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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물질 남용과 의존은 자신뿐 아니라 가정 및 주변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세계적

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 주도 하에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국제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약물 문제는 지속적으로 불거

져 아편, 헤로인 및 코카인 등의 마약류, 암페타민류의 항정신

성 약물, 대마류 남용과 관련하여 문제의 심각성은 지속되고 

있다. 2008년 유엔 발간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아편과 코카인의 

남용은 정체인 반면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남용은 증가하고 있

어 2007년 암페타민류 각성제 남용자 수는 약 3400만 명으로 추

산되고 있으며, 마약류 남용자 가운데 그 수가 가장 많은 대마 

남용 인구는 약 1억 9000만 명으로 보고되고 있다.1) 국내의 경

우 2011년 마약류범죄백서에 약물 사용자가 전체의 69.6%를 

차지하며 그 대부분이 메스암페타민 사용자이고, 다음이 대마 

18.9%로 타 마약류 사용과 달리 대마 사용자는 현재 증가 추

세로 확인되어 이와 관련 약물 중독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2)

약물 남용의 원인을 단일 이론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므로, 

병인에 대한 연구가 유전을 포함한 생물학적 요인, 성격 기질적 

요인, 그리고 사회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 등 크게 세가지 측

면에서 이루어진다.3)

생물유전학적 기질 이론에 입각한 Cloninger 등4)5)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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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선천적 기질은 유전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질이 개

인의 성격 특성을 결정하고 특정한 소인이 높은 사람들에 있어

서 다른 사람들보다 중독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6) 그리고 Cloninger 등7)은 이러한 선천적 기질을 자

극추구(novelty seeking, 이하 NS), 위험 회피(harm avoidance, 

이하 HA),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이하 RD) 등의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이는 각각 도파민계, 세로토닌계, 노르에

피네프린계와 연관되어 있으며 신경생물학적 차원의 기능적 상

호작용으로 정상 인격의 다양성과 인격장애 및 행동장애의 형

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즉,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개인은 충동적이고 쉽게 흥분하며 무질서한 특성을 나타

내 도파민계의 낮은 활성과 연관성을 보이며 이를 보상하고자 

도파민 활성을 높여주는 새로운 탐색적인 행동을 추구하게 된

다. 또한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개인은 예기 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수줍음, 쉽게 피로해지는 등의 특성을 보이며 세로토

닌의 높은 활성과 연관되어 있고, 사회적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감상적이고 의존적이며 타인과 쉽게 애착관계를 맺게 되며 이

러한 경향은 노르에피네프린계 활성의 저하와 연관되어 있음

을 주장하였다. Cloninger는 이후에 기질 특성에 인내력(per-
sistence, 이하 P) 항목을 추가하여 심리생물학적 성격모델을 기

반으로 한 ‘기질성격특성 척도(Temperament and Character In-
ventory, 이하 TCI)’를 개발하였고, 도구 각각의 항목은 기질(te-
mperament)과 성격특질(character)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

해 기질이 선천적으로 발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유전적인 

경향을 보일 뿐 아니라 생물학적 기질로서 각각 도파민, 세로

토닌, 노르에피네프린 활성과의 연관성이 밝혀지며 이는 선천적, 

생물학적인 영향과 후천적, 심리학적인 영향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도구라고 평가되고 있다.8)

기존의 연구를 통해 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기질 성격 특성

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이미 보고된 바 있으나, 국내에서 주

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 마약류인 대마초 사용과 메스암페타

민 사용에 대한 특성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마초 및 메스암페타민 사용자 간의 

기질과 성격 특성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이와 관련한 흡연과 

음주 의존 정도 및 우울과 불안의 사회 심리적 임상 증상을 확

인하는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6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진행된 ‘비경구 약

물사용자에서의 C형 간염 코호트 연구’에서 코호트 네트워크

로 구축된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 및 서울성모병원, 국립부곡

병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입원 및 외래치료, 기관입소의 

상태에서 등록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 2인에 의하여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
tal Disorders, 4th Edition(이하 DSM-IV) 기준상 물질 남용이

나 의존의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고 급성 중독 상태나 금단 증

상이 없는 환자 320명(대마초 38명, 메스암페타민 160명, 공동

사용 1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직접 설명한 

후 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헬싱키선언의 원

칙에 따라 가톨릭중앙의료원 임상연구관리 규정을 준수하였다.

연구 방법

평가도구

인구학적 변인조사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들이 제공한 정보가 대상자의 법적 상

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향후 법적 문제와도 무관하다는 것

을 강조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하여 연령, 성별, 결혼상태, 

경제상태(월수입), 과거 전과 경력, 정신과 치료 경력, 가족 중 약

물 사용자의 유무, 흡연 및 음주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기질성격특성 척도

TCI는 총 240 문항의 자기 보고형 도구이며, 색다른 것을 추

구하는 기질(NS), 위험 회피성(HA), 사회적 민감성(RD), 인내력

(P)의 4가지 선천성 기질차원과 자기 중심성(self-directedness, 

이하 SD), 협조성(cooperativeness, 이하 C), 자기 초월성(self-

transcendence, 이하 ST)의 3가지 후천성 성격 차원들로 구성되

며 각각의 차원에는 세부 하위척도가 있다. 문항 수나 소항목 

문항구조는 영문판과 같다.

흡연 및 음주 관련 척도

흡연 관련 요인은 23문항으로 구성된 Nicotine Dependence 

Syndrome Scale(이하 NDSS) 및 6문항의 Fagerström Test of 

Nicotine Dependenc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음주 관련 요인

은 25문항으로 구성된 Alcohol Dependence Scale(이하 ADS) 

및 10문항의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이하 AU-
DIT)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우울 및 불안 사회심리 척도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21문항으로 구성된 Beck Depression 

Inventory(이하 BDI)로 측정하였고, 불안 정도는 각각 20문항

의 State-Trait Anxiety Inventory(이하 STAI)를 이용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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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및 특성 불안 정도를 측정하였다.

자료분석

모든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인구학적 변인은 서술적 통계로 요약하였고, 대마초 사용

군, 메스암페타민 사용군, 두 가지 공동 사용군으로 대상자를 

나누어 세 군의 인구학적 변인 및 기질 성격 특성은 일원분산

분석(이하 ANOVA)로 분석하였으며, Bonferroni로 사후 검정

을 시행하였다. 또한 물질의존과 관련하여 흡연 및 음주, 사회

심리적 요인과 관련하여 우울 및 불안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

의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시행하였다. 모두 양측 검증을 시행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

은 p ＜ 0.05로 하였다.

결      과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

본 연구 참여자 총 320명 중 대마초만 사용한 군은 38명, 메

스암페타민만 사용한 군은 160명, 대마초와 메스암페타민을 공

동 사용한 군은 122명이었다. 평균 연령, 결혼상태, 월 수입, 법

적 전과 경험, 신체적 과거력, 흡연 및 음주 유무와 관련하여 각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에 있어서 대마초군은 남성

이 100.0%로 보고되었으나,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남성이 82.5%

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물질 남용 가족력과 관련하여 

대마초군은 28.9%, 메스암페타민군은 16.9%, 공동사용군은 

32.0%가 가족력이 있다고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흡연 및 음주 여부에 관한 군 간의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으나, 흡연 시작 연령과 관련하여 공동사용군이 16.04(±

2.50)으로 가장 낮았고, 약물 시작 연령도 공동사용군이 22.48 

(± 7.81)로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음주와 관련하여 

ADS상에서 대마초군이 35.45(± 8.57)로 가장 높았고, 공동사

용군이 34.41(± 8.36), 메스암페타민군이 31.67(± 6.52)로 가

장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우울 및 불안과 관련하여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

기질 성격 특성

대마초 및 메스암페타민 사용군, 공동사용군 간의 TCI 점수

를 비교한 결과, 기질관련 요인은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충동성(NS2)과 관련하여 대마초 사용군에 비해 메스암페타민 

사용군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F = 4.316, p = 0.014), 수줍

음(HA3)와 관련하여 대마초군 및 공동사용군에 비해 메스암

페타민 사용군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F = 6.118, p = 0.002).

성격관련 요인은 Table 3에 제시하였고, 목적의식(SD2)와 관

련하여 대마초 사용군이 메스암페타민 사용군에 비해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F = 3.144, p = 0.045), 자기일치(SD5)와 관련

하여 대마초 사용군의 점수가 메스암페타민 및 공동사용군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F = 8.014, p ＜ 0.000). 또한 SD 영역에서 

대마초 사용군은 메스암페타민 사용군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F = 4.955, p = 0.008)으로 보고되었다.

대마초, 메스암페타민 및 공동사용자의 기질 성격 특성과

흡연, 음주, 우울, 불안 간의 상관관계 분석

대마초 사용군의 SD는 NDSS(r = -0.542, p = 0.001), ADS 

(r = -0.530 p = 0.004), BDI(r = -483, p = 0.005), STAI-

State(이하 STAIS)(r = -0.475, p = 0.004), C는 AUDIT(r = 

-0.499, p = 0.009)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메스

암페타민 사용군의 HA는 BDI(r = 0.267, p = 0.001), STAIS 

(r = 0.308, p ＜ 0.001), p는 BDI(r = -0.255, p = 0.002), SD는 

ADS(r = -0.250, p = 0.009), BDI(r = -0.252, p = 0.003), STA-
IS(r = -0.314, p ＜ 0.001), STAI-Trait(이하 STAIT)(r = -0.356, 

p = 0.001), ST는 STAIS(r = 0.247, p = 0.003)와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였다.

또한 대마초 및 메스암페타민 공동사용 군에서는 HA와 BDI 

(r = 0.491, p ＜ 0.001), STAIS(r = 0.428, p ＜ 0.001), STAIT 

(r = 0.448, p = 0.001), SD와 ADS(r = -0.345, p = 0.002), BDI 

(r = -0.496, p ＜ 0.001), STAIS(r = -0.416, p ＜ 0.001), C와 BDI 

(r = -0.291, p = 0.002), STAIS(r = -0.305, p = 0.001)의 유의

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4).

고      찰

물질 사용자의 기질 성격 특성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메

스암페타민 및 코카인 사용자의 경우 정상군과 비교하여 자극

추구(NS) 점수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물질에 의한 자극에 대

하여 반응하는 도파민 시스템과 연관되어 새로운 상황에 적극

적인 탐색을 강화시키는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9-11)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자극을 유발하는 물질 중에서 

대마초, 메스암페타민 및 공동사용군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

질 성격 특성 비교 연구를 시행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연구결과 기질 특성상에서 메스암페타민 사용군이 대마

초 사용군보다 충동성(NS2) 및 수줍음(HA3) 경향은 높으나, 

성격 특성상에서 목적의식(SD2)이나 자기일치(SD5)와 같은 

자율성(SD) 경향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

의 메스암페타민 등 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기질 및 성격 특성

을 보고된 기존의 연구결과12-14)와 그 방향을 같이한다. 또한 

헤로인과 알코올 중독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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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헤로인 사용자의 특성으로 나타난 충동성 및 수줍음의 높

은 경향성이나, 목적의식 및 자기일치와 같은 자율성의 낮은 경

향성의 결과와도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충동성 

및 수줍음 경향이 보다 높게 나타난 메스암페타민 사용군은 대

마초 사용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쉽게 흥분하고, 감정변

화가 극적이며, 불충분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등의 충동 조절이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은 대

부분의 사회적 상황에서 수줍어하며 자기 주장이 부족하므로 낯

선 사람과의 만남을 회피하고, 쉽게 위축되는 경향을 보일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정상대조군을 제시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11)16)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도 높은 자극추구(NS), 낮은 

위험회피(HA), 낮은 사회적 민감성(RD)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물질 사용장애군이 선천적으로 위험을 회피하지 않거나, 

보상을 얻었던 행동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문제보다는 색다른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여 잠재적 보상 자극에 더욱 무

절제하게 접근하는 문제를 갖고 있음을 지적한 Cloninger 등7)17)

의 기질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자극추구(NS) 

경향이 높고 위험회피(HA) 경향이 낮은 경우 새로운 상황에 접

할 때 보상에 의해서 행동이 활성화되지만 처벌에 의해서는 행

동이 억제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충동적, 공격적이며 분노를 직

접적으로 표현하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cannabis, methamphetamine and common abusers

Variables
Cannabis 

abusers (n = 38†)

Methamphetamine
abusers (n = 160†)

Common 
abusers (n = 122†) F/χ2 p Post-hoc 

analysis‡

n (%) n (%) n (%)

Age (year, mean ± SD) 38.05 ± 09.09 38.80 ± 08.17 40.02 ± 07.74 01.187 0.306 N.S.
Sex Male 38 (100.0) 132 (82.5) 108 (88.5) 08.718 0.013*

Female 00 (000.0) 028 (17.5) 014 (11.5)

Marital status Unmarried 15 (039.5) 058 (36.3) 036 (29.5) 10.735 0.707
Married 12 (031.5) 051 (31.9) 054 (44.2)

Divorced 10 (026.4) 042 (26.2) 028 (23.0)

Others 01 (002.6) 009 (05.6) 004 (03.3)

Monthly income§ ＜ 100 16 (047.2) 040 (28.0) 027 (24.3) 12.286 0.266
100 ＜ 200 06 (017.6) 040 (28.0) 036 (32.5)

200 ＜ 300 06 (017.6) 036 (25.2) 023 (20.7)

≥ 300 06 (017.6) 027 (18.8) 025 (22.5)

Illegal history Yes 34 (089.5) 146 (91.3) 112 (91.8) 00.197 0.906
No 04 (010.5) 014 (08.7) 010 (08.2)

Psychiatric history Yes 15 (039.5) 049 (30.6) 054 (44.3) 05.655 0.059
No 23 (060.5) 111 (69.4) 068 (55.7)

Family history Yes 11 (028.9) 027 (16.9) 039 (32.0) 09.192 0.010*
No 27 (071.1) 133 (83.1) 083 (68.0)

Smoking Yes 38 (100.0) 143 (89.4) 113 (92.6) 04.792 0.091
No 00 (000.0) 017 (10.6) 009 (07.4)

Start of smoking (year, mean ± SD) 17.29 ± 02.51 17.16 ± 02.93 16.04 ± 02.50 06.079 0.003** A, B ＞ C
Alcohol Yes 15 (039.5) 096 (60.0) 064 (52.5) 05.616 0.060

No 23 (060.5) 064 (40.0) 058 (47.5)

Start of alcohol (year, mean ± SD) 16.57 ± 03.69 17.59 ± 04.35 16.25 ± 03.23 02.142 0.121 N.S.
Start of drug (year, mean ± SD) 24.61 ± 08.95 28.00 ± 09.00 22.48 ± 07.81 12.989 0.000** B ＞ C
NDSS (mean ± SD) 59.53 ± 12.83 56.46 ± 14.80 59.75 ± 13.67 01.728 0.180 N.S.
Fagerstrom (mean ± SD) 05.53 ± 02.53 06.55 ± 03.15 06.63 ± 03.41 01.655 0.193 N.S.
ADS (mean ± SD) 35.45 ± 08.57 31.67 ± 06.52 34.41 ± 08.36 04.805 0.009** A, C ＞ B
AUDIT (mean ± SD) 15.89 ± 09.66 13.89 ± 08.78 16.33 ± 10.39 01.738 0.178 N.S.
BDI (mean ± SD) 09.23 ± 07.46 11.45 ± 10.87 11.87 ± 08.97 00.991 0.372 N.S.
STAI-S (mean ± SD) 34.95 ± 12.45 36.19 ± 13.92 37.99 ± 14.48 00.917 0.401 N.S.
STAI-T (mean ± SD) 32.55 ± 10.61 32.52 ± 13.72 33.94 ± 14.51 00.179 0.836 N.S.

* : p ＜ 0.05, ** : p ＜ 0.01, † : non-response excluded, ‡ : post-hoc analysis : bonferroni, § : unit : 10000 won. ADS : Alcohol De-
pendence Scale, AUDIT :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NDSS : Nicotine Dependence 
Syndrome, Scale, SD : standard diviation, STAI-S :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te, STAI-T : State-Trait Anxiety Inventory-Trait, A : 
cannabis abusers, B : methamphetamine abusers, C : common abusers, N.S. : not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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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Kim 등11)은 기질 및 성격의 유형에 따라 물질 사용장애

군의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즉, 사회적 민감성(RD)인 보상의존 경향이 집단 군에서 상대적

으로 높은 경우 사회적 지지나 구체적인 보상물을 제공하는 경

우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며, 이러한 특성은 해당 물질

을 사용하고 반복하는 행동 및 치료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약물 사용군

을 대상으로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억제 및 

제재와 같은 처벌을 통한 방식보다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

로써 기질 경향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각 물질 사용군에서의 기질 및 성

격특성이 흡연, 음주, 우울 및 불안 등의 임상증상, 즉 공존 병

리와 갖는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는데, 대마초 사용군에서

는 자율성(SD)이 니코틴 및 알코올 의존 정도와 음의 상관관계

Table 2. Comparisons of Temperament dimensions scores in cannabis, methamphetamine and common abusers

TCI dimensions (temperament)
Cannabis

abusers (A†)

Methamphetamine 
abusers (B†)

Common
abusers (C†) F p Post-hoc

analysis‡

Mean ± SD Mean ± SD Mean ± SD

Novelty seeking 19.33 ± 5.20 20.20 ± 4.14 20.39 ± 4.20 0.823 0.440 N.S.
NS1 (exploratory excitability) 05.54 ± 1.84 05.50 ± 1.82 06.03 ± 1.79 2.922 0.055 N.S.
NS2 (impulsiveness) 03.70 ± 1.84 04.70 ± 1.88 04.48 ± 1.82 4.316 0.014* A ＜ B
NS3 (extravagance) 05.68 ± 1.91 05.51 ± 1.66 05.55 ± 1.79 0.157 0.855 N.S.
NS4 (disorderliness) 04.11 ± 2.32 04.44 ± 1.76 04.44 ± 1.64 0.585 0.558 N.S.

Harm Avoidance 14.81 ± 5.23 16.90 ± 5.05 15.80 ± 5.55 2.878 0.058 N.S.
HA1 (anticipatory worry) 04.46 ± 2.33 04.92 ± 1.82 04.75 ± 2.18 0.807 0.447 N.S.
HA2 (fear of uncertainty) 03.79 ± 1.55 04.01 ± 1.57 03.76 ± 1.50 0.899 0.408 N.S.
HA3 (shyness) 02.82 ± 1.61 03.77 ± 1.80 03.18 ± 1.78 6.118 0.002** B ＞ A, C
HA4 (fatigability & asthenia) 03.76 ± 1.90 04.22 ± 2.05 04.26 ± 2.16 0.880 0.416 N.S.

Reward dependence 15.78 ± 2.76 15.20 ± 4.30 14.99 ± 4.38 0.504 0.605 N.S.
RD1 (sentimentality) 07.32 ± 1.38 06.70 ± 2.00 06.91 ± 2.96 1.085 0.339 N.S.
RD3 (attachment) 05.21 ± 1.68 05.18 ± 1.83 05.05 ± 1.76 0.213 0.808 N.S.
RD4 (dependence) 03.21 ± 1.44 03.22 ± 3.10 02.86 ± 1.44 0.794 0.453 N.S.

Persistence 04.61 ± 1.57 04.17 ± 1.70 04.48 ± 1.66 1.679 0.188 N.S.

* : p ＜ 0.05, ** : p ＜ 0.01, † : A : cannabis abusers, B : methamphetamine abusers, C : common abusers, ‡ : post-hoc analysis : 
bonferroni. N.S. : not specified, SD : standard diviation, TCI :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able 3. Comparisons of Characteristics dimensions scores in cannabis, methamphetamine and common abusers

TCI dimensions (character)
Cannabis

abusers (A†)

Methamphetamine
abusers (B†)

Common
abusers (C†) F p Post-hoc

analysis‡

Mean ± SD Mean ± SD Mean ± SD

Self-directedness 24.11 ± 6.44 20.72 ± 6.08 21.81 ± 5.26 4.955 0.008** A ＞ B
SD1 (responsibility) 05.00 ± 1.66 04.57 ± 1.85 04.61 ± 1.97 0.815 0.443 N.S.
SD2 (purposefulness) 05.05 ± 1.45 04.30 ± 1.82 04.57 ± 1.58 3.144 0.045* A ＞ B
SD3 (resourcefulness) 02.65 ± 1.42 02.34 ± 1.40 02.47 ± 1.33 0.828 0.438 N.S.
SD4 (self-acceptance) 03.92 ± 2.52 03.79 ± 2.00 03.88 ± 2.17 0.088 0.916 N.S.
SD5 (congruent second nature) 07.35 ± 2.10 05.86 ± 2.16 06.29 ± 1.87 8.014 0.000** A ＞ B, C

Cooperativeness 29.54 ± 7.23 28.36 ± 6.31 28.59 ± 5.89 0.520 0.595 N.S.
C1 (social acceptance) 05.97 ± 1.98 05.84 ± 1.68 05.55 ± 1.64 1.277 0.280 N.S.
C2 (empathy) 04.66 ± 1.36 04.64 ± 1.46 04.69 ± 1.24 0.035 0.965 N.S.
C3 (helpfulness) 05.71 ± 1.58 05.33 ± 1.56 05.56 ± 1.55 1.229 0.294 N.S.
C4 (compassion) 07.24 ± 2.22 06.77 ± 2.05 06.97 ± 2.10 0.837 0.434 N.S.
C5 (pure hearted) 06.03 ± 1.88 05.60 ± 1.74 05.63 ± 1.69 0.944 0.390 N.S.

Self-transcendence 17.58 ± 5.71 16.14 ± 6.34 17.51 ± 6.44 1.820 0.164 N.S.
ST1 (self-forgetful) 06.92 ± 2.74 06.30 ± 2.76 07.07 ± 2.95 2.545 0.080 N.S.
ST2 (transpersonal identification) 05.50 ± 2.59 05.59 ± 2.62 05.83 ± 2.56 0.353 0.703 N.S.
ST3 (spiritual acceptance) 05.16 ± 1.88 04.25 ± 2.16 04.63 ± 2.09 3.124 0.045* N.S.

* : p ＜ 0.05, ** : p ＜ 0.01, † : A : cannabis abusers, B : methamphetamine abusers, C : common abusers, ‡ : post-hoc analysis : 
bonferroni. N.S. : not specified, SD : standard diviation, TCI :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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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자율성이 낮은 대마초 사용군에서 니

코틴 및 알코올 의존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우울 및 불안

과도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율성(SD)의 정도가 대마초 사용

자의 불안 및 우울 정도와 관련 있는 성격 특성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메스암페타민 사용군 및 공동사용군에서 위험회

피(HA)는 불안 및 우울 정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위험회

피 기질 특성이 중요 관련 요인이며, 자율성(SD)이 낮은 군에서 

니코틴 및 알코올 의존 정도가 높고 불안 및 우울 정도와 관련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마초와 메스암페타민의 공동사용 

군에서는 연대감(C)의 성격 특성이 우울 및 불안과 음의 상관관

계가 있어 이를 통해 연대감이 낮은 것과 우울 및 불안이 높은 

것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즉, 이러한 선천적 기질 특성을 

통해 물질 사용군에서 나타나는 위험회피(HA) 경향과 불안, 

우울 척도와의 관련성을 통해 신경 생물학적 차원의 세로토닌

계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기능적 상호작용으로 

나타나 우울감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및 불안감을 해소하

기 위한 대안으로 약물 사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

다. 또한 이는 후천적 성격 특성으로 발현되는 자율성(SD)이나 

연대감(C)과 관련하여 목적의식 및 자기일치감에 의한 자존감

이 낮은 경우 흡연이나 음주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이

는 또한 심리적 요인으로서 불안 및 우울과도 연관되어 있음

을 시사한다.

각 물질의 생물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메스암페타민(Metha-
mphetamine)은 신경연접 전 신경말단에서 단기아민 신경전달

물질 분비를 증가시켜 연접틈새(synaptic cleft) 내의 도파민, 노

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의 농도를 모두 증가시키며, 특히 측중격

핵의 dopamine 분비 증가가 주로 강화작용과 기분 고양 효과

를 일으키는 정신자극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이

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들은 정신병적 증상이나 

심한 불안증, 우울감 이외에도 진전, 기억력 감소, 불면, 충동성 

및 폭력성의 증가 등 다양하다.19) 이의 유전학적 특성 발현과 관련

하여 기존의 연구를 통해 메스암페타민 남용은 COMT, DRD4, 

GABRA1, 의존은 ARRB2, BDNF, CYP2D6, GL YT1, GST 

M1, GSTP1, PDYN, PICK1, SLC22A3, 남용 및 의존 공동에

서 AKT1, GABRG2 유전자가 보고되었다.20) 그 외에도 메스암

페타민 의존의 DRD2-TaqI 유전자다형성(polymorphism)9)이

나 HTR1B 단일염기서열(이하 SNP) 확인을 통한 불안 및 우

울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21)

대마초(Cannabis)는 대뇌 피질, 해마, 소뇌, 기저핵에 있는 can-
nabinoid 수용체에 결합하여 신체에 작용함으로써 메스꺼움이

나 구토증상의 개선 및 진통의 효과 등 의학적 효과가 입증되

고 있으나 사고장애, 기억장애 및 운동 실조와 같은 증상도 야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in cannabis, methamphetamine and common abusers

NDSS FAST ADS AUDIT BDI STAIS STAIT
Cannabis abusers NS -0.203 -0.167 -0.293 -0.166 -0.262 -0.162 -0.182

HA -0.312 -0.117 -0.469* -0.136 -0.424* -0.376* -0.110
RD -0.201 -0.189 -0.302 -0.426* -0.244 -0.178 -0.380
P -0.078 -0.281 -0.139 -0.232 -0.053 -0.219 -0.047

SD -0.542** -0.049 -0.530** -0.422* -0.483** -0.475** -0.507
C -0.418* -0.152 -0.227 -0.499** -0.403* -0.164 -0.465
ST -0.051 -0.143 -0.451* -0.317 -0.204 -0.233 -0.532

Methamphetamine abusers NS -0.014 -0.120 -0.176 -0.235* -0.147 -0.205* -0.078
HA -0.084 -0.057 -0.206* -0.153 -0.267** -0.308** -0.289*
RD -0.056 -0.117 -0.062 -0.176 -0.045 -0.065 -0.104
P -0.054 -0.139 -0.019 -0.017 -0.255** -0.038 -0.002

SD -0.191* -0.101 -0.250** -0.096 -0.252** -0.314** -0.356**
C -0.157 -0.034 -0.052 -0.054 -0.169* -0.082 -0.120
ST -0.064 -0.104 -0.010 -0.061 -0.068 -0.247** -0.182

Common abusers NS -0.191 -0.087 -0.124 -0.167 -0.074 -0.032 -0.052
HA -0.141 -0.034 -0.214 -0.137 -0.491** -0.428** -0.448**
RD -0.012 -0.054 -0.033 -0.063 -0.012 -0.029 -0.177
P -0.070 -0.015 -0.173 -0.125 -0.245* -0.140 -0.161

SD -0.178 -0.096 -0.345** -0.141 -0.496** -0.416** -0.347*
C -0.169 -0.137 -0.206 -0.088 -0.291** -0.305** -0.203
ST -0.092 -0.007 -0.290* -0.058 -0.041 -0.045 -0.034

* : p ＜ 0.05, ** : p ＜ 0.01. ADS : Alcohol Dependence Scale, AUDIT :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C : cooperativeness, HA : harm avoidance, NDSS : Nicotine Dependence Syndrome Scale, NS : novelty seeking, P : per-
sistence , RD : reward dependence, SD : self-directedness, ST : self-transcendence, FTND : Fagerström Test of Nicotine Depen-
dence, STAI-S :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te, STAI-T : State-Trait Anxiety Inventory-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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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할 수도 있다. 특히 중뇌-변연계(mesolimbic) dopamine 경

로에 있어서 내인성 아편양 물질 체계(endogenous opioid sys-
tem) 조절기능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2) 대마

제제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내성 발생이 적은 것으로 알

려져 있으나 금단증상과 관련하여 불안, 신경과민, 불면, 발한, 

설사,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보고되고 있다.23) 이와 관련하여 

대마초 사용군에서 자극추구(NS) 기질 및 Cannabinoid Re-
ceptor 1(이하 CNR1) gene의 유전자다형성 연구를 통해 그 관

련성이 확인되었다.24)25)

본 연구는 대상자의 성비가 맞지 않아 여성과 남성의 성별

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객관적 지표를 통한 확인 없

이 자가 보고식으로 진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제한이 있다. 또

한 일반 대조군을 제시하여 그 결과를 각 약물 사용군과 비교

하지 못한 점에서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러

나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약물인 메스암페타민과 대마초를 

각각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

를 바탕으로 추후 생물학적 지표를 추가한 대마초와 메스암페

타민 사용에 있어서의 호르몬 및 유전적 특성 발현과 관련된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통해 물질 남용군에서 대상자의 기질 및 

성격 특성을 확인하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요인을 예측하고 치

료 프로그램에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반복되는 물질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개별화된 맞춤

식 물질 남용 치료 선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대마초·메스암페타민·물질 남용·기질·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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