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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Barratt 충동성 검사-11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허 심 양 오 주 용 김 지 혜†

성균 학교 의과 학 삼성서울병원 정신과학교실

본 연구에서는 1959년에 Barratt이 개발한 후 재 11 까지 개정 차가 이루어진 Barratt 충동

성 검사-11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 Patton, Stanford, & Barratt, 1995)을 우리말로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 다. 서울 소재 학생 270명을 상으로 한국 Barratt 충동성 검

사-11을 실시한 결과, 척도의 내 일치도가 하 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우수한 수

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국 Barratt 충동성 검사-11이 충동성,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

애 증상과 유의한 정 상 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우울 불안과는 상 으로 낮은 정

상 계를 보이고 있어 수렴 변별 타당도도 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한

국 Barratt 충동성 검사-11이 신뢰롭고 타당한 심리측정 속성을 지닌 도구임을 시사해 다.

주요어 : Barratt 충동성 검사-11(BIS-11), 충동성, 신뢰도, 타당도, 확인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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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의력이 부족하며 생각 없이 갑작

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을 ‘충동 인 사람’이라

고 지칭한다. 이러한 ‘충동 인 사람’은 충동

조 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 계를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 게 충동성은 개인의 성격을 구성하는 성

격 특질로 간주되기도 하고, 때로는 일상생활

에서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이러한 충동성은 복잡하고 다양한 개념

을 가지고 있어 조작 인 정의가 쉽지 않으며,

많은 연구에서 충동성의 정의와 범 가 다양

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 충동성은 여러

역에서 범 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성격심

리학의 역에서는 성격특질의 하나로 개념화

하는 한편, 이상심리학이나 정신병리학의

역에서는 행동장애의 징후로 간주되기도 하고,

정신의학에서는 사회 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

동이나 사회 으로 일탈된 행동과 련된 것

으로 본다(이은경, 1999).

충동성은 계획능력의 부족, 결과를 고려하

지 않은 채 지나치게 빨리 반응하는 경향, 자

극추구 성향, 험을 감행하고자 하는 것, 지

연된 보상보다는 즉각 인 보상을 선호하는

것 등의 자기조 의 문제를 반 하는 다양한

범 의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Evenden, 1999).

이 게 의의 개념으로 충동성에 해 구

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ysenck와

Eysenck(1985)는 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

거나 생각 없이 일을 시작하는 성격 특질로,

Gray(1987)는 험이나 불이익이 오는데도 불

구하고 시작한 행동을 단하거나 조 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성격 차원으로 충동성을 정

의하고 있다.

한 Moeller, Barratt, Dougherty, Schmitz와

Swann(2001)은 충동성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가

할 수 있는 부정 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 혹은 외 자극에 해 빠르고 무계

획 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이라고 정의하고 있

으며, Barratt과 Patton(1983)은 충동성이 생물학

으로 결정된 인지 속도, 행동 제지능력,

상황을 견하고 미리 계획할 수 있는 능력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개념화하

다. 유사한 개념으로는 Cloninger, Svrakic과

Przybeck(1993)이 제작한 기질 성격검사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의 자극추

구 요인이 있으며, 이는 새로운 자극이나 잠

재 인 보상 단서에 하면 이러한 자극에 끌

리면서 행동이 활성화되는 유 인 경향성으

로 볼 수 있다. 한편, Barkley(1997)는 충동성을

행동조 의 어려움으로 정의를 내렸으며, 이

는 자기통제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즉, 상황에 해 미리 고려하거나 목표지향

인 활동을 일으키는 고차원 인 인지기능의

부족으로 볼 수 있다. 이 게 충동성은 성격

을 구성하고 개인의 행동 경향성을 설명하는

요한 특질로 많은 연구에서 다루고 있지만

충동성의 정의가 연구마다 다양하여 연구결과

들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반 으로 충동 인 사람은 사회에서 문

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충동 인

행동은 공격성(Houston, Stanford, Villemarette-

Pittman, Conklin, & Helfritz, 2003)이나 약물남

용(Swann, Dougherty, Pazzaglia, Pham, & Moeller,

2004)과 같이 사회 으로 일탈된 행동과도

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한 임상

장면에서 충동성은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

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Ⅳ; DSM-Ⅳ)에 포함된 다양한 정신장

애의 증상으로 연구의 심이 되어 왔다. 충

동성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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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특징이며, 다

른 곳에 분류되지 않는 충동조 장애(간헐성

폭발장애, 도벽 , 방화 , 병 도박, 발모 )

의 핵심 증상이기도 하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한 Dougherty, Mathias,

Marsh, Papageorgiou, Swann과 Moeller(2004)는 자

살시도 과거력이 있는 성인이 높은 충동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정신과 환자들이 다른 정신과 환

자들에 비해 높은 충동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증 삽화를 경험한 환자들에게서 높

은 충동성이 나타나며, 우울 삽화 상태에 있

는 환자들에게서도 통제 집단에 비해 충동성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충동성이 기분장애와 높은 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Peluso, Hatch, Glahn, Monkul,

Sanches, Najt, Bowden, Barratt, & Soares, 2007).

더불어 Peluso 등(2007)은 양극성 장애 환자들

이 재의 기분 상태와 상 없이 통제집단에

비해 충동성이 높다는 결과를 통해 충동성을

양극성 장애의 공통된 특성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자살에 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론 모델을 토 로 자살의 험

요인(suicide risk factor)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지

속되어 오고 있다. 자살행동과 자살 험요인

의 가장 요한 측변인에는 이 의 자살시

도 경험, 특정 인구학 변인, 임상 증상,

정신병리 등이 포함된다(Apter & Wassermann,

2003; Barraclough & Pallis, 1975; Beck, Steer,

Kovacs & Garrison, 1985; Fawcett, Scheftner,

Clark, Hedeker, Gibbons, & Coryell, 1987).

한 자살시도자의 약 90%가 정신과 질

환, 특히 주요우울장애, 물질 련 장애, B군

성격장애,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진

단기 을 충족시킨다고 알려져 왔다(Arsenault-

Lapierre, Kim, & Turecki, 2004; Cavanagh, Carson,

Sharpe & Lawrie, 2003). 그러나 부분의 자살

시도자들이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이 있는 모든 환자들이 자

살시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자살을 유발

하는 원인에는 정신병리 이상의 다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문헌

을 통해 공격성과 충동성이 자살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특질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온 사실이다. 이 게 충동성이 사

회 으로 일탈된 행동에 한 공통특성, 다양

한 정신질환의 원인 진단 기 일 뿐만

아니라 자살의 험요인임이 밝 짐에 따라

충동성을 평가하는 것에 한 심도 증 되

어 오고 있다.

충동성에 한 평가 역시 Barratt 충동성

검사(Barratt Impulsiveness Scale; Barratt, 1959),

Eysenck 충동성 검사(Eysenck Impulsivity Scale;

Eysenck & Eysenck, 1977)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Barratt 충동성 검사는

‘충동성’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검사 에서

가장 리 사용되고 있으며, 1959년에 제작된

이래로 재 11 까지 개정되어왔다. Barratt

충동성 검사는 정신운동 효율성(psychomotor

efficiency)과 련하여 Taylor Manifest Anxiety

Scale(Taylor, 1953)과 Cattell Anxiety Scale(Cattell,

1957)로 측정된 ‘불안’ 문항과 직교하는 ‘충동

성’ 문항을 알아보고, Eysenck와 Eysenck(1985)

의 외향성 차원과 같은 성격 특질과 련된

구조 내에서 충동성을 정의하기 해 개정

차가 이루어져 왔다. 최종 개정된 Barratt 충동

성 검사-11(Patton et al., 1995)은 인지 충동성,

운동 충동성, 무계획성 충동성 등 세 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된다. 구성개념을 살펴보면,

외부나 내부의 여러 가지 자극에 한 반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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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빠른 것을 의미하는 인지 충동성,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는 운

동 충동성, 미래에 한 측이나 견능력이

부족한 무계획성 충동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충동성을 측정하는 여러 도

구들 가운데 임상 장면 일반 집단에서 가

장 리 사용되고 있으며 재 11 까지 개정

차가 이루어진 Barratt 충동성 검사-11(Patton

et al., 1995)을 한국 으로 개정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이 수(1992)가 번안한 「충동성 검

사」가 표 화되었으나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 의 요인 부하량에 해당되지 않는

문항을 임의 으로 삭제하는 과정에서 총 30

문항의 검사가 23문항으로 축소되었다. 한

구체 인 요인분석 차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각 하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의

요인 부하량도 락되어 있었다. 이에 Barratt

충동성 검사-11을 새롭게 번안 타당화하

여 국내에서 충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에

토 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

방 법

연구 상

서울 소재 학교에서 심리학 련 수업을

수강하는 학부생 270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

시하 다. 참여자들은 본 연구 목 과 차에

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

생들로, 연령은 만 18세에서 만 30세 범

으며 남자(125명)의 평균 연령은 22.02세(표

편차 2.62), 여자(145명)의 평균 연령은 21.12세

(표 편차 1.93) 다.

차

Barratt 충동성 검사-11의 공동 자인 Patton,

J. H.와 Stanford, M. S.로부터 한국어 번안 허

가를 받아 임상심리 문가 1인과 임상심리

공 석사학 를 소지하고 임상수련 인 1인이

원척도 문항의 의미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도

우리말에 가장 가깝도록 문항을 번역하여

비문항을 구성하 다. 이후 이 언어 사용자

가 일차 비문항을 역번역하 으며, 이를 원

척도 문항과 비교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하

다.

한 Barratt 충동성 검사-11의 확인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수렴 타당도를 알아보기

해 Eysenck 충동성 검사(Eysenck, & Eysenck,

1977), 성인 ADHD 자기보고 척도(Kessler,

Adler, Ames, Demler, Faraone, Hiripi, Howes, Jin,

Secnik, Spencer, Ustun, & Walters, 2005)와의

계를 살펴보았다. 한 Beck 우울 질문지(Beck,

Ward, Mendelson, Mock, & Erbaugh, 1961), Beck

불안 질문지(Beck, Brown, Epstein, & Steer,

1988)와의 계를 통해 한국 Barratt 충동성

검사-11의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 다.

도구

Barratt 충동성 검사-11(Barratt Impulsiveness

Scale-11; BIS-11)

Patton 등(1995)이 충동성을 측정하기 해

만든 자기 보고식 검사로 인지 충동성 8문항,

운동 충동성 11문항, 무계획성 충동성 11문항

등 세 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각 문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에

따라 1 ( 그 지 않다)부터 4 (항상 그

다)의 4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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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충동성은 문제 해결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응답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을 측정

하고, 운동 충동성은 즉흥 인 행동을 통제하

지 못하는 성향을 측정하며, 무계획성 충동성

은 일에 착수하기 에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는 성향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0이었다.

Eysenck 충동성 검사(Eysenck Impulsivity

Scale; EIS)

Eysenck와 Eysenck(1977)가 충동성을 측정

하기 해 제작한 척도로, 국내에서 이 수

(1985)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

도는 무계획 행동특성, 정서 통제결함, 행

동통제결함, 반 정서조 결함의 네 가지

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 아니오로 답

하게 되어 있다. 무계획 행동특성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말이나 행동을 하는 성향을 측

정하며, 정서 통제결함은 흥분하면 진정하

기 어렵고 곧잘 화를 내는 성향을 측정한다.

행동통제결함은 충동 으로 일어나는 공격욕

구를 통제하기 어려운 성향을 측정하며, 반

정서조 결함은 스스로 조 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정서 성향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의 내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9 다.

성인 ADHD 자기보고 척도(Adult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Self-Report Scale;

ASRS-v1.1)

Kessler 등(2005)이 제작한 척도로, 국내에서

Kim, Lee와 Jung(201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다. ASRS-v1.1는 DSM-Ⅳ-TR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의 18개 진단기 들로 구성되

어 있으며, 18개 문항 ADHD 증상을 가장

잘 측하는 6문항이 트 A, 나머지 12문항

이 트 B에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6이었다.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 등(1961)이 우울증상의 정도와 유형을

가늠하기 해 개발한 척도로, 국내에서 이

호, 송종용(1991)이 번안한 Beck 우울척도를 사

용하 다. 이 척도는 우울증의 정서 , 인지 ,

동기 , 생리 증상 역을 포함하는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들은 개

인이 경험한 우울증상의 심각도가 증가함을

기술하는 4가지 문항 에서 0-3 사이의

수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0이었다.

Beck 불안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

Beck 등(1988)에 의해 개발된 불안증상을 측

정하는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 Kwon(1992)이

번안한 한국 Beck 불안척도를 사용하 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 ( 그

지 않다)에서 3 (거의 항상 그 다) 사이에

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 범 는 0 에

서 63 으로 수가 높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1이었다.

결 과

남녀 집단 간 평균 비교

한국 Barratt 충동성 검사-11의 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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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요인별 남녀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기

해 t 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한국

Barratt 충동성 검사-11의 체총 (t=-1.90,

p=.06)과 더불어 인지 충동성(t=-1.10, p=.27),

운동 충동성(t=-1.51, p=.13), 무계획성 충동성

(t=-1.92, p=.06) 어느 하 요인에서도 남녀 간

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 Barratt 충동성 검사-11의 신뢰도

한국 Barratt 충동성 검사-11의 내 일치

도를 알아보기 해 Cronbach's α를 산출하

다. 척도 체 하 요인의 내 일치도

계수는 .58～.80 수 이었다. 이는 원 척도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의 내 일치도(.5

9～.83)와 유사한 수 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Stanford, Mathias, Dougherty, Lake, Anderson, &

Patton, 2009).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해 참여

자들 에서 일부를 상으로 3주 간격을 두

고 한국 Barratt 충동성 검사-11을 재실시하

다. 참여자는 68명(남자 21명, 여자 47명)으

로 평균 연령은 21.57세(표 편차 2.11, 범

18-29세) 다. 척도 체 하 요인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89～.95로 나타나 한국

Barratt 충동성 검사-11이 시간에 걸쳐 안정

인 특질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Barratt 충동성 검사-11의 하 요인

간 상

한국 Barratt 충동성 검사-11의 하 요인

척도
내 일치도

(Cronbach's alpha)

검사

평균(표 편차)

재검사

평균(표 편차)

검사-재검사

신뢰도(r)

Total BIS-11 .80 64.57(10.38) 64.34(9.50) .95

인지 충동성 .70 16.22(3.41) 15.85(3.36) .90

운동 충동성 .58 22.49(4.20) 22.41(4.07) .91

무계획성 충동성 .61 25.87(4.53) 26.07(3.83) .89

주. BIS-11=Barratt Impulsiveness Scale-11.

표 1. 한국 Barratt 충동성 검사-11의 신뢰도

Total BIS-11 인지 충동성 운동 충동성 무계획성 충동성

Total BIS-11 -

인지 충동성 .81** -

운동 충동성 .81** .53** -

무계획성 충동성 .80** .47** .44** -

주. BIS-11=Barratt Impulsiveness Scale-11.
**p<.01.

표 2. 한국 Barratt 충동성 검사-11의 하 요인 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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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상 을 표 2에 제시하 다.

인지 충동성 수와 운동 충동성 수 간

상 은 r(270)=.53, p<.01, 인지 충동성 수와

무계획성 충동성 수 간 상 은 r(270)=.47,

p<.01, 운동 충동성 수와 무계획성 충동성

수 간 상 은 r(270)=.44, p<.01로 나타났다.

한국 Barratt 충동성 검사-11과 거 변인

들 간 상

한국 Barratt 충동성 검사의 타당도를 알

아보기 해 련 척도들과의 상 분석을 실

시하 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 다. 먼

,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 무계

획성 행동특성, 정서 통제결함, 행동통제결

함, 반 정서조 결함을 포함하는 충동성

과의 련성을 살펴보면, 한국 Barratt 충동

성 검사-11 총 은 ASRS(r(270)=.64, p<.01), EIS

(r(270)=.65, p<.01)와 모두 정 상 을 보

다.

각 하 요인 한 상 으로 낮지만 이와

유사한 상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한

국 Barratt 충동성 검사-11 총 은 우울

(r(270)=.22, p<.01), 불안(r(270)=.39, p<.01)과

모두 상 으로 낮은 정 상 을 보 다.

확인 요인분석

한국 Barratt 충동성 검사-11의 체 문항

을 각 하 요인 별로 문항 분석한 내용을 표

4에 제시하 다. 확인 요인분석을 시행하기

에, 척도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해 Kolomogorov-Smirnov 검정을 시행하 다.

검정 결과, 2개의 편포된 문항(16. 나는 직장

을 옮겨 다닌다: 왜도=1.81, 첨도=3.61, 21. 나

는 자주 이사 다니는 편이다: 왜도=1.94, 첨도

=3.61)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Mplus6을 사

용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모

델 합도를 평가하기 해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을 살펴

보았다. 일반 으로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합당한 모형으로 단하며, RMSEA는 .05 보다

작으면 좋은 모형(close fit), .05에서 .08 사이이

면 합당한 모형(reasonable fit), .08에서 .10 사이

이면 다소 부 합한 모형(mediocre fit), .10 보

다 크면 받아들일 수 없는 모형(unacceptable)으

로 간주한다(Browne & Cudeck, 1992).

확인 요인분석의 합도를 표 5에 제시하

다. 원 척도의 분석 차에 따라 1차 요인에

따른 3요인 모형과 2차 요인에 따른 6요인 모

Total BIS-11 인지 충동성 운동 충동성 무계획성 충동성

ASRS .64** .64** .49** .42**

EIS .65** .57** .55** .45**

BDI .22** .30** .16** .08

BAI .39** .40** .33** .22**

주. BIS-11=Barratt Impulsiveness Scale-11; ASRS=Adult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Self-Report Scale;

EIS=Eysenck Impulsivity Scale;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BAI=Beck Anxiety Inventory.
**p<.01.

표 3. 한국 Barratt 충동성 검사-11과 다른 척도들 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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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요인 1차 요인 문항

인지

충동성

attention

5. 나는 집 을 잘 못한다.

9. 나는 어떤 일에든지 쉽게 집 할 수 있다.

11. 나는 일할 때나 놀 때 잠시도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

20. 나는 골똘히 생각하는 편이다.

28. 나는 화를 보거나 강의를 들을 때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한다.

cognitive instability

6. 나는 온갖 생각을 쉬지 않고 떠올린다.

24. 나는 취미가 자주 바 다.

26. 나는 종종 주제와 련 없는 생각들을 하곤 한다.

운동

충동성

motor

2.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한다.

3. 나는 결정을 빨리 내리는 편이다.

4. 나는 낙천 인 사람이다.

17. 나는 “충동 으로” 행동한다.

19. 나는 즉흥 으로 행동한다.

22. 나는 충동구매를 하곤 한다.

25. 나는 버는 것 이상으로 돈을 쓰는 편이다.

perseverance

16. 나는 직장을 옮겨 다닌다.

21. 나는 자주 이사 다니는 편이다.

23. 나는 한 번에 하나씩만 생각한다.

30. 나는 미래 지향 인 사람이다.

무계획성

충동성

self-control

1. 나는 일을 시작하기 에 세 하게 계획을 세운다.

7. 나는 여행을 떠나기 에 미리 꼼꼼히 계획을 세운다.

8. 나는 자제력이 있는 편이다.

12. 나는 주의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13. 나는 안정된 직장 생활을 유지하려 애쓴다.

14.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한다.

cognitive complexity

10. 나는 꾸 히 축을 한다.

15. 나는 복잡한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18. 나는 복잡한 문제에 해 생각하려고 하면 곧 싫증이 난다.

27. 나는 미래보다는 재에 더 심이 있다.

29. 나는 어려운 문제 푸는 것을 좋아한다.

표 4. 한국 Barratt 충동성 검사-11의 문항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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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제시하 다. Barratt 충동성 검사-11(Patton

et al., 1995)의 1차 요인에 따르면, 이 척도는

한 번에 한 가지 과제에 집 할 수 있는 것

(attention), 사고 주입과 사고 질주(cognitive

instability), 충동 으로 행동하는 것(motor), 일

인 생활방식에 한 것(perseverance), 주의

깊게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는 것(self-control),

어려운 과제를 즐기는 것(cognitive complexity)으

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국 Barratt 충동성 검

사-11은 원 척도의 요인구조와는 상이한 결과

를 나타내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충동성에 한 반 인 개념을

측정하기 하여 1959년에 Barratt이 개발하여

최근 11 까지 개정 차를 거친 Barratt 충동

성 검사(Barratt Impulsiveness Scale; Patton et al.,

1995)를 새롭게 타당화한 것이다. 한국

Barratt 충동성 검사-11은 체 척도 하 요

인이 .89에서 .95의 높은 검사-재검사 신뢰도

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내 일치도 계수가

.80으로 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하

요인인 운동 충동성의 내 일치도가 상

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운동

충동성 문항 일부가 낮은 문항-총 간 상

을 보이고 있는 것과 련된 것으로 생각된

다. 한 한국 Barratt 충동성 검사-11은 무

계획성 행동특성, 정서 통제결함, 행동통제

결함, 반 정서조 결함을 포함하는 충동

성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과 높

은 정 상 계를, 우울 불안과 상

으로 낮은 정 상 계를 보이고 있어

한 수렴 변별 타당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결과는 한국 Barratt 충동성 검사-11이

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나타내고 있는 검사

임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Barratt 충동성 검사

-11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 1차 요인분석을

통한 6요인 모형 2차 요인분석을 통한 3요

인 모형 모두 합한 모형값이 나타나지 않

고 있었다. 다만, 이탈리아의 연구(Fossati, Di

Ceglie, Acquarini, & Barratt, 2001)에서도 문항

번안 타당화 하는 과정에서 3개의 문항

이 문항-총 간 상 계에서 내 일치도

를 해시키고 있었으며, 터키의 연구(Gülec,

Tamam, Gülec, Turhan, Karakus, Zengin, &

Stanford, 2008)에서도 Barratt Impulsiveness Scale-

11의 총 30개 문항 8개 문항이 낮은 문항-

총 간 상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탈리아와 터키를 비롯하여 일본의 연

구(Someya, Sakadon, Seki, Kojima, Reist, Tang, &

Takahashi, 2001)에서도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

지로 6개의 1차 요인 3개의 2차 요인에서

원 척도와 상이한 문항이 한 요인으로 구성되

는 을 비추어 볼 때, Barratt 충동성 검사-11

의 구성개념에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학생을

모형 χ2 df TLI CFI RMSEA

3요인 1424.446 402 .448 .490 .097

6요인 1250.202 396 .532 .574 .089

주.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표 5. 한국 Barratt 충동성 검사-11에 한 확인 요인분석의 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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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Barratt 충동성 검사-11을 실시하 는

데, 상군에 합하지 않은 문항(13. 나는 안

정된 직장 생활을 유지하려 애쓴다, 16. 나는

직장을 옮겨 다닌다, 21. 나는 자주 이사 다니

는 편이다, 25. 나는 버는 것 이상으로 돈을

쓰는 편이다)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

할 수 있다. 이에 향후 학생을 포함한 일반

성인집단과 나아가 임상 집단을 상으로

Barratt 충동성 검사-11을 실시하여 새롭게 요

인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요인

분석에서 원 척도와의 차이 은 부분 으로

문화 인 차이와 문항의 번안에 기인할 가능

성이 있으므로 이에 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많은 연구

자들이 충동성이 다각 인 구성개념이라는

Barratt(1985)의 결론에 해서 동의하고 있으

며, 이러한 복합 인 구성개념을 통해 일반

인 의미에서 충동성을 정의하거나 다른 임상

증후군과의 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용이

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1

차 요인 혹은 2차 요인에 해서 고려하지 않

은 채 Barratt 충동성 검사-11 총 만 보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충동성의 하 요

인들이 복잡한 구성개념이기 때문에 상 으

로 각각의 하 요인이 개인의 일반 인 충동

성 수 을 정확히 얼마나 반 하는지에 해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Stanford

et al., 2009). 이 게 Barratt 충동성 검사-11의

각 하 요인의 내 일치도 하 요인 별

상 계를 살펴보았을 때, 충동성을 단일한

개념이 아닌 다각 인 면을 포함하는 복합

인 구성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보인다.

충동성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증

상과 높은 상 계를 나타내며, 더불어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 불편감과도 낮은 정

상 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충동성이 임상장

면에서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Ⅳ;

DSM-Ⅳ)에 포함된 다양한 정신장애의 핵심 증

상임을 밝히는 결과로 볼 수 있겠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에 한 제안

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는 서울 소재 학교 학부생만을 상으로 하

기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 성인의 표 인

표집으로 보고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에 다양한 연령과 지역에 따른 추가 인 연구

와 더불어 임상집단을 상으로 교차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기보고식 문항의 한계를 지 할 수 있다.

자기보고식 검사는 자신이 경험해 온 상황을

떠올려 보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나 단에 해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회상에 의존하므로 이 보고가 얼마나 평소의

충동성을 제 로 반 하고 있는지에 한 문

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자기보고식 문항

과 함께 충동성을 측정하는 실험과제를 통해

개인의 충동성을 측정할 수 있다면 주 인

보고와 실제 충동성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

Barratt 충동성 검사-11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

써 국내 임상 연구 실제 임상에서 이용될

수 있는 유용한 측정도구를 마련한 것에서 시

사 을 얻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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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version of the Barratt Impulsiveness Scale,

11th version: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Sim-Yang Heo Ju-Yong Oh Ji-Hae Kim

Department of Psychiatr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he Barratt Impulsiveness Scale (BIS) is a widely known, self-applied measurement of impulsiv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

(BIS-11). Seoul college students were used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cale. The BIS-11

was found to have good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In addition, it had appropriat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with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impulsivity and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and a low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nd anxiety. Consequently, the Korean

version of the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 appears to be a reliable and valid psychometric property.

Key words : BIS-11, Impulsiveness, Reliability, Validit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