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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성인애착과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신체화의 관계를 밝히고, 기혼여

성의 성인애착과 신체화에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혼여성 278명을 대상으로 성인애착질문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신체화 척도를 사

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기혼여성의 성인애착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의 매개효과를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혼여성의 성인애착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신체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애착과 신

체화간의 관계를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의 

성인애착이 신체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적응적인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을 통해 신체화 경향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음을 검증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의의와 시사점 및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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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등의 다양한 신체

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은 다양

한 신체적 불편감과 증상들로 인해 여러 병원을 

찾게 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가 많다. 이러한 증상은 쉽게 호전되지 않으며, 

만성적인 경향을 보이기 쉬운데, 이를 흔히 신체

화라고 한다. 신체화(somatization)는 의학적으로 원

인을 알기 어려운 신체 불편감과 증상들을 경험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는 경향으로, 

자신의 사회 심리적 어려움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신체증상을 통해 경험하고 표현하며 의사소통하

는 방식이다(Lipowski, 1988; Kirmayer, 2001). 이러

한 신체화 증상을 가볍게 보는 시선도 있으나, 이

것이 개선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되면 반복적 

수술처치, 약물의존으로 이어지고 가족관계에서 

이혼, 자살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어 면밀하게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신체화는 모든 문화권에서 나

타나는 문화보편적인 현상으로 우울증 등 심리적 

장애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흔하게 나

타난다(Lipowski, 1988).

선행연구에 의하면 신체화 발병이 서구에 비하

여 한국이 높다고 밝혔는데(김명정, 김광일, 1984), 

이는 우리나라에서 불쾌한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것보다 신체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더 허용하기 

때문에 심리적 갈등이 신체증상으로 나타나는 경

향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임정원, 1998). 우

리나라 성인의 정신건강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이옥형, 

1989; 김은하, 김혜림, 2015) 특히 여성들은 높은 

비율로 우울증과 동반된 신체화 증상을 겪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호찬, 오동원, 도정수, 

1992; 김수진, 김세영, 2013). 이는 여성이 생물학

적으로 신체적인 불편한 느낌과 변화에 민감하고

(Lewis & Lewis, 1989) 부정적인 기분상태일 때 신

체증상을 더 신체적으로 귀인하기 때문이다(신현

균, 2006; 주은선, 최선우, 2013).

국내 선행연구에 의하면 결혼생활에 불만족이 

크고, 가족친밀감이 낮을수록 우울, 적의감 및 신

체적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정연옥, 2016), 신체화를 가장 많이 보인 대상

은 중년여성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임정원, 1998; 

이은경, 2015). 중년 여성들은 가정 내, 외의 생활

사건을 통해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느끼는데 이것이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다(김명정, 김광일, 1984; 김진성, 1994; 임정원, 

1998; 김은하, 김혜림, 2015). 실제로, 결혼한 여성

은 아내, 어머니, 며느리로서의 다중 역할을 수행

하는 부담이 있으며, 개인적 내적 환경과 가족생

활, 직업생활 등 외적 환경에 의하여 개인적, 가

정적, 사회적으로 높은 긴장과 갈등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김준성, 2013). 또한 자식세대로

서 부모세대로서 변함없는 역할을 수행해야하고, 

새로운 환경으로부터 적응해야하는 질적인 변화

들은 신체화 증상과 관계가 깊다(이은경, 2015). 

특히, 가족 치료적 입장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정

서적 상호교류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정서표현과 조절은 전체 가족과의 관

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가족 안에

서 기혼 여성이 경험하는 심리적, 신체적 안녕은 

가족 전체의 정신건강과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

게 되므로 기혼 여성들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개인이 경험하

는 신체화는 자신의 심리정서적 차원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타인과의 관계와 삶의 만족

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애착과 신체화간 애착의 안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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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정서조절체계에 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애착은 태어나면서 주 양육자와 같이 중요한 

대상에게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Bowlby는 내적작동모델을 통하여, 애착이 전 생애

에 걸쳐 지속된다고 보았고, 성인의 정서적 유대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확장되었다(이윤영, 전

효정, 2009; Hazan & Shaver, 1987). 안정 애착의 

사람들은 부정 정서를 경험할 때 중요한 애착 대

상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들

은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인식과 자연스

러운 표현이 가능하다(Fonagy et al., 2002). 반면 

불안정한 애착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

할 때 중요한 애착 대상에게 수용받거나 공감받

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정서를 조절하고 표현하

는 과정에 문제를 겪는다(Waller & Scheidt, 2004; 

김용희, 2006). 불안정한 애착중 애착불안 유형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보살핌을 받으려고 

열중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주변의 위협을 경계하

고, 타인에게 과도한 부정 정서를 표현하여 도움

과 지지를 구하게 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

적인 정서에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반추하게 

된다(Mikulicer, Shaver, & Pereg, 2003). 이들은 신체 

감각을 증폭하여 지각하고, 신체의 고통을 부정적

으로 지각함에 따라, 신체화를 많이 호소하는 것

으로 밝혀져 왔다(Cienchanowski et al., 2002; 김용

희 외, 2005). 한편, 불안정한 애착 중 애착회피 

유형은 가까운 타인의 거절로 인한 좌절감을 경

험하기 두려워하기 때문에 타인과 거리를 두며, 

정서조절체계로서 비활성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Shaver & Mikulincer, 2002). 애착회피

는 신체화와 정적 연관성을 보이지만(Ciechanowski 

et al., 2002; Wearden et al., 2005), 다른 애착유형

에 비해 신체화 증상을 덜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인식하고,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며, 불안

감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성향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의료 기관 방문이나 

관련 소비도 적었으며, 치료기관을 찾더라도 치료 

과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자신에 대한 정보를 쉽게 

털어놓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iechanowski et al., 

2002).

선행연구에 의하면, 신체화의 원인과 유지에 

정서 관련 변인들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인관계에 관련된 스트레스, 긴장상

태, 노출, 분노 등은 신체화 증상의 출현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신현균, 

2006),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ivity), 감정표현

불능증(alexithymia)과 정서표현의 억압(Barsky & 

Klerman, 1983; 신현균, 원호택, 1998), 분노표현의 

억제(최성일 외, 2001) 등은 의미있는 변인으로 확

인되었다. 부정적 정서는 분노, 죄책감, 주관적 불

편감, 신경질, 두려움 등 혐오적인 기분상태를 나

타내고,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신체 증상이나 건

강 불평과 관련있음을 설명한다(신현균, 2000). 또

한 감정표현의 억제는 장기적으로 생리적 각성과 

신체 불편감을 유발하게 되는데(신현균, 원호택, 

1998; 고경봉, 2011) 감정표현을 억제할수록 정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신체이상에 초점

을 맞추어 신체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기 쉽

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애착, 신체화, 부정적 

정서와 정서표현불능증간의 관련을 살펴본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정서는 신체화와 정적상관

을 가지며 감정표현불능증의 인지측면에서 신체

화와 정적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은날, 

2017). 이는 신체화가 정서 각성에서의 어려움 혹

은 공상의 부족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의 결함보

다는 정서를 명명하고 표현하는 것에 문제를 겪

고 있는 인지측면의 결함과 보다 관련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최근 주목받

고 있는 것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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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정서조절 전략(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은 정서를 다루거나 조절하는 동시에 각

성된 정보를 정서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 인지적

으로 다루는 과정이다(Thompson, 1991).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면서 스트레스 사

건을 겪는 순간이나 이후에 뒤따르는 감정을 조

절하고자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시도는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간의 삶과 밀

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Garnefski & Kraaij, 2006).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

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혜원, 

오인수, 2016), 행복감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유현, 정소희, 2018). 또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원만한 이성 관

계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이설아, 박기환, 2013), 효과적으로 부정적

인 정서조절을 처리하는 능력은 결혼 만족도에도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지혜, 채규만, 

2012). 한편,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밝혀온 선행연구자들에 의하면, 적응적

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우울, 불안과 같은 심

리적인 어려움과 부적 상관을 갖는 반면, 부적응

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우울, 불안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심리적 문제를 심화시

킨다고 하였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Garnefski & Kraaij, 2006; Besharat & Shahidi, 2014). 

특히, 스트레스 상황일 때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의 사용은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높

인다고 주장하여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의 효과에 주목하였다(김소희, 2004; 이자영, 최웅

용, 2012). 이처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유용성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선행연구자들의 제

안과 실제 임상과 상담장면에서의 효과적이고 직

접적인 개입과 활용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적응

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혼여성의 성인애착은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 동시에,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역시 기혼여성의 신체화를 예측하

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인애

착과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간의 관련성

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들 세 변인들 

간의 경로모형을 추론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는 변인간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더 나아

가, 기혼여성의 성인애착과 신체화 간의 관계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의해 매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세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신체화 증상과 관련하여 성인애

착과 인지적 정서조절의 통합적 이해를 통해 기

혼여성의 심리적, 신체적 불편감에 대한 완화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족관계와 가족기능의 향상을 제

공하는 효과적인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

과 같다.

1. 기혼 여성의 성인애착과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신체화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기혼 여성의 성인애착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는 어

떠한가?

2-1. 기혼 여성의 애착불안과 신체화의 관계에

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2. 기혼 여성의 애착회피와 신체화의 관계에

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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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M 리서치 회사 소속

의 패널을 활용하여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

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기혼여성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의 목적을 설명하고, 성인애착척도(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 Revised: ECR-R),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신

체화 척도(SCL-90-R Somatization scale)로 구성된 설

문문항에 본인이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자기보고

식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7년 8월

에 진행하였으며, 기혼여성 278명을 확정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성인애착척도 (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 

Revised: ECR-R)

Brennan 등(1988년)이 개발하고(불안애착.91/ 회

피애착.94), Fraley 등(2000)이 개정한 것을 김성현

(2004)이 우리말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성인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인애착척도는 애착불안

(anxiety)과 애착회피(avoidance)의 질적으로 다른 독

립된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18문항씩 

애착불안

신체화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애착회피

그림 1. 연구모형

변 수 항 목 빈 도(명) 백분율(%)

연 령　

20대 66 23.7

30대 70 25.2

40대 71 25.5

50대 이상 71 25.5

결혼연차 

5년 미만 95 34.2

5 - 10년 43 15.5

10 - 15년 29 10.4

15 - 20년 32 11.5

20년 이상 79 28.4

교육정도　

중졸 이하 3 1.1

고졸 53 19.1

대졸 206 74.1

대학원 이상 16 5.8

종교　

무교 149 53.6

기독교 49 17.6

불교 33 11.9

천주교 45 16.2

기타 2 .7

결혼만족도　

매우 불만족 12 4.3

불만족 23 8.3

보통 105 37.8

만족 93 33.5

매우 만족 45 16.2

계 278 100.0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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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방식으로(‘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7점’) 평정한다. 김성현의 연구에서 내

적일관성신뢰도는 애착불안이 .89, 애착회피가 .85

로 각각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신뢰도

는 애착불안이 .93, 애착회피가 .88로 나타났고, 

전체 내적일관성신뢰도는 .92이었다.

간이정신진단검사 신체화 척도 (SCL-90-R 

Somatization scale)

미국 John Hopkins 의과대학 정신과 임상심리

학자인 Derogatis 교수와 동료들(1976)이 제작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 List-90- Revision: 

SCL-90-R)를 김광일, 김재환, 원효택(1984)이 우리

말로 번안하여 재 표준화한 자기보고식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9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그중 신체 증상을 측정하는 신체화 척도 12

문항만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방식으

로 (‘전혀 없다=0’에서 ‘아주 심하다=4’) 평정한

다. 이 검사의 내적일관성신뢰도 계수는 .85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관성신뢰도는 

.87이었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Garnefski(2001)이 개발

하고 김소희(2004)가 우리말로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구성은 크게 적응적, 부적

응적 2가지 방향으로 나뉘는데, 세부적으로 적응

적 정서조절은 조망확대, 수용, 계획다시 생각하

기,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로 나뉘고, 부

적응적 정서조절은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

국화의 하위요인으로 나뉜다. 전체 9개의 하위영

역은 각각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3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방

식으로(‘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만 사

용하였고, 김소희(2004)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신

뢰도는 조망확대 .66, 계획다시 생각하기 .80, 긍

정적 초점변경 .85, 긍정적 재평가 .80, 수용 .53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신뢰도는 

.61 ~ .80까지 분포하였고, 전체 내적일관성신뢰

도는 .90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 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

하여 첫째, 빈도분석을 통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주요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를 확인하고,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α)를 산출

해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셋째,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 간의 상

관관계를 살펴았다. 넷째,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수간 상관 및 기술통계

연구 모형의 측정변수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

인하였고, 정규분포 확인을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

초로 기혼여성의 성인애착,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 신체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인애착과,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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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그리고 신체화와는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성인애착과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는 

부적 상관을, 성인애착과 신체화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 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기혼 여성의 성인애착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적

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

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이는 세 개의 회귀방

정식을 사용해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한

편,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화 증상의 호소가 증

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정민, 지혜, 2011)와 신

체화를 가장 많이 나타내는 대상이 중년여성이라

는 보고에 따라(임정원, 1998; 이은경, 2015) 정확

한 분석을 위하여 연령변수를 통제한 후 연구모

형을 검증하였다.

애착불안과 신체화의 관계: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기혼여성의 애착불안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적

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로 성인애착의 애착불안, 매개변수

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종속변수로 신

체화를 두고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단순 회귀분

애착불안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192** -.182**

Sobel test: Z = 2.250, p < .05

.317*** → .282***

통제변수: 연령

신체화

그림 2. 애착불안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ß t R2 F

1 애착불안
적응적인 

인지적정서조절전략
-.192 -2.242** .040 6.511**

2 애착불안 신체화 .317 5.523*** .101 15.383***

3

애착불안

신체화

.282 4.901***

.132 13.928***적응적인 

인지적정서조절전략
-.182 -3.164**

**p < .01, ***p < .001

Sobel test : Z = 2.250, *p < .05 통제변수: 연령

표 3. 애착불안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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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실시하였고, 3단계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 그림 2와 같다. 1단

계에서 독립변수 애착불안은 매개변수인 적응적

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력(β = 

-.192, p < .01)과 2단계에서 독립변수 애착불안은 

종속변수인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력(β = .317, p 

< .001)이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 애착불안은 신

체화에 유의한 영향(β = .282, p < .001)을 미치

며, 2단계보다 그 값이 감소(⊿β = .035)하였고,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또한 신체화에 유의한 

영향(β = -182, p < .01)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매개변수인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부

분매개효과를 가지면서 애착불안과 신체화의 관

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Z = 2.250, p < .05).

애착회피와 신체화의 관계: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기혼여성의 애착회피와 신체화의 관계에서 적

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앞선 방법과 동일하게 검증한 결과 표 

4, 그림 3과 같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 애착회피

는 매개변수인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력(β = -.337, p < .001)과 2단계에서 

독립변수 애착회피는 종속변수인 신체화에 미치

는 영향력(β = .198, p < .001)이 유의하였다. 3단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애착회피 신체화

.198*** → .134*

-.337*** -.191**

Sobel test: Z = 2.765, p < .01 통제변수: 연령

그림 3. 애착회피와 신체화의 관계에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ß t R2 F

1 애착회피
적응적인 

인지적정서조절전략
-.337 -5.954*** .122 19.090***

2 애착회피 신체화 .198 3.350*** .040 5.738***

3

애착회피

신체화

.134 2.162*

.072 7.096***적응적인 

인지적정서조절전략
-.191 -3.176**

*p < .05, **p < .01, ***p < .001

Sobel test : Z = 2.722, ***p < .001 통제변수: 연령

표 4. 애착회피와 신체화의 관계에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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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애착회피는 신체화에 유의한 영향(β = 

.134, p < .05)을 미치며, 2단계보다 그 값이 감소

(⊿β = .064)하였고,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또한 신체화에 유의한 영향(β = -191, p < .01)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매개변수인 적응적인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면서 애

착불안과 신체화의 관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 = 2.722,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신체화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성인애착의 두 차원

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과 상호작용하여 신체화에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논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애착,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 신체화간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

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인애착과 신체화는 유의

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성인애착과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그리

고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신체화는 유

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

저, 성인애착과 신체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성인애착의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이 높을수록 신체화 증상은 증가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한 애착을 가

진 사람일수록 신체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고

된 선행연구(Waller, Scheidt, & Hartmann, 2004; 김

용희 외,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고, 대인관계에

서 불안정한 성인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

은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들(김수진, 김

세영, 2013; 김지연, 2016; 홍순주, 2017)과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성인애착과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

였는데, 이는 애착불안이나 애착회피 차원이 높은 

사람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낮게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

인애착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강수진, 2010; 전은숙, 

홍혜영, 2012)와 일치하는 결과로, 불안정한 애착

을 형성한 개인이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을 더 많이 사용하며, 부정적인 정서를 적응적

으로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결과(신지욱, 

2006)와 일치한다. 또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과 신체화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

데, 이는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은 

낮은 신체화 증상과 관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적게 활용할수록 신체화가 증가한다는 설명이 가

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인 불안과 우울 변인과 

부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신혜진, 2017)와 적응적

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심리적 안녕감과 정

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김소희, 2004)와 맥을 같이

하며, 신체화 증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들 중 부정적인 정서, 감정표현불능증과 정서표현

의 억압 등을 긍정적인 정서 경험으로 표현하는 

것이 신체화 증상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선행연

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신현균, 원호택, 

1998; 고경봉, 2011)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의 사용이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

과 부적응을 완화시켜준다는 선행연구(Garnefski 

& Kraaij, 2006; 설정훈, 2016)를 지지하고 있다.

둘째, 기혼여성의 성인애착과 신체화의 관계에

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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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한 결과, 성인애착이 신체화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주는 동시에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체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과 신체화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 결과(김용희, 2006)를 지지

하는 것으로, 그에 따르면 불안애착 유형의 사람

들은 신체화 호소 경향이 높고 불안애착과 신체

화의 관계를 정서적 안정성 요인이 완전 매개한

다고 밝혀, 불안애착은 정서적 안정성을 통해서 

신체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

밖에도 성인애착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부분 매개한다

는 연구(신혜진, 2017), 성인애착이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을 매개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김지연, 2016)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기혼여성의 

성인애착이 신체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하여 신체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성인애착에

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기혼여성들

은 신체화 증상을 많이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적절하게 활용

하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심리적 부적응과 신체

적 불편감의 호소가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불안정한 성인애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정

서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는 정서조절 전략의 사

용(Wei et al., 2005)으로 인해 신체의 교감신경계

를 활성화시키거나 신체감각을 증폭하여 지각함

으로 불편한 신체증상의 호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신현균, 2000). 이는 가족치료적 관점에서 성인애

착과 정서조절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통하여 기

혼여성이 경험하는 심리적, 신체적 불편감 완화에 

있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을 활용하여 효과

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여성의 성인애착이 신체

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면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통해 신체화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신체

화의 감소를 위해 성인애착의 변화에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울 경우,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신체화의 변화를 이

끌어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실제 임상과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심리적 어려움과 더불어 

신체적 불편감의 호소에 대하여 성인애착의 안정

성을 확인하고,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적용함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결혼

한 부부뿐만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를 

위한 신체적,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형

성을 위한 상담개입과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양적조사연구로서 지니는 일반적인 문

제인 편의표집을 실시하여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

고, 자기보고식 설문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화 범위를 확대하고, 면접법 등의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인

구통계학적인 변인인 연령은 통제하여 검증하였

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그 외에 결혼연차, 결혼만

족, 교육정도 등을 고려하여 폭넓은 해석과 적용

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성인애착에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원이 신체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기제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대인관계와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적

응기제로서 성인애착과 신체와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를 확인한 통합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가 신체화를 호

소하는 내담자들을 위한 상담적 개입을 위한 기

초자료와 부부교육 혹은 가족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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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s between Adult-Attachment

and Somatization among Married Woma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Cha, Nam-Hee Chang, Seok-Jin

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daptive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and somatization, and the influence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adaptive to adult attachment and somatization of married women.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from 278 

subjects using adult attachment questionnaires, adaptive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and somatization 

scales. The mediation effect of the adaptive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in the relationship of adult 

attachment and somatization was verifi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adult attachment of married 

women was related not only to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but also to somatiz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somatization was partially mediated by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respectively. This is a result of confirming that adult attachment of married women is an 

important psychological factor affecting somatization, and at the same time, it can change somatization tendency 

through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Significance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 adult attachment, somatizatio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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