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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불안형 애착과 투사적 동일시가 외도 행위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깊이 분석이다. 문헌고찰을 체계적으

로 수집, 분석하여 불안형 애착과 투사적 동일시가 외도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색하였으며, 이론적 배경을 강화하고, 상담 및 

치료 과정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불안형 애착 유형(불안형, 회피형, 혼재형)에 따른 외도의 발생 가능성과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투사적 동일시가 외도 행위를 정당화하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조사하였으며, 불안형 애착 유

형은 파트너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외도를 통해 자신에게 안정감을 찾으려는 경향과, 회피형 애착 유형은 정서적 친밀

감을 회피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으로, 외도를 통해 관계에서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혼재형 애착은 불안과 회피

가 혼재된 상태로, 외도를 통해 극단적인 감정 변화를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투사적 동일시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불

안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외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 이를 통해 외도는 자신을 보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수단이 되어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본 연구는 불안형 애착과 투사적 동일시가 외도 행위의 중요한 

심리적 배경이며,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개인의 심리적 건강 증진과 더불어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불안형 애착, 투사적 동일시, 외도, 불안형 애착, 회피형 애착, 혼란형 애착, 투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eply analyze the psychological influence of anxious attachment and projective 

identification on extramarital behavior. By systematically collecting and analyzing literature reviews, we explored how anxious 

attachment and projective identification are connected to extramarital behavior, strengthen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in counseling and treatment processes. We analyzed the possibility and pattern of 

extramarital behavior according to anxious attachment types (anxious, avoidant, and mixed types), and investigated whether 

projective identifi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justifying extramarital behavior and worsening relationships. The anxious 

attachment type tends to find stability in oneself through extramarital behavior due to the fear of being abandoned by the 

partner, while the avoidant attachment type tends to avoid emotional intimacy and maintain independence, and tends to 

distance oneself from the relationship through extramarital behavior. Mixed attachment is a state of mixed anxiety and 

avoidance, and tends to relieve extreme emotional changes through extramarital behavior. In addition, projective identification 

functions as a psychological mechanism that projects one’s negative emotions and anxiety onto the other person and shifts 

responsibility for extramarital behavior to the other person. Through this, infidelity became a means to protect or justify 

oneself, which resulted in worsening the relationship. This study shows that anxious attachment and projective identification 

are important psychological backgrounds of infidelity, and it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ounseling 

and treatment programs.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promoting individual psychological health and forming healthy 

relationships.

Key Words : Insecure Attachment, Projective Identification, Infidelity, Anxious Attachment, Avoidant Attachment, 

Disorganized Attachment, Projection

Received 30 Sep 2024, Revised 24 Oct 2024

Accepted 25 Oct 2024

Corresponding Author: Suk-Ju Yun

(Open Cyber University of Korea)

Email: ysj1159@naver.com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불안형 애착과 투사적 동일시가 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치료적 접근

298 ❙Industry Promotion Research 2024 Oct; 9(4): 297-309

1. 서론

심리학자들이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풀기 위해 연구하

는 주요 메커니즘 중 하나인 불안형 애착과 투사적 동일

시는대인관계와외도에큰연관성을가지고 있다. 이 두

메커니즘이 어떻게 외도와 관련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불안형애착과투사적동일시

가 외도 행동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다루고 있다.

첫째, 불안형 애착이 외도의 발생에 어떻게 기여하는

가? 둘째, 투사적 동일시가 외도 후 관계 회복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외도의 심리적

원인과 그에 따른 심리치료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불안형 애착은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정서적 유대로, 이는 성인

관계에서도 불안, 불신, 의존 등 다양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대인

관계에서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과도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향이있으며, 이러한불안감은

관계에서 집착이나 불신을 야기하여 외도로 이어질 수

있다[54].

또한, 투사적 동일시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욕

구를 타인에게 투사하여 마치 상대방이 그러한 감정이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현상으로, 이는 타

인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륜의 책임을 전

가하거나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려 할 수 있다[53][54].

불안형 애착과 투사적 동일시가 외도와의 관계를 이해

하는 데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대인 관계에서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 패턴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안형 애착은 초기 애착 경험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성인기의 정서 조절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

다. 이로 인해 불안형 애착을 가진 개인은 성인 관계에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관계의 불안

정을 초래할 수 있다[56].

외도는 개인과 관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로, 그 발생 원인을 심리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 불안정 애착과 투사적 동일시는 외도 행동

을 유발할 수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주목받고 있다

[55][57]. 불안정 애착은 파트너에 대한 불신과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외도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55][57]. 본 연구는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

이 외도에 미치는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심리치료적 개입

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 및 예방 전략

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도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외도의 부정적 결과를완화하고회

복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연구의 중요성을 더욱부각시킨다

[58][59].

본 연구의 목적은 불안정 애착과 투사적 동일시가 외

도 행동에미치는 구체적인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이 외도의 발생 및 회복 과정에 작

용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외도의

심리적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계 회복 및 외도 예방

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심리치료적 개입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외도 후 관계 회복 과

정에서의 심리적 요인의 역할을 밝혀, 보다 효과적인 치

료적 접근을 제안하고자 한다[57][59].

연구하고자하는 문제는 불안정 애착과 투사적 동일시

가 외도 행동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 불안정 애착이 외도의 발생에 어떻게 기

여하는지, 그리고 투사적 동일시가 외도 후 관계 회복에

어떤영향을 미치는지를규명하는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이 외도 발생에 있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작용

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외도의 복잡한 심리적역학을 해

소하고,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모색하고자

한다[55][60]. 또한, 외도 후 회복과정에서의심리적 요인

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외도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

하고 관계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심리치료적 개입 방안

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55][61].

결론적으로, 불안형 애착과 투사적 동일시는 외도를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심리학적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면 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건

강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기대

된다. 연구들은 이러한메커니즘들이 관계에 미치는영향

을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대처 전략과 예방 방법을 개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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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불안형 애착의 개념 및 유형

애착 이론에서 제시된 불안형 애착 패턴은 성인기의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설명하는 중요

한 개념이다. 불안형 애착은 주로 아동기 양육자와의 불

안정한 정서적 유대에서 기인하며, 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대인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불안형, 회피형, 혼

란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불안형 애착은 개인

의 정서적 안정성과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특히, 불안형 애착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불안과의존성을나타낸다. 불안형애착을가진 사람들은

자신의가치를 타인의 승인에 의존하며, 관계에서끊임없

이 확인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1][2]. 이러한 불안은종

종 관계 내에서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관계

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안형 애착을 가

진 사람들은 파트너의 행동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관계

에서의 작은 문제에도 큰 불안을 느낄 수 있다[2].

반면, 회피형 애착은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정서적 친밀감을 두

려워하며,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1]. 이들

은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려 하며, 이는 종종 파트너와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3]. 회피형 애착은 또한 관계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파트너와의 정서적연결을

방해할 수 있다[5][6].

혼란형 애착은 불안형과 회피형의 혼합된 특징을 보이

며, 이는 더욱 복잡한 대인관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혼란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에서 일관되지 않은

행동을보이며, 이는파트너에게 혼란을줄 수 있다. 이러

한 애착 패턴은 종종 관계 내에서의 갈등과 불안을 증폭

시키며, 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7][8].

불안형 애착은 또한 성인기의 다양한 문제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불안형 애착은 성인기의 폭력적

행동 및 심리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특히 연애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4][5]. 이러한 연구 결과

는 불안형 애착이 개인의 정서적 조절 능력과 행동 조절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불안형 애착 패턴은 성인기의 대인관계에

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 애착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성인

기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개인의 정서

적 안정성과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상담및 치료 현장에서 불안형 애착을 다

루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관계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1) 불안형 애착: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양

육자로부터 일관되지 않은 사랑과 관심을받았거나, 양육

자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였을 때 형성된다. 이 유형

의 사람들은 성인기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의존적이거

나 과도한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들은 상대방의 관심과

애정을 끊임없이 확인하려 하며,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

려움이 크다. 이러한 불안은 관계 내에서 과잉 반응이나

질투, 집착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불안형 애착은 감정 조절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이는 심리적 공격성과도 관련이 있다[5].

2) 회피형 애착: 회피형 애착은 주로 양육자가 어린 시

절 감정적 지원과 공감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을 때 형

성된다. 이유형의 사람들은 성인기 대인관계에서 친밀감

을 회피하거나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독

립적이고 자립적인모습을 보이며, 타인과의 감정적 교류

를 최소화하려 한다. 관계에서 거리를[3] 두거나 갈등 상

황에서 회피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회피형 애착은 대

인관계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성인기의 심리적 및 사회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9][10].

3) 혼란형 애착: 혼란형 애착은 주로 어린 시절학대나

극단적인 양육 환경에서 형성된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양육자가 보호자가 되는 동시에 위협이 되기도 하는 상

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혼란스럽고 상충되

는 행동을 보인다. 이들은 관계에서 안정감을 찾기 어려

워하며, 종종 극단적인 감정 변화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

을 보일 수 있다. 혼란형 애착은 성인기의 심리적 불안정

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증대시킬 수 있다[11][12].

불안형 애착은 어린시절의경험이성인기의대인관계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중요한 개념이다.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 애착 스타일은 각기 다른 방식으

로 성인기의 대인관계에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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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 기능에 깊

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불안형 애착은 우울증, 불

안, 섭식 장애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연관이 있으며

[13][14][15], 이는 성인기의 삶의 질과 관계 만족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6].

2.2 투사적 동일시의 개념 및 메커니즘

투사적 동일시는정신분석학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개

인이 자신의 내면적인 갈등, 감정, 또는 부정적인 속성을

타인에게투사하고, 그투사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심

리적 메커니즘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내부 갈등을

외부로 전가함으로써 일시적인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는

과정을 포함한다.

1) 투사적 동일시의 개념

투사적 동일시(projection identification)는 정신분석학

에서중요한개념중 하나로, 이는개인이 자신의내적상

태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

금 그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 개념은

밀접하게 연결된 내적 심리적 현상과 대인관계적 상호작

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투사적 동일시의 본질은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

정이나 생각을 외부 대상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대상이

이를 받아들여 자신이 느끼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반응하

면, 투사자는 자신의 감정을 외부에서 확인하고 다루게

된다[17]. 이는 특히치료 상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예를 들어, 환자는 자신의 불안을 분석가에게 투사하고,

분석가는 이를 받아들여 분석적 과정을 통해 환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다[18].

투사적 동일시는 또한 대인관계의 맥락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이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교

환과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커플

치료나 가족 치료에서 투사적 동일시는 갈등과 상호 불

만족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19]. 예를

들어, 파트너 간의 상호작용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불안

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 사람이 이를 받아들여 갈

등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투사적 동일시는 초기 아동 발달과의 관련성도

논의된다.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부모에게 투사하고, 부

모는 이를 받아들여 아동에게 적절한 감정적 반응을 제

공함으로써 아동의 심리적 발달을 돕는다[20]. 이는 부모

-자녀 관계의 중요한 측면으로, 건강한정서적 발달을위

해 필수적이다.

투사적 동일시의 이론적 배경은 주로 클라인(Klein)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클라인은 투사적 동일시를 통

해 아동이 자신의 불안을 외부 대상으로 전이하고, 이를

통해자신의내적갈등을다루는방법을설명했다[21]. 이

러한 개념은 현대 정신분석학에서도 계속 발전되고 있으

며, 다양한 임상 장면에서 적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투사적 동일시는 개인의 내적 감정 상태

와 대인관계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중요한 개념이다.

이는 치료적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관계에

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감정 교환과 상호작용의 복잡성

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2) 투사적 동일시의 메커니즘

투사적 동일시의 메커니즘은다음과같은 단계를 포함

한다.

(1) 투사: 개인은 내면의 불안, 두려움, 분노 등 부정적

인 감정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은 자아를 위협하

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어

려운 경우, 이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한다. 예를 들어, 자

신이 느끼는 불안을 상대방이 느끼고 있다고 믿거나, 자

신의 공격성을 상대방이가지고 있다고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초기 동일시와 나르시시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22].

(2) 동일시: 투사된 감정이나 속성을 상대방이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투사자는 상

대방의 행동이나 표정을 자신의 투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하려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무심한 행동을 자신

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상상력과 감정의 연결을 통해 이루어진다[23].

(3) 상호작용: 투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투사된 감정

이나 속성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에 따

른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는 상대방에게영향을 미쳐, 실

제로 투사된 감정이나 행동이 나타나게 만들 수 있다. 예

를 들어, 투사자가 상대방이 자신을 비난한다고 믿고 방

어적인태도를 취하면, 상대방도 이에 반응하여비난하는

태도를 보일 수있다. 이는 대인관계에서의상호주관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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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화: 투사적 동일시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투사자

는 자신의 믿음이 현실적이라고 더욱 확신하게 된다. 이

는 투사된 감정이나 속성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있는 것

처럼 느껴지게 만들며, 투사자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내면 갈등을 외부로 전가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투사적 동일시로 나

눌 수 있다[24].

투사적 동일시는 대인관계에서 갈등을초래할수 있으

며, 특히 친밀한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타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일시적인 안정감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사적 동일시를 이해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대인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특히 치료적 환경에서 중요하며, 환자와 치료자 간의 상

호작용을 통해 환자의 무의식 상태를 해석하는 데 도움

이 된다[25].

2.3 외도의 정의 및 유형

외도의 정의: 외도는 주로 결혼이나 장기적인 연인 관

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배신행위로, 한 사람이 자신의

파트너와의 합의된 관계 외에 다른 사람과 정서적 또는

신체적친밀감을공유하는것을 의미한다. 외도는 파트너

간의 신뢰와 충성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간주되며, 이는

대인관계 및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도의 정의는문화적, 사회적 배경에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서적 배신과 성적 배신을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26].

외도의 유형: 외도는그 성격과 형태에따라 다양한 유

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외도: 정서적 외도는 파트너 외의 다른

사람과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주로 감정적 지지와 친밀감을 공유하며, 대화와 공

감, 심리적 위안을 찾는 행위로 나타난다. 정서적 외도는

성적 활동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파트너에게 큰배신감과

상처를 줄 수 있다[26].

둘째, 성적 외도: 성적 외도는 주로 성적인 관계를 형

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일회성의 성적 만남부터 장

기적인 성적 관계까지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성적 외

도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 이뤄지며, 이는 파트너 간의 신

뢰를 크게 저해할 수 있다[27].

셋째, 온라인외도: 현대사회에서 인터넷과 소셜 미디

어의 발달로 인해 등장한 유형으로,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과 정서적 또는 성적인 친밀감을 나누는 행위를 말

한다. 이는 채팅, 이메일, 소셜 미디어 메시지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외도로 간주될 수 있

다[28].

넷째, 일회성 외도: 일회성 외도는 주로 한 번의 만남

이나 성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우발적으로 발생

하며,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

나 일회성 외도 역시파트너에게 큰심리적 상처를줄 수

있다[29].

다섯째, 장기적 외도: 장기적 외도는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 또는 성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

한다. 이는 주로 비밀스럽게 유지되며, 파트너와의 관계

에심각한 영향을미칠수 있다. 장기적 외도는감정적 유

대와 성적 관계가 함께 포함될 수 있다[29].

여섯째, 외도의 영향: 외도는파트너 간의 신뢰와 충성

을 저버리는 행위로, 이는 관계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

외도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적 상처와 배신감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 수 있다. 또한, 외

도는관계 내에서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증대시키며, 이는

궁극적으로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26][29].

외도의 정의와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외도를

예방하고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

는 데도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불안형

애착과 투사적 동일시가 외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치료 접근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불안형 애착과 투사적 동일시가 외도에 미

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진행되

었다. 이 문헌고찰은 기존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

석하여 불안형 애착과 투사적 동일시가 외도 행동과 어

떻게 연결되는지를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

해 이론적 배경을 강화하고, 상담 및 치료 과정에서의 응



불안형 애착과 투사적 동일시가 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치료적 접근

302 ❙Industry Promotion Research 2024 Oct; 9(4): 297-309

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1 문헌 수집

불안형 애착과 투사적 동일시, 그리고 외도 행동의 심

리적 요인에 관한 주요 학술 논문과 서적을 심리학, 상담

학, 정신의학 분야의 문헌을체계적으로수집하였으며, 관

련연구들을선정하여포괄적으로검토하면서분석하였다.

3.2 문헌 선정 기준

수집된 문헌 중 연구의 신뢰성과 관련성을 평가하여

분석 대상 문헌을 선정하였다. 특히, 불안형 애착과 투사

적 동일시가 외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

구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피험자의 애

착 유형이 외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포함하였다[62][63].

3.3 내용 분석

선정된 문헌들을 바탕으로 불안형 애착과 투사적 동일

시의개념적 정의, 이론적 모델, 연구 결과등을 체계적으

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불안형 애착이 외도와의 관

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투사적 동일시가 외도를 정

당화하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작용

하는지를 탐색하였다[64][65].

연구에서 참고한 주요 문헌은 불안형 애착의 심리적

결과를 다룬연구[66], 외도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을 분석

한 연구[67], 그리고 애착이론의관점에서 외도를 고찰한

연구[68]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본 연구는 불안형 애착

과 투사적 동일시가 외도 행동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상담 및 치료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건강 증진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4. 문헌검토

본연구는기존에 이루어진다양한 연구들을검토함으

로써,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이 외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에대한포괄적인이해를 할수있으며, 문헌 검토

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으로서 아직 연구가 되지 않은 부

분을 식별할수 있다고본다. 이를 통하여새로운 연구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불안형 애착과 외도의 관계

불안형 애착은 어린 시절 부모나 주요 양육자와의 상

호작용에서 형성된 심리적 특성으로, 성인기의 대인관계

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불안형 애착에는 주로 불안형 애

착과 회피형 애착이 포함되며, 이 두 유형의 애착 스타일

은 외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

들은 대인관계에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되

며, 이는외도의원인과결과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1) 불안형 애착과 외도: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애정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파트너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지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외부에서 이를 찾으려 할 가능성이 높

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

려움이 크며, 이는 그들이 외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

인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불안

형 애착은 외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는 정서적

외도나 성적 외도 모두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게

서 흔히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30][31].

2) 회피형 애착과 외도: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적 친밀감을 회피하고 독립적인 모습을 유지하려 하

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파트너와의 깊은 정서적 교류를

피하며, 이는 관계에서의 거리감을 초래할 수 있다. 회피

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거리감을 유지하기 위

해 외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외도는 이들에게 감정적 부

담 없이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일회성 외도나 성적 외도로 나타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 애착은 외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이

는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외도를 통해 자신이 감

정적으로 얽매이지 않음을 확인하려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31][32].

3) 혼란형 애착과 외도: 혼란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혼란스럽고 상충되는 행동을 보인다. 이들

은 관계에서의 안정감을 찾기어려워하며, 극단적인 감정

변화가 특징이다. 혼란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정성을 외도를 통해 해소하려 할 수 있다. 외도를 통

해 순간적인 감정적 또는 성적 만족을 추구하며, 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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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심리적 불안정성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연구에 따르면, 혼란형 애착은 외도와 관

련이 있으며, 이는 외도가 이러한 불안정성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33][34].

결론: 불안형 애착은외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는 주로 불안형애착, 회피형애착, 그리고혼란형 애착을

통해 나타난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내에

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경험하며, 이를 외도를 통해

해소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해는 외도를 예방

하고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

할 수 있다. 불안형 애착과 외도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대인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과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에 따르면, 치료적 접근은 내러티브 치료와 애착 이론을

통합한 모델이 효과적일 수 있다[35].

4.2 투사적 동일시와 외도의 관계

투사적 동일시(projection identification)와 외도

(affairs)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심리적 기제를 포

함한다. 투사적 동일시는 개인이 자신의 내적 갈등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

는 외도의 발생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현상을 설명하

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첫째, 투사적 동일시는 외도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파

트너에게 투사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은 자신의 불안, 불만족 또는 죄책

감을 파트너에게 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트너는 그

감정을 느끼고 이에 따라 반응하게 된다. 이는 관계 내의

긴장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7][38].

둘째, 외도는 투사적 동일시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

다. 한 사람이 자신의 내적 불안을 파트너에게 투사하고,

그 파트너가 이를 받아들여 불안해하거나 불만족을 느끼

게 되면, 투사자는 자신이 외도로 인한 감정적 대체를 찾

으려할수 있다. 이는외도가 감정적또는심리적 피난처

로 작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38][39].

셋째, 투사적 동일시는 외도 후의 관계 회복 과정에서

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외도로 인해 발생한 신뢰

손상과정서적 상처를 다루는과정에서, 파트너들은 서로

의 감정을 투사하고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감정

적 치유와 관계 회복을위한 중요한단계로 작용할수 있

다[40][41].

투사적 동일시는 외도와 관련된 자기 이해와 반성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도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내적 갈등과 죄책감을 다른 사람에

게 투사하는 대신, 이를 인식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통

해 개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투사적 동일시가

어떻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42][43].

결론적으로, 투사적 동일시와 외도의 관계는 복잡하

며, 이는 내적 갈등, 대인관계 상호작용, 감정적 회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관계를 이해하

는 것은 외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

지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5. 연구 결과

5.1 불안형 애착과 외도의 관계 분석

불안형 애착과 외도의 관계는 심리학 및 관계 연구에

서중요한 주제 중하나이다. 불안형애착은 주로 아동 시

절의 애착 경험에 기인하며, 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의 대

인 관계와 연애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외도는 이러

한 불안형 애착의 결과로 나타날 수있는 복잡한 행동 중

하나로, 두 개념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관계 동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1) 불안형 애착의 유형과 외도

불안형 애착: 불안형 애착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가

치를 타인의 승인에 의존하며, 관계에서 높은 불안과 두

려움을 경험한다. 이들은 파트너의 관심과애정을 끊임없

이 확인하려 하며, 그 결과로 외도를 통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려 할 수 있다. 외도는 이들에게 감정적 안정을

제공하고,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느낌을 잠시나마 제공

할 수 있다[34][35].

회피형 애착: 회피형 애착을 지닌 사람들은 정서적 친

밀감을 피하고독립성을유지하려는경향이 있다. 이들은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외도를 선

택할 수 있다. 외도는 이들에게 정서적 부담 없이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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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34][35].

2) 외도의 심리적 동기

정서적 부족: 불안형 애착을 지닌 사람들은 현재의 관

계에서 정서적 부족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외도는 이러

한 부족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정서적

지지를 통해 자신이 중요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얻으

려 한다[34][43].

자기 존중감: 불안형 애착을 지닌 사람들은 낮은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외도는 이들이 자

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자신의 매력을재확인하는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일시적으로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역할

을 할 수 있다[34][44].

3) 관계 역동

갈등 회피: 불안형 애착을 지닌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

거나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외도는 갈등을 회피

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관계의 문제를 해

결하기보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36][43].

안정감 추구: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에서

안정감을 찾기 위해 외도를 할 수 있다. 외도는 일시적으

로나마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32][36].

5.2 투사적 동일시와 외도의 관계분석

투사적 동일시와 외도의 관계에 대한 심층 분석은 이

두 심리적 현상이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투사적 동일시는

개인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전가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감정이나 욕구를 가

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다. 이는

외도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첫째, 책임 전가의 측면에서 투사적 동일시는 외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외도자가자신의 불만이나 불안을 파트너에게 투사함

으로써, 파트너가 충분히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느

끼고 외도를 정당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Petriglieri, G., & Stein, M. J. (2012)에 제시된 리더십의

정체성 작업에서의 투사적 동일시와 유사한 메커니즘

[52]으로, 개인의 역할 요구에 부합하는 정체성을 형성하

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자기 정당화와 관련하여, 투사적 동일시는 외도

자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충실하지 않다고 의심하는 경향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외도

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

다. 이러한 기제는 외도가 관계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

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35].

셋째, 갈등의 증폭 측면에서는, 투사적 동일시가 불필

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하여 관계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는 Petriglieri, G., & Stein, M. J. (2012)에서설명

된 외도 기반 애착 외상의 결과와 유사하게, 외도가 관계

의 안정성을 해치고, 피해자에게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부정적 영향[35]을 미치는 것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감정적 거리의 증가를 통해 투사적 동일

시는 관계의 친밀감을 감소시키고 외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투사적 동일시가 관계 내에서의 정서적 거

리감을 심화시켜 외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Petriglieri, G., & Stein, M. J.

(2012)의 연구에서 외도가 관계의 지속성과 배신당한 파

트너의 웰빙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35]을 기반으로, 외도

예방과 관계 개선을 위한 심리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

한다.

결론적으로, 투사적 동일시는 외도의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외도 예방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투사적 동일시의 기제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더 건강한 대인관계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5.3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는 불안형 애착과 투사적 동일시가 외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존 이론을 강화하고 수정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45], 불안형 애착과 투사적

동일시가 개인의 행동과 관계 역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

힘으로써, 관계 심리학 및 대인관계 이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46].

2) 실천적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상담 및 치료 현장에서 유용한 지침을



Psychotherapeutic Approach to the Effects of Insecure Attachment and Projective Identification on Infidelity

Industry Promotion Research❙ 305

제공하고, 특히 정서적 지지와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방

법을 제안하여 상담 및 치료에 개입할 수 있으며[46], 청

소년 및 성인 대상의 관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적

접근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47]. 더불어 관계 문제와

외도가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

다고 본다[48].

5.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인구 집단을 포함하

는 연구가 필요하며[50], 장기적인 종단적 연구를 통해인

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고[51], 복잡한 상호작

용을 탐구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

도 있다고 본다[46]. 또한 주관적 보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생리적측정, 행동관찰등 객관적인 데이터수집방

법 개발이 필요하며[46], 다양한치료 접근법의효과를비

교하고 검증하는 연구 필요하다고 본다[48].

종합적으로, 불안형 애착과 투사적 동일시가 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 및 관계 연구에 중요

한기여를할수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극복하기위한지

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6. 결론

불안형 애착과 투사적 동일시가 외도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본 연구의 결론 다음과 같다. 불안형 애착은

파트너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불안정한정서적 유대로, 외도를 통해안정감을찾으려는

경향이높았다. 회피형애착은 정서적 친밀감을 회피하고

독립성을추구하는성향으로, 외도를통해 관계에서의 거

리감을유지하려는 경향이나타났다. 혼란형애착은 불안

과 회피가 혼재된 상태로, 외도를 통해 극단적인 감정 변

화를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투사적 동일시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에게 투

사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으

로, 외도를 정당화하거나 관계를 파괴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였다. 외도는 불안형 애착에서 비롯된 정서적 부

족, 낮은 자기존중감, 관계 갈등 회피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불안형 애착과 투사적 동일시는 외도 행

위의 중요한 심리적 배경임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

는 외도문제 해결을위한 상담 및치료 프로그램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개인의 심리적 건강 증진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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