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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정서인식명확성을 매개로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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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매

개효과검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 소재 4년제 대학교 남학생 182

명, 여학생 219명, 총 401명을 대상으로 성인애착 척도, 정서인식명확성 척도, 스트레스 대처

전략 척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불안정 성인애착과 정서인식명확성, 스트레

스 대처전략 관계에서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불안정 성인애착과 스트레

스 대처전략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정서인식명확성은 불안정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스트레스 대처전략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코칭에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서인식

명확성을 함께 다루는 감정코칭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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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들은 입시 위주였던 생활에서 자율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갑작스러운 혼란을 경험

하며 성인과는 또 다른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

험할 수 있다(손윤실, 김정섭, 2017; 이선혜, 

2017; 정은선, 2013). 실제로 상당히 많은 대학

생이 대학생활부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Zivin et al., 2009).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

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일은 모든 사람이 겪

게 되는 것으로, 스트레스 경험 자체 보다 개

인의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행동이 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강혜림, 정남운, 

2018; 이자영, 2013). 개인이 자신이나 외부 환

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노력을 스트레스 대처전략이라 

한다(김경희, 2008).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개인

이 자신의 수용능력을 위협하는 요구를 다루

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그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

지적 핵심 기제(신혜진, 2002)이다. 연구자들은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하

였는데, Amirkhan(1990)은 부정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마주했을 때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기

본적 대처전략을 문제해결, 회피중심, 사회적 

지지추구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사회적지지 

추구 전략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조언이나 

정서적 지지를 찾음으로써 대처하는 것이고, 

문제해결 대처 전략은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

접적으로 문제를 다루려는 전략을 의미하며 

회피중심 대처전략은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는 문제를 외면하려고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성선진, 이재신, 

2000; 한건환 외, 2004), 자기효능감(민소영, 정

승교, 2006), 의사결정유형(조은선, 2012), 자

아분화(배옥현, 홍상욱, 2008; 황미진, 김보라, 

2009), 정서인식명확성(박희룡, 2015; 조성은, 

오경자, 2007), 성인애착(김광은, 2004; 김인숙, 

2015; 신선임, 2015)등 매우 다양한 변인들이 

있다.

  그중 성인애착은 그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전략에서도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된 애착유형이 스트레스에 직

면했을 때 불안정한 유형보다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거나 문제 중심적으로 대처하며, 불안

정한 애착유형은 문제해결 중심 대처를 적게 

사용하는 반면, 회피적인 스트레스 대처전략

을 주로 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은, 2004; 신노라, 안창일, 2004; 신선임, 

2015; 양혜선, 2004; 양난미 외, 2015).

  애착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

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의미하

며(Bowlby, 1958), 인간발달의 중요한 성인기에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받고 안정감을 얻기 위하

여 특별한 타인에게 근접을 추구하고 강한 정

신적 유대를 맺으려는 인간의 기본 동기이다

(Hazan & Shaver, 1987). 주요 애착인물과의 반

복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작동모델은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변화할 수 있다(Hazan & 

Shaver, 1987; Kobak, 1994). 성인애착은 개인이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부모, 양육자로부터 또

래 친구들과의 관계, 이성 관계 등으로 애착

대상의 위계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즉, 성인

기에 타인과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맺고 친밀

함을 느끼는 대상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욕

구인 근접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향성을 의미

한다(김동직, 한성열, 1997). 성인애착과 관련

하여 연구자들은 유형별 특성과 관련된 변인

에 대해 관심이 많다. 사회심리학 관점에서는 

Hazan and Shaver의 연구(1987)나 Bartholom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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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orowitz의 연구(1991)에서 분류한 기준으

로 성인애착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Fraley and 

Shaver(2000)는 Brennan et al.(1998)의 두 가지 

차원을 성인애착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Brennan et al.(1998)는 불안과 회피의 차원을 

통해 애착유형을 분류하였다. 자기표상과 관

련된 애착불안은 버려짐․거부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며, 타인표상과 관련된 애착회피는 타

인에게 의존하거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

움을 말한다.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청소

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친밀관계경험검사

(ECR-R: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Revised)

를 번역하여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안-회피 두 요인 구조가 적합하게 들어맞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현, 2004).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성인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두 차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하고 다른 변

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시기에는 성인으로서 연인 및 친구 

관계 등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스

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

법을 찾는 것은 적응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성인기 애착관계는 자신과 

타인과의 표상에 따른 분류이다. 따라서 자신

과 타인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서 자각하는 스트레스 정도, 그에 따른 

대처방법과 같은 적응력이 달라진다(신선임, 

2015). 특히, 애착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위협

의 수준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를 인식하는 

정도를 변화시킨다. 즉, 성인애착은 스트레스

에 대한 대처방식의 차이를 유발하고, 부정적

인 정서에 대처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김

광은, 2004; 신선임, 2015; Brennan & Shaver, 

1998). 특히 애착불안 성향이 강할수록 부정적 

경험에 대해 비극화하는 과활성화 전략을 사

용하고 애착대상의 지지와 관심에 집착하여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반응을 하게 되며, 회피

애착 성향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

지하고 위협적인 자극을 억제하면서 회피하는 

비활성화 대처전략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Mikulincer & Shaver, 2007: 하진의, 2013: 양난

미 외, 2015). 이때 대처란, 개인의 수용 능력

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적․외적 요

구들을 다루려는 모든 노력으로, 스트레스 사

건과 적응을 매개하는 핵심기제를 의미한다

(Folkman & Lazarus, 1984).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안정적인 성인애착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

록 적극적이고 사회적 지지추구 스트레스 대

처를 하지만, 불안정한 성인애착 수준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높은 신체화를 

겪으며 회피적인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사용한

다(신노라, 안창일, 2004; 신선임, 2015). 이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심리갈등 상황에 처

했을 때 애착유형과 수준에 따라 위협의 정도

를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대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안정 애착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잘 알아차리고, 건설적인 전략으로 

정서를 다루는 반면(Kobak & Sceery, 1988), 불

안정 애착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정서 표현에 

갈등이 많은(김정문, 2010) 것으로 나타났다. 

Steavens(2014)는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와 정서

조절의 관계와 관련하여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가 정서인식명확성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 애착의 개인은 

자신의 정서를 명료화하여 지각하는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즉, 불안정 성인애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정서를 명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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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서인식명확성은 정서지능의 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

을 잘 파악하고 변별하며 이를 사고 및 행동

으로 결정하는 데 잘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Salovey et al.(1995)는 자신의 느낌에 주의를 기

울이는 정도인 정서주의, 그런 느낌을 명확하

게 파악하는 정도인 정서인식명확성, 부정적

인 정서상태를 종결시키고 긍정적 정서 상태

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서개선에 대한 

믿음을 정서지능의 특징적 요소라 규정하였다

(이수정, 이훈구, 1997에서 재인용) 정서인식명

확성은 정서조절을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정서를 명확히 파악하게 될 때 부정적 반응 

및 정서 상태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Ciarrochi, 2000).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접근법 

및 척도를 가지고 감정코칭을 진행한다면, 개

인의 정서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으며 

코치-피코치 라포형성을 통해 안전한 관계를 

재경험할 수 있다(권수영, 성기정, 2017).

  정서인식명확성은 스트레스 대처전략과도 

관계가 있다.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파악하

는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가 무엇인

가에 대한 갈등이 적으며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Salovey, 1995). 이처럼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에 대하여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감정과 사고

를 분리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

처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즉,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유발된 정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며,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 뒤에 따르는 반추를 감

소시켜 자기 가치감과 자기 권리를 긍정화 하

는 정서적 힘이 증진되며(Pennebaker & Francis, 

1996), 효율적인 정서 활용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주일 외, 1997).

  정서인식명확성은 문제 중심적 대처전략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전략과 정적인 상관을 보

였다. 정서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적극적 대처에 영향을 주며(박희룡, 2015), 자

신의 정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정서반응에

서 빨리 회복되어 스트레스 문제 자체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며,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

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수록 스트레

스 상황에의 정서반응에서 빨리 벗어나기 힘

들기 때문에 정서반응을 통제하려는 대처에 

치중하게 되어 문제 해결적 대처로 나아가기

가 힘들다(조성은, 오경자, 2007).

  따라서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과거에 불쾌하였던 정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전략을 습득하게 될 것

임을 가정할 수 있다(임그린, 탁진국, 2019). 

감정코칭이란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있

는 그대로 수용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윤수진, 탁진국, 2020)로 불안정 성

인애착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성인애착은 유아와 양육자 간의 반복된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므로 쉽게 변화하기 어렵

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애착불안

과 애착회피)과 스트레스 대처전략간의 관계

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 성인애착, 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정서인식명확성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가? 둘째,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정서인

식명확성은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가? 셋째, 불안정 성인애착과 스트

레스 대처전략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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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시간을 활용하거나 교내

시설 등에서 연구안내문을 활용하여 연구참여

동의를 받은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

과의 외적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온

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을 병행하였으며, 온라

인 설문지는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 없이 

170부가 회수되었다. 오프라인 설문지에서 응

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231부와 온라인 설문지 170부를 합한 

401부에 대한 자료가 최종 연구 분석에 사용

되었다. 

  연구자의 성별분포는 남성이 182명(45.4%), 

여성이 219명(54.6%)이었다. 학년은 1학년 104

명(25.9%), 2학년 49명(12.2%), 3학년 101명

(25.2%), 4학년 147명(36.7%)으로 상대적으로 2

학년의 비율이 타 학년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표 1> 참조).

변인 구분 대상자 수 %

성별
남성 182 (45.4)

여성 219 (54.6)

학년

1학년 104 (25.9)

2학년  49 (12.2)

3학년 101 (25.2)

4학년 147 (36.7)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401)

측정도구

  성인애착척도

  불안정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ECR-R 

(Fraley et al., 2000)을 김성현(2004)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ECR- 

Revised: ECR-R)을 사용하였다. ECR-R은 ‘애착

불안’과 ‘애착회피’ 2개의 독립된 하위차원으

로 구성되어 있다. 애착불안은 관계에 지나치

게 몰두하거나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것을 두

려워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애착회피는 친밀

해지는 것을 꺼리거나 불편해하는 정도를 측

정한다. 

  성인애착척도는 각 하위차원별로 18문항씩 

총 36문항(Likert 7점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

록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준이 높고 애착이 

불완전함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

서 보고된 Cronbach’s α는 애착불안이 .89, 

애착회피가 .85 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는 .95,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각

각 .93으로 나타났다.

  정서인식명확성 척도

  정서인식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1995) 등이 개발한 특질 상위-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이수정과 이훈구

(1997)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특징 상위

-기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가지 하

위요인(정서에 대한 주의 5문항, 정서인식명확

성 5문항, 정서조절기대 11문항)으로 총 21문

항(Likert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

인식명확성을 측정하는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

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수정과 이훈구(1997)

의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s α는 .84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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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 .85

로 확인되었다.

  스트레스 대처전략 척도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Amirkhan 

(1990)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 평가지(Coping 

Strategy Indicator:CSI)를 신혜진과 김창대(2002)

가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K-CS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처 양식 유형에 따라 문제해결 중심 11문

항, 사회적 지지추구 11문항, 회피 중심 11문

항의 3개 하위척도, 총 3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혜진, 김창대(2002)의 연구에서 보고

된  Cronbach’s α는 문제해결 중심 대처 .88, 

사회지지 추구 .90, 회피중심 대처 .67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 .75로 확인

되었다.

자료분석절차

  본 연구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활용된 척도

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계수

를 산출하였다. 또한 불안정 성인애착, 정서

인식명확성, 스트레스 대처전략 간 상관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

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

해 Hayes(2012)의 Macro Process for SPSS를 활

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

였다.

결  과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산출한 주요변인의 평균과 표

준편차는 <표 2>와 같다. 애착불안의 평균은 

41.71, 애착회피의 평균은 58.63으로 나타났다. 

정서인식명확성의 평균은 33.67로 나타났다. 

문제해결 대처는 37.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사회적 지지추구는 35.20, 회피중심 대처는 

33.99로 나타났다.

총점평균 표준편차

불안정

성인애착

애착 불안 41.70 1.99

애착 회피 58.63 1.76

정서인식명확성 33.67 9.55

스트레스

대처전략

문제해결대처 37.37 6.81

사회적 지지추구 35.20 8.91

회피중심 대처 33.99 7.66

표 2.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불안정 성인애착, 정서인식명확성, 스트레스

대처전략 간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불안정 성

인애착은 정서인식명확성과 부적상관(r=-.723, 

p<.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

안정 성인애착의 하위요인 중에서 애착회피

(r=-.695, p<.01)가 애착불안(r=-.640, p<.01)보

다 더 큰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불안정 성인애착과 스트레스 대처전략

도 부적 상관관계(r=-.328, p<.01)로 나타났으

며, 하위요인인 문제해결대처(r=-.580, p<.01), 

사회적 지지추구(r=-.627, p<.01)와는 부적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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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중심대처(r=.730, p<.01)와는 정적 상관관

계로 확인 되었다. 또한, 정서인식명확성은 스

트레스 대처전략(r=.292 p<.01), 문제해결대처

(r=.531, p<.01), 사회적지지추구(r=.471, p<.01)

와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으며, 회피중심대처

(r=-.680 p<.01)와는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회피중심대처와 가장 큰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안정 성인애착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관계

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을 애착불안

과 애착회피의 하위요인으로,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문제해결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회피

중심대처의 하위요인으로구분하여 정서인식명

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불안정 성인애착(애착불안)과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애착불안)과 스트

레스 대처전략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

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참조). 우선, 애착불안과 문제해결대처

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를 검

증한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애착불안이 

종속변인인 정서인식명확성을 유의하게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40, p<.001). 2단계

에서는, 독립변인인 애착불안이 종속변인인 

문제해결대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β=-.494, p<.001). 3단계에서는 애착불

안이 문제해결대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

였으며(β=-.223, p<.001), 매개변인인 정서인식

명확성도 문제해결대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β=.424, p<.001), 

정서인식명확성이 애착불안과 문제해결대처

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다음으로, 애착불안과 사회적 지지추구 간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

한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애착불안이 

종속변인인 정서인식명확성을 유의하게 설명

하였다(β=-.640, p<.001). 2단계에서는, 애착불

안이 사회적 지지추구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

변인 1-1 1-2 3-1 3-2 3-3

1-1 1

1-2 .695** 1

3-1 -.494** -.578** 1

3-2 -.400** -.771** .555** 1

3-3 .703** .639** -.479** -.420** 1

주. ***p<.001, **p<.01, *p<.05

1-1: 애착불안, 1-2: 애착회피, 

2: 정서인식명확성, 3-1: 문제해결대처, 3-2: 사회적 지지추구, 3-3: 회피중심대처 

표 3.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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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400, p<.001). 3단계에서는 애착불안이 사회

적 지지추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며

(β=-.144 p<.001), 매개변인인 정서인식명확성

도 문제해결대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β=.400, p<.001), 정서인식

명확성이 애착불안과 사회적 지지추구의 관계

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서인식명확성이 애착불안과 

회피중심대처 간 관계를 매개하는지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애착불안이 정

서인식명확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β=-.640, p<.001). 2단계에서도 애착불

안이 회피중심대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703, 

p<.001). 3단계에서는 애착불안이 회피중심대

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며(β=.519, 

p<.001), 매개변인인 정서인식명확성도 문제해

결대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β=-.287, p<.001), 정서인식명확성이 

애착불안과 회피중심대처의 관계를 부분적으

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안정 성인애착(애착회피)과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애착회피)과 스트

레스 대처전략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분석을 실시

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선, 애

착회피와 문제해결대처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대처

전략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2

문제

해결

대처

1 애착불안 정서인식명확성 -.472 .028 -.640 -16.617*** .409

2 애착불안 문제해결대처 -.246 .022 -.494 -11.347*** .244

3
애착 불안

문제해결대처
-.111 .026 -.223 -4.235***

.350
정서인식명확성 .287 .036 .424 8.074***

사회적

지지

추구

1 애착 불안 정서인식명확성 -.472 .028 -.640 -16.617*** .409

2 애착 불안 사회적 지지추구 -.261 .030 -.400 -8.713*** .160

3
애착 불안

사회적 지지추구
-.094 .037 -.144 -2.557*

.254
정서인식명확성 .354 .050 .400 7.107***

회피

중심

대처

1 애착 불안 정서인식명확성 -.472 .028 -.640 -16.617*** .409

2 애착 불안 회피중심대처 .394 .020 .703 19.719*** .494

3
애착 불안

회피중심대처
.291 .025 .519 11.768***

.542
정서인식명확성 -.218 .034 -.287 -6.497***

주. ***p<.001, *p<.05

표 4. 불안정 성인애착(애착불안)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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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인 애착회피가 종속변인인 정서인식

명확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695, p<.001).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애착회피가 종속변인인 문제해결대처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β=-.576, 

p<.001). 3단계에서는 애착회피가 문제해결대

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며(β=-.353, 

p<.001), 매개변인인 정서인식명확성도 문제해

결대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β=.322, p<.001), 정서인식명확성이 

애착회피와 문제해결대처의 관계를 부분적으

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애착회피와 사회적 지지추구 간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

한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애착회피가 

종속변인인 정서인식명확성을 유의하게 설명

하였다(β=-.695, p<.001). 2단계에서는, 애착회

피가 사회적 지지추구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771, p<.001). 그러나 3단계에서는, 종속변인

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즉 사회적 지지

추구에 대한 애착회피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830, p<.001). 또한 

매개변인인 정서인식명확성이 사회적 지지추

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서인식명확성은 애착회피와 

사회적 지지추구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

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서인식명확성이 애착회피와 

회피중심대처 간 관계를 매개하는지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애착회피가 정

서인식명확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

대처

전략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2

문제

해결

대처

1 애착회피 정서인식명확성 -.562 .029 -.695 -19.296*** .483

2 애착회피 문제해결대처 -.315 .022 -.576 -14.079*** .332

3
애착 회피

문제해결대처
-.193 .03 -.353 -6.454***

.385
정서인식명확성 .218 .037 .322 5.887***

사회적 

지지

추구

1 애착회피 정서인식명확성 -.562 .029 -.695 -19.296*** .483

2 애착회피 사회적 지지추구 -.552 .023 -.771 -24.221*** .595

3
애착회피

사회적 지지추구
-.594 .032 -.830 -18.813***

.599
정서인식명확성 -.075 .039 -.085 -1.920

회피

중심

대처

1 애착회피 정서인식명확성 -.562 .029 -.695 -19.296*** .483

2 애착회피 회피중심대처 .393 .024 .639 16.597*** .408

3
애착회피

회피중심대처
.249 .031 .404 7.952***

.467
정서인식명확성 -.257 .039 -.338 -6.639***

주. ***p<.001, *p<.05

표 5. 불안정 성인애착(애착회피)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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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β=-.695, p<.001). 2단계에서도 애착회

피가 회피중심대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39, 

p<.001). 3단계에서는 애착회피가 회피중심대

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며(β=.404 

p<.001), 매개변인인 정서인식명확성도 문제해

결대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β=-.338, p<.001), 정서인식명확성이 

애착회피와 회피중심대처의 관계를 부분적으

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애착불안과 문제해결대처, 회피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간 관계에서 정서인

식명확성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애착불안과 문제해결대처 관계에서 정서인

식명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1836 ~ 

-.0968)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서영

석, 2010)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불안과 사회적 지지추구 관계에서 정서

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2411 ~ 

-.1026)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불안과 회

피중심대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

효과 검증 결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는 95% 신뢰구간(.0686 ~ .1443)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애착회피와 문제해결대처, 회피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간 관계에서 정서인

식명확성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애착회피와 회피중심대처 관계에서 정서인

매개경로 매개효과

애착불안 → 정서인식명확성 → 문제해결대처
B Boot S.E.

95% 신뢰구간

Lower 95% Upper 95%

-.1354 .0223 -.1836 -.0968

애착불안 → 정서인식명확성 → 사회적 지지추구 -.1669 .0356 -.2411 -.1026

애착불안 → 정서인식명확성 → 회피중심대처  .1028 .0193  .0686  .1443

표 6.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경로 매개효과

애착회피 → 정서인식명확성 → 문제해결대처
B Boot S.E.

95% 신뢰구간

Lower 95% Upper 95%

-.1222 .0268 -.1798 -.0747

애착회피→ 정서인식명확성 → 회피중심대처 .1442 .0225  .1039  .1922

표 7.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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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명확성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

(.1039 ~ .1922)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

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

착회피와 회피중심대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

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서인식명

확성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1039 ~ 

.1922)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참조).

논  의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 성인애착과 정서인식명확성, 스트레스 

대처전략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정한 애착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

(김정문, 2010; 김희경 외, 2015; 함진성, 김도

연, 2011)와 일치한다. 

  둘째, 불안정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

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스트레스대처 전략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불안정 성인애착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미치

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중 애착

회피가 정서인식명확성과 더 강한 상관을 보

인다는 선행연구결과(Steavens, 2014)와 일치한

다.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은 만족되지 않은 

애착욕구에 집중하며 관계에서 경험하는 불안

한 자기 정서에 과도하게 압도될 가능성이 높

다. 또한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

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억압함으

로 관계에서 경험되는 정서를 알아차리지 못

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박용주, 

박원주, 2016).

  또한 애착불안은 회피중심대처에 대해, 애

착회피는 사회적 지지추구에 대해 큰 설명력

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애착회피성향

이 강한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서 상호 의존

하는 것에 불편감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억

압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조언을 얻거나 정서

적 지지를 찾는 사회적 지지추구대처를 선택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신선임, 2015).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한 성인애착 경향이 높

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해결대

처나 사회적 지지추구 같은 적극적인 대처방

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지며, 회피적인 대

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유추할 수 있

다는 선행연구결과와(신노라, 안창일, 2004; 양

난미 외, 2015)일치한다.

  셋째, 정서인식명확성이 불안정 성인애착과 

스트레스 대처전략 간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

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

애착 중 애착불안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하

위요인인 문제해결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회

피중심대처 간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불안정 성인애

착 중 애착회피와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하위

요인인 문제해결대처, 회피중심대처 간 관계

에서도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애착회피와 사회적 지지추

구의 관계에서는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서 상호 

의존하는 것에 불편감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

을 억압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조언을 얻거나 

정서적 지지를 찾는 사회적 지지추구대처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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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위 결과를 통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 표

상을 가진 대학생일수록 자신의 문제에 직접

적으로 대면하기 보다는 문제 자체를 외면하

는 회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유추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모델을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수반되는 정서를 

이해하고 다루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을 증가시키는 감정코칭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논의를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한 성인애착

의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전

략사용의 구체적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불안정한 성인애착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 집중하여 적극적인 대처방안

을 선택하기보다는 문제를 외면하는 회피적인 

대처를 선택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코칭과

정에서 피코치의 성인애착유형을 확인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을 탐색해보고 피코

치의 관계패턴에 집중하여 개입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코칭 초기단계 코치는 

피코치가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지,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지 파악하여, 애착유형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애착특성은 도움관계에

서의 행동에 반영될 수 있다. 불안정애착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전이에서 비롯된 기대

로 인해 상담과정을 왜곡하고 변화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문형춘, 2007). 

  또한, 피코치가 본인의 불안정한 성인애착 

성향에 대해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인이 체험한 경험을 

방어하지 않고 온전히 수용하는 수용전념치료

를 활용한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감정의 

속도와 흐름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개

인이 느끼는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는 코칭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윤수진, 탁진국, 2020). 불안정 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집착과 몰입, 두려움,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대해 더 의지하는 경향

이 있지만 ‘수용’을 통해 이러한 자신의 모습

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이보민, 2016). 또한 대인관계와 관련된 거부, 

공포, 불안을 경험하는 자신의 모습은 나의 

일부분일 뿐 나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이들의 반추 사고가 낮아져 불안 애착 

성향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혹사했던 불

안 애착 성향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적응적

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보민, 2016). 감정코칭의 핵심은 개인이 느

끼는 두려움, 분노, 슬픔과 같은 부정적 감정

을 무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

록 지지하는 것이며,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에

는 명확한 한계를 두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

화시키고 이끌어 주는 것이다(윤수진, 탁진국, 

2020).

  둘째, 성인애착과 스트레스 대처전략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이 매개효과를 가지

고 있음을 밝혔다. 지금까지 불안정 성인애착

이 어떠한 매개변인을 거쳐 스트레스 대처전

략에 영향을 주는지 그 경로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정서인식명확

성이 불안정 성인애착과 스트레스 대처전략 

관계에서 유의한 경로임을 알 수 있었다. 자

신의 구체적인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

람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정서반응에서 

비교적 빨리 회복되어 스트레스를 야기한 문

제 자체에 대한 대처로 빨리 나아갈 수 있다

는 조성은, 오경자(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

한다. 불안정 성인애착의 성향이 높더라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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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정서에 집중하여 인식하고 그대로를 수

용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코칭 장면에

서 코치는 불안정 성인애착 성향이 높은 피코

치에 대해 개입할 때,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대처전략 자체를 적응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

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서인식명확성을 다루고, 적

절한 정서조절능력 향상을 위해 감정코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대학

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고, 휴학생과 졸업유예생을 제외하여 표집지

역과 대상이 다소 제한되었다. 추후 연구에서

는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표집지역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대안적 방

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자기보

고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 대상자의 자기

보고가 왜곡되었을 수 있다. 애착불안 성향이 

높은 사람은 불안정한 자기 정서에 과도하게 

압도되기 때문에 정서표현을 보다 강하게 하

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애착회피 성향이 높

은 사람들은 주로 정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애착과 관련된 정서 표현을 

억제하는 방어전략을 쓴다고 볼 수 있다(김정

문, 2010; Searle & Meara, 1999). 즉, 애착이 불

안정할수록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 개념화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정서를 인식 하는

데도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왜곡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또한, 온라인 설문지와 

달리 오프라인 설문지는 연구자가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더 긍정적으로 보

이고자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

서는 자기보고식 설문 방법 외에 자기 관찰법

과 같은 다른 연구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매개변인의 신뢰도 및 측정오차를 고

려하지 않은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

행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연

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매개모형의 적합도

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측정오차

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활용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잠재변

수를 활용하여 세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 방법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스트레

스 대처전략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였지만 애착회피와 사회적 지

지추구 대처 관계에서는 정서인식명확성이 매

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회

피성향의 사람이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스

트레스대처 과정에서 정서인식명확성 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상담 장면에서 실

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탐색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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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on 

Stress Coping Strategies Through Emotional Clarity of 

University Students 

Jaewook Park                    Eunkyoung Lea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im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clarity in the relation 

between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f university students. 420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area participated in the survey which was composed of adult attachment 

scale, emotional clarity scale,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scale, and total 401 data (182 men and 219 

women) were used in the analysis.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showed the need of 

intervention on emotional clarity by discovering psychological processes when people who have strong 

insecure adult attachment tendency cope with stress situations. That is, the emotion coaching will be 

more effective when emotional clarity is dealt with together as well as stress coping strategies.

Key words : insecure adult attachment,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stress coping strategies, emotional 

clarity, emotions coac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