등 인 양

상을 보인다고 보고하 다(Newnan & Stevenson,

2005). Zanarini 등(1989)은 경계선 성격장애 환

자들의 부분이 기 부모와의 계를 거

이며 평가 하와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경험

하 다고 보고하고 매우 불안정한 상태 다고

지각하 다(Zanarini, Gunderson, Marino, Schwartz,

& Frankenburg, 1989).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심으로 한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인 계 경험은 성격과 태도, 가치 등에 매

우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김순천, 1995). 한편, 경계선 성격의 형성에

있어 주요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기 계 경

험에 한 연구와 더불어 최근 아버지와의

계 경험에 한 연구 한 이루어지고 있다.

김상선은 부모의 반 인 애정이 부족하면서

방치를 하 다고 지각하고 합리 설명을 덜

해 다는 것과 더불어 아버지가 학 를 하

던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김

상선, 2007). 한 경계선 성격을 포함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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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격장애를 보이는 환자들에서 매우 일반

으로 어머니를 ‘거리감이 있다’, ‘ 립 이

다’, ‘배타 이다’ 등의 시각으로 보고하는 것

과 함께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아버지가 자신

을 주장하는데 실패한 것이 요한 이라고

하 다(Zanarini & Frankenburg, 1997). 이는 부

모들과의 상 계에서 과잉간섭보다는 무시

함이 더 요한 요인일 수 있으며 Johnson

(1999)은 소아기의 방임은 경계선 성격과 요

한 연 성이 있음을 언 하 다. 이러한 결과

들은 어머니가 유일한 일차 양육자 던 과거

와는 달리, 맞벌이 부부의 증가, 이혼율의 상

승 등 가족문화의 변화가 격해진 최근에는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요해졌

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기

에 아버지와의 계경험 한 경계선 성격의

형성에 어머니와의 계와는 차별화된 향을

미칠 것이라 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어머니와의 기 상 계 경험과 더불어 아버

지와의 기 상 계 경험에 한 련성

향에 해 탐색 인 근을 해 보고자 하

다.

경계선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서 기 상

계 경험과 더불어 자기개념에 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자기개념은 상과의

계경험을 통해 심 표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써 상 계 이론을 심으로 깊은 설

명이 이루어져 왔다. 상 계 이론가들은 아

이의 욕구에 해 일 이지 않은 반응과 더

불어 계의 욕구에서 좌 경험이 반복되면서

자신과 타인에 한 상이 불안정하게 되고 부

정 인 모습으로 형성된다고 하 다(Garbard,

2005). 이러한 자기 타인에 한 표상은

재의 인 계 장면에서 개인의 특성으로 재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성격특성을 이해하는

데에서 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권석만,

2002). 특히,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

러한 자기표상이 정과 부정 사이에서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기 주요 상

과 부정 인 계경험으로 반 인 부정

자기 타인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김상선, 2007). 이는 성격 인 측면과

함께 고려해 볼 때 기 상 계 경험을 바

탕으로 재의 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으

로 볼 수 있으며 실에서 부 응 인 계방

식일지라도 지 까지 유지해온 계 경험을

고수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기 상 계 경

험을 고수하려는 노력은 지 까지 사용해 온

자신의 성격특성에 맞는 방어기제로 나타날

수 있다(Green, 1996; Kernberg, 1967, 1973). 경

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개인은 불안정하고 부

정 인 자기개념을 상쇄시키기 해 자기 심

이고 불안을 회피하기 한 부 응 인 방

식의 방어를 하게 된다. 인 계에서 경험되

는 갈등과 불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한 방안으로써 타인에게 강압 인 요구나 모

종의 자격을 부여하여 이를 유지하려고 하며

이러한 계의 유지가 불가능해 질 경우 심한

불안으로 인해 극단 인 해결책으로써 자해나

자살 시도 등의 처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Zanarini, 1990). 불안을 상쇄시키기 한 해결

책으로써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보이는 방어기제는 자기억제의 결여에서

나타나는 충동 방어와 함께 미성숙한 방어

라 할 수 있는 분열, 원시 이상화, 기 형

태의 투사, 투사 동일시, 부정, 지 능감

과 평가 하 등이다(Kernberg, 1975; Zanarini,

2009). 이러한 방어기제 사용의 반복은 갈등

상황의 해결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며

주 의 부정 시각을 유도하게 되면서 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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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 되고 자기 통제감 상실과 자살시도

자해행동 등 자기억제의 기능이 하되게 된

다고 할 수 있다(MacKinnon & Michels, 1971;

Phebe, 1999). 경계선 성격특성에서 방어기제의

사용은 기본 인 미성숙한 방어와 함께 이러

한 방어가 기능 으로 작동이 잘되지 않을 시

자기억제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을 이해하기

해서 이제까지 연구들에서 나타났던 기

상 계의 특성을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을 구

분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기 상 계 경

험으로부터 형성되는 자기개념의 양상을 살펴

과 동시에 이로부터 보이는 자기개념이

실과 상호작용을 할 때 나타나는 처방식으

로써 방어기제의 사용을 통한 매개모델이 경

계선 성격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가에 한

탐색을 시도해 본 것이다. 이러한 목 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첫째, 경계선 성격특성과

각각 부모와의 기 상 계경험 그리고 자기

개념과 방어기제 간의 련성을 확인해 보았

으며 둘째, 경계선 성격특성을 언할 수 있

는 원인론 인 변수로서 부정 인 기 상

계와 자기개념 그리고 방어기제의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셋째, 부모 각각에 해 기

상 계와 자기개념, 방어기제 경계선 성격

특성 간의 계를 모델화하여 그 합도를 검

증하 다. 이를 통해, 기 상 계가 경계선

성격에 미치는 향에 있어 자기개념과 방어

기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이것이 부모 각

각에서 차별 양상을 보이는지를 검증해 보

았다.

방 법

참가자

구 역시 소재 학교에서 2008년 2학기

과정의 심리학 련 과목을 수강 인 학생

556명을 상으로 하 으며 웹기반으로 구성

된 설문지를 사용하 다. 이에 포함된 설문지

는 어머니, 아버지 각각에 해당하는 기

상 계척도, 자기개념 척도, 한국 방어유형

설문지, 경계선 성격 척도에 해당하는 문항들

로 구성된 한국형 성격장애진단 설문지 다.

얻어진 자료 반응 락이나 무작 반응 등

으로 인해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제외한 474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최종분석을

하 다(남 n=161, 여 n=313).

평가도구

기 상 계 척도

학생의 상 계를 측정하기 하여 김사

훈(1998)이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한 상 계

질문지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Benjamin의

행동의 구조 분석(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SASB)의 분류 기 을 기 로 해서 김

창 와 이명우(1996)에 의해 조사된 우리나라

그림 1. 기 상 계, 자기개념, 방어기제, 경계선 성격 간의 연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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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의 양육 태도에 한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한 것이다. 이 척도에는 극사랑형, 인정

형, 방임형, 통제형, 무시형, 비난형, 공격형,

과잉보호형의 여덟 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수의 범 는 각각 1-5 으로 수

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더 높은 계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신뢰성

계수는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85/.85 다.

자기개념질문지

자기개념질문지(Self-Concept Scale)는 이훈진

(1997)이 제작한 척도로 자기의 특정 하 속

성에 한 신념을 측정한다. 신체, 도덕, 성격,

가정, 사회, 능력 측면의 자기개념을 5 척도

이며 높은 수로 채 이 될수록 자기개념을

정 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 신뢰성 계수는 .92로 나타났다.

한국 방어유형 질문지

한국 방어유형 질문지(Korea-Defense Style

Questionnaire)는 조성호(1999)가 타당화 연구에

서 사용되었던 것을 사용하 고, 방어유형은

여러 개의 개별 방어기제들로 구성되어 있으

며 요인분석 결과 하 요인으로는 요인 1로

미성숙한 방어유형(행동화, 투사, 분열, 공상,

수동-공격, 소비), 요인 2로 응 방어유형

(유머, 능, 승화, 부정), 요인 3으로 자기억제

방어유형(억제, 반동형성, 철수, 취소), 그리고

요인 4로 갈등회피 방어유형(체념, 격리)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성 계수는 .88

이었다.

한국형 성격장애진단 설문지

서재삼과 황순택(2006)이 신뢰도 타당도

연구를 해 사용한 것으로 DSM-Ⅳ의 10개

성격장애를 진단하는데 필요한 주요 성격병리

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119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하 척도로는 편집성, 분열성, 분열

형, 반사회성, 경계선, 연극성, 자기애성, 회피

성, 의존성, 강박성 성격에 련된 문항이 포

함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에

포함되는 16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 다. 본

척도의 신뢰성 계수는 .75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각각 척도에 한 내 신뢰도를 알아보기

해 Cronbach's α를 계산하 으며 인구학 특

성과 각 척도 간의 상 을 확인하기 하여

상 계수를 산출하 다. 이상의 척도 기

상 계척도는 경계선 성격을 설명하는 데

있어 부모 각각에 한 부정 기 상 계

경험과 련된 변수를 사용하여 해당 문항만

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경계선 성격특

성에 해 기 상 계의 설명력을 알아보았

고 더해, 자기개념과 방어유형의 독립 인 설

명력을 알아보기 해서 기 상 계의 설명

력을 통제한 후 자기개념과 방어유형을 언

변수로 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더불어 기 상 계가 경계선 성격을 설명하

는 데에 자기개념 방어유형의 매개효과를

확인해보기 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 으며

경로들에서 나타나는 변수들의 매개효과의 유

의수 을 확인하기 해 각각 변수마다 매개

효과의 유의수 을 bootstrap 방법과 Sobel test

로 알아보았다. 이상의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

에 한 유의수 은 .05수 으로 통일하 으

며 이에 사용한 통계패키지 로그램은 SPSS

14.0과 AMOS 7.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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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경계선 성격특성과 각 변수들 간의 상

참가자들 체 집단의 평균 연령은 23.15세

(SD=2.28)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 편차는 표 1에 제시하 다(표 1).

경계선 성격특성과 기 상 계, 자기개념

그리고 방어유형 간의 계를 알아 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계선 성격특성은

부모 모두와의 부정 기 상 계 경험과

정 상 을, 자기개념과는 부 상 을 보

다, 각각 , 모; r=.38, p<.01, 부; r=.32, p<.01,

r=-.43, p<.01. 방어유형과의 상 에서는 응

방어유형과는 부 상 , 미성숙, 자기억제,

갈등회피와는 정 상 을 보 다(표 2), 각각

r=-.14, p<.01, r=.66, p<.01, r=.27, p<.01,

r=.40, p<.01.

경계선 성격특성에 한 각 변수들의 설명력

이상 언변수들이 경계선 성격특성을 설명

할 수 있는 정도를 알아보기 해 부모와의

부정 기 상 계 변수와 자기개념 그리고

방어유형 변수를 언변수로 하여 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1 단계에서 부모와

의 부정 인 기 상 계 변수를 투입하고 2

단계에서 자기개념, 3 단계에서 방어유형 변

수를 각각 투입하 다. 결과, 경계선 성격특성

변 수 1 2 3 4 5 6 7 8

기 상

계

1 모_부정 -

2 부_부정 .35* -

3 자기개념 -.43* -.39* -

방어유형

4 응 -.12* -.10* .57* -

5 미성숙 .45* .38* -.53* -.12* -

6 자기억제 .30* .22* -.32* -.05 .54* -

7 갈등회피 .40* .29* -.51* -.13* .61* .49* -

8 경계선 .38* .32* -.43* -.14* .66* .27* .40* -

*p <.05

표 2. 각 변수들에 한 상 (n=474, 남=161, 여=313)

변수
M(SD)

t
남 여

모_부정 101.56(28.98) 106.68(32.51) -1.75

부_부정 116.39(37.36) 113.52(33.46) .85

자기개념 115.54(16.39) 111.05(14.97) 2.91*

응 42.74(7.70) 39.80(7.26) 4.02*

미성숙 66.92(13.53) 69.47(13.36) -1.95

자기억제 35.37(6.95) 35.42(5.91) -.08

갈등회피 12.45(3.84) 12.26(3.63) .51

경계선 40.02(7.48) 43.99(7.28) -5.52*

*p <.05

표 1. 각 변수들에 한 평균과 평균차이(n=474,

남=161, 여=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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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부모와의 부정 기 상 계 경험

은 18%의 독립 인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났고 자기개념 변수가 6%, 방어유형이 22%

의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R2=.18, p<.01; ΔR2=.06, p<.01; ΔR2=.22,

p<.01. 이에 경계선 성격을 설명하는 데에서

투입된 언변수들의 총 설명량은 46%로 나

타났다.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경계선

성격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언변수들의

상 기여도를 살펴보면, 부모와의 부정

기 상 계 경험이 높고, 부 β=.05; 모 β

=.08, 자기개념이 부정 일수록, β=-.07, 그리

고 자기억제 방어유형의 사용이 낮고 미성숙

방어유형 사용이 높을수록, 각각, β=-.13, β

=.64,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다 더 잘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경로모델 검증

본 연구에서는 기 상 계가 경계선 성격

특성에 향을 주게 되는 경로에서 자기개념

과 방어유형의 매개모델을 검증해 보고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해 보았다. 이에 한

모델 합도 지수는 표 4에 제시하 다.

우선 연구모델로서 부모와의 부정 기

상 계가 경계선 성격특성을 설명하는 체

경로에서 자기개념 방어유형의 완 매개모

델을 검증해 본 결과 반 인 모델 합도는

단계 변수 β t R2 ΔR2 F

1 .18 .18 52.58*

모_부정 .30 6.75*

부_부정 .22 4.88*

2 .24 .06 37.87*

모_부정 .20 4.48*

부_부정 .14 3.09*

자기개념 -.29 -6.15*

3 .46 .22 47.90*

모_부정 .08 2.00

부_부정 .05 1.40

자기개념 -.07 -1.32

응 -.02 -.45

미성숙 .64 12.90*

자기억제 -.13 -3.11*

갈등회피 -.01 -.24

*p <.05

표 3. 경계선 성격특성에 한 각 변수의 계 다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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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NC=27.123,

CFI=.877, TLI=.539, RMSEA Lo-Hi=.198-.274.

이후 체 경로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계수

를 보인 부모와의 기 상 계변수와 자기개

념 변수에서 자기억제로 가는 경로를 제거한

후 미성숙 방어유형에서 자기억제 방어유형으

로 가는 경로를 추가하여 수정모델 1의 합

도를 검증해 보았다. 이에 수정된 부분매개수

정모델 1을 검증해본 결과 모든 합도 지수

는 표 4에 제시하 다.

다음으로 어머니와의 부정 기 상 계

와 경계선 성격특성 간에서는 자기개념과 방

어유형의 부분 매개모델을, 아버지와의 부정

기 상 계와 경계선 성격특성 간에서는

완 매개모델을 수정모델 2를 통해 검증해

보았다(그림 4). 결과, 모든 합도 지수는 양

호한 수 을 보 고 수정모델 1보다 간명한

모델로써 수정모델 2가 경계선 성격특성과 각

변수들 간의 경로를 보다 더 잘 설명하고 있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모 모

두와의 부정 기 상 계 경험이 자기개념

미성숙 방어유형과 자기억제 방어유형을

완 매개로 하는 수정모델 3을 검증해 보았다

(그림 5).

결과, 1개의 경로를 제거한 만큼의 간명한

모델이 되었으며 모든 합도 지수가 양호한

수 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모두와의 기

상 계 경험이 자기개념과 미성숙 자기

억제 방어유형을 완 매개로 하여 경계선 성

격특성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과로

Model NPAR CMIN df p NC CFI TLI AIC
RMSEA

Lo90 Hi90

수정모델11) 18 3.467 3 .325 1.156 .999 .997 39.417 .000 .082

수정모델22) 17 5.337 4 .254 1.334 .998 .994 39.337 .000 .078

수정모델33) 16 10.018 5 .075 2.004 .994 .982 42.018 .000 .088

1) 부모 부분매개모델, 2) 모 부분매개모델, 부 완 매개모델, 3) 부모 완 매개모델

표 4. 경계선 성격특성 련 요인들의 경로모델에 한 최 우도 모델부합도 지수

***

***

***

***

***

***

***

***

*

그림 3. 기 상 계, 자기개념, 방어유형 그리고 경계선 성격특성에 한 수정모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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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수정 모델이

모두 양호한 합도 수 을 보 기 때문에 이

에 한 각 수정모델 비교를 해 계 모

델비교 분석(hierarchical/ nested model analysis)으

로 보다 우수한 설명력을 가진 모델이 무엇인

가를 확인해보았다. 이에 산출된 값은 표 5에

제시하 다.

결과 수정모델 2가 가장 합한 모델로 확

인이 되었으며 부모와의 기 상 계 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향에 있어 자기

개념과 미성숙 자기억제 방어유형의 매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종 으로 선

택된 수정모델 2에서 나타난 부모와의 부정

기 상 계가 경계선 성격을 설명하는 자기

개념과 방어유형의 매개효과의 수용여부를 확

인하기 해 Bootstrap 매개효과 검증을 하 고

이와 더불어 Sobel test1)를 통해 부모 모두와의

부정 기 상 계 각각에서 나타난 자기개

***

***

***

***

***

***

***

***

*

*

그림 4. 기 상 계, 자기개념, 방어유형 그리고 경계선 성격특성에 한 수정모델 2

***

***

***

***

***

***

***

**

**

그림 5. 기 상 계, 자기개념, 방어유형 그리고 경계선 성격특성에 한 수정모델 3

단계 Model DF CMIN p

1
수정모델 1 1 1.87 .171

수정모델 2 2 6.552 .038

2 수정모델 3 1 4.681 .030

표 5. 수정모델1에 한 수정모델 2와 수정모델 3

의 모델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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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 미성숙 방어유형 각각에 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 다. 결과는 표 6과 표 7에 제

시하 다.

결과, 우선 으로 Bootstrap 매개효과 검증에

서는 어머니와의 기 상 계 경험이 경계선

성격을 설명하는 데에 직 효과가 유의함과

동시에 자기개념, 미성숙 자기억제 방어기

제의 총 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아버지와의 기 상 계 경험은 경

계선 성격을 설명하는 데에 직 효과는 유의

하지 않은 수 에서 나타났으나 자기개념, 미

1) z-value = a*b/SQRT(b2*Sa2 + a2*Sb2); a = 측변

수와 매개변수 간의 비표 화 회귀계수 / sa = a

에 한 표 오차 / b =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비표 화 회귀계수 / sb = b에 한 표

오차.

성숙 자기억제 방어기제의 총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유의했던 매개효과를 보인 각각에

매개변수에 한 Sobel test를 실시하 다. 결

과, 부모 모두와의 기 상 계 경험은 자기

개념 그리고 미성숙 방어유형의 총 매개효과

는 두 매개변수 각각에서 유의한 매개효과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어머니; 자기개념 z=2.849, p<.05, 미성숙

z=5.318, p<.05. 아버지; 자기개념 z=2.761,

p<.05, 미성숙 z=3.515, p<.0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특성에 해 부

계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체 직 매개 체 직 매개

모_부정→경계선 .078* .021* .058* .324* .085* .239*

부_부정→경계선 .037* .000 .037* .169* .000 .169*

*p<.05

주) 매개변수; 자기개념, 미성숙 자기억제 방어기제

표 6. 수정모델 2에 한 효과분해표

매개효과 a Sa b Sb ab Sab z

①→③→⑤ -.167 .021 -.058 .019 .010 .000 2.849*

①→④→⑤ .103 .018 .375 .026 .039 .000 5.318*

②→③→⑤ -.123 .019 -.058 .019 .007 .000 2.761*

②→④→⑤ .058 .016 .375 .026 .022 .000 3.515*

*p <.05

주) ①=모_부정, ②=부_부정, ③=자기개념, ④=미성숙, ⑤=경계선

표 7. 수정모델 2에서 자기개념 방어유형의 매개효과에 한 Sobel 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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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의 기 상 계 경험과 자기개념 그리고

방어유형의 설명력을 알아보고 부모 각각의

기 상 계 경험이 자기개념 방어유형을

매개로 경계선 성격특성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선행연

구와 련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경계선 성격특성과 련이 있는 것으

로 설명되었던 기 상 계와 자기개념 그리

고 방어유형 변수들을 언변수로 하여 이들

이 경계선 성격특성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가

를 알아본 결과, 부모 모두와의 부정 기

상 계 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을 설명하는

데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는 Zanarini

와 Frankenburg(1997)의 결과에서 주요 양육자

인 상과의 부정 인 기 상 계 경험이

경계선 성격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결과

와 일치하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아버지와의

계경험 한 요한 변수로 확인 되어졌다.

이후 기 상 계 경험의 설명을 통제하고

나서도 자기개념과 방어기제의 경계선 성격에

한 설명이 높아졌으며 이들 변수 역시 경계

선 성격특성을 설명하는데 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방어유형에

서는 미성숙과 자기억제 방어유형이 상 으

로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상의 두 가지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정

기 상 계, 부정 자기개념 그리고 미성숙

방어의 사용이 증가되고 자기억제 방어의 사

용이 감소할 시에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은 기존 연구에서 보 던 부정 기

상 계 경험과 부정 자기개념 그리고 방어

기제 각각과의 경계선 성격특성에 한 독립

인 련성을 동시 으로 포 할 수 있는 결

과라 할 수 있다. 이로써 경계선 성격특성을

설명하는 데에 이상의 변수들 모두를 함께 고

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실제를 더욱 잘

반 할 수 있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 기 해

볼 수 있다. 둘째, 경로모델을 검증한 결과에

서는 경계선 성격특성을 설명하는 데에 부모

와의 부정 기 상 계 경험이 부정 인

자기개념을 통해 미성숙 방어유형을 거치는

경로가 가장 유의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방어유형 미성숙 방어가 상

당히 많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랜

시간동안 지속 으로 유지하고 있는 계경험

방식이나 자기개념과 련된 것뿐만 아니라

실에서 처하는 방식에서 성이 상당히

요한 측면이라 볼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분석에서의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이며 Greene(1996),

Lynum(2008)의 연구에서도 설명되어 졌던 기

상 계 경험과 부정 자기개념 그리고 미

성숙한 방어유형들 각각이 경계선 성격과 높

은 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종합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자기개념과 미성숙 자기억제

방어유형의 매개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부정 기 상 계

경험에 따라 차별 인 설명 양상을 보 다.

구체 으로 어머니와의 부정 기 상 계

경험이 경계선 성격을 직 으로 설명이 가

능함과 동시에 자기개념과 미성성숙 방어유형

의 매개효과를 통해 설명하는 것 한 가능하

다. 반면에 아버지와의 부정 기 상

계 경험은 경계선 성격특성을 직 으로 설

명하는 것은 실을 잘 반 하지 못하는 모델

로 나타났고 자기개념과 미성숙 자기억제

방어유형의 완 매개효과가 보다 유의한 설명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어

머니와의 부정 기 상 계는 경계선 성격



우상우․장문선 / 기 상 계와 경계선 성격의 련성에서 자기개념, 방어기제의 매개효과

- 465 -

특성을 직 으로, 혹은 자기개념과 방어기

제를 통해 간 으로 경계선 성격을 설명할

수 있지만, 아버지와의 부정 기 상 계

는 자기개념과 미성숙 자기억제 방어유형

을 거치는 완 매개효과를 바탕으로 설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

해 보면, 김상선(2007), Arnow(1991), Greene

(1996) 등의 결과에서 보 던 경계선 성격을

형성하는 데에서 어머니와의 기 상 계의

부정 인 양상을 직 으로 반 하는 것이라

는 것은 아버지와의 계 경험과 비교했을 경

우 차별 인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 첫째, 부모 모두와의 계에서 부정

인 기 상 계 경험이 많을지라도 재

가지고 있는 자기개념과 실에 한 방어양

식의 성에 따라 경계선 성격특성의 양상

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Green, 1996; Kernberg, 1967, 1973) 둘째, 아버

지와의 부정 인 기 상 계경험은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

만 부정 자기개념과 방어유형에 의미 있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들의 매개효과를 나

타나게 함으로써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제까지의 주요양육자인 어머

니와의 계경험을 강조해 온 것과 더불어 경

계선 성격특성을 형성하는 데에서 아버지와의

계경험 한 요한 요소로 고려해 야할

것이라는 시사 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마

지막으로, 이상의 결과로부터 경계선 성격에

한 치료 인 시사 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재 부각되고 있는 치료법들과 더불어 본 연

구결과에서 보이듯 경계선 성격에 많은 설명

을 해 수 있는 기경험, 자기개념, 방어기

제에 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내담자

환자에 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더해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성격에 한 이해와 수용을 도모하고

재 가지고 있는 자기개념을 정 인 방향

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근과 한 방어양

상을 사용을 향상시키는 데에 직 인 도움

을 수 있는 근이 가능할 것이라 기 된

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첫째,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 집단이 아니라는 으로 환자집단에 직

인 일반화가 어려울 것이며 경계선 성격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상들이 기 상 계

경험과 자기개념 그리고 방어유형에서 보이는

양상을 확인하는 것에 한정된 결과로 받아 들

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척도들은 총합 수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 기 때문에 부모와의 부정 기 상 계

경험 특히 어떠한 방식의 부정 기 상

계 경험이 요한 요인인지를 구체 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으며, 자기개념에서도 역시

하 요인에 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못하 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의 하 요인

에 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각 변수들을 측정하는 방식이 모두 자기보고

식 검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 내

과정 역동을 알아보고자 하는 변수들을

잘 변할 수 있는가에 한 제한 이 있었다.

기 상 계 경험이나 방어기제에는 복잡한

심리 기제가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이는 개인이 부정 인 심리 내 경험이

일어날 시 무의식 인 과정을 통해 방어를 하

게 된다(문성호, 2001). 기 상 계를 측정

하는 데에 있어서는 주요 양육자의 평정이나

역동 심층 면 을 포함시키거나 이를 민감

히 측정할 수 있는 척도와 함께 실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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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타당화 작업을 하는 것 한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의식 인 방어를

상 으로 통제할 수 있는 투사 검사 등의

보다 세련된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남녀에 해 각기

이들 변수들 간의 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 까지 연구결과에서 경계선 성격장

애에 한 남녀 각각의 유병률에 해서는 일

반인의 경우 2%, 외래환자의 경우 10%, 입원

환자의 20%, 체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

여성의 비율은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

다(APA, 1994). 그리고 남녀 각각의 경계선 성

격장애 집단에서 보이는 심리 양상이 다르

며 방어기제 사용의 양상에서도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김유심, 채 호, 박 숙, 1999; 유

달, 2003).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경계선 성격에

한 남녀 각각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 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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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on Effect of Self-Concept and Defense Mechanism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Object Relationships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Sang-Woo Woo Mun-Seon Chang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 early object relationship

experience, self-concept, and defense mechanisms. For this research, 474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ere asked to answer the early object relationship scale, self-concept scale, Korea-defense style questionnaire,

and Korea-personality disorder scale. Subsequently, we studie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and

defense mechanism on the association of early object relationship experience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early object relationship experience with parents accounted for 22% of borderline

personalities, self-concept in a controled state where early object relationship experience was restricted

contributed a further 6%, defense mechanisms in a state that those two variables was restricted accounted

for 22% of the results from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f the variables. Additionally,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way negative early object relationship concerning the mother and father affected

borderline personalities through self-concept and defense mechanism. In particular, a negative early object

relationship with the mother created borderline personalities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self-concept and

immature defense mechanisms; however, only the indirect path through self-concept and immature defense

mechanism was meaningful in early object relationships with the father. Further,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and defense mechanism, which was introduced from the path model, was significant as a result

of the Sobel test. This research demonstrated that negative self-concept, immaturity, and self-restrictive

defense mechanisms serve to mediate the prog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arly object

relationships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Further, the mediating effect of these variables was variable

with respect to each parent. Finally, the limitations and suggestion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early object relation, self-concept, object concept, defense mechanism, borderline personality, mediating 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