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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애착유형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그룹과제수행상황

에서의 자신감과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애착유형이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

과 만족감을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으로는 378명의 서울시내 K대의 대학

생이 참여했으며, 애착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성인애착질문지를,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알아보기 위해, Keller(1989)의 학습동기측정검사지에서 자

신감과 만족감 부분만을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유형을 Bartholomew와 

Horowitz(1991)에 의한 자기-타인의 이원모델에 따라 안정형, 회피형, 양가형, 공포형의 4가지로 분류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험자의 약 60%가 안정애착유형을, 약 25%가 양가애착유형을, 나머지 

10% 미만이 각각 회피와 공포의 애착유형을 보였다. 또한, 애착유형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그룹과제수행의 상황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룹과제

수행의 상황에서 집단구성원을 조직하고,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방법을 선택하는데 유의한 정보를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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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유아기에 영아-주양육자와의 관계는 영아가 최초로 겪게 되는 인적 환경으로 이 

시기에 형성된 주양육자와의 친밀한 애착은 후일에 아동의 지적, 인성 및 사회성 발달

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생에서 첫 3년이 사회정서 발달의 민감기라고 한다(Bowlby, 

1973). 애착은 영아가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주양육자와의 접근가능

성과 반응성을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정신적 표상으로서의 내적실행모델

을 형성하고, 이는 애착사건에 대한 영아의 해석을 안내하는 역할로서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역사적으로 정신분석에서는 영아가 태어나서 모서의 젖을 통해 적절히 

욕구충족을 경험하면서 모성에게 의존한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모성의 행동을 따라하

면서 모방하는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정신분석과 사회학습이론에서 말하는 의존

성의 개념은 Bowlby(1958)와 Ainsworth(1969)에 의해 애착이란 개념으로 수정되었으

며 Bowlby의 애착이론을 바탕으로 Ainsworth(1969)는 “낯선 상황 실험” 을 만들어 

애착측정을 가능케 하면서 사실상 애착연구의 활기를 띠게 되었다. 

최근 들어 내적실행모델의 개념을 토대로 한 애착연구는 영아기를 넘어서 아동기와 

성인기로 확장되었다. 영아대상으로 낯선 상황 절차(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유아대상으로 한 수정된 낯선 상황 실험(Main & Cassidy, 1988)과 애착 

Q-set(Waters, 1987), 성인대상으로 성인 애착질문지(Hazan & Shaver, 1987)를 들 수 

있다. 내적실행모델을 입증한 여러 연구에서 15개월경의 안정애착인 유아는 걸음마 시

기에 리더쉽과 사회적 상호작용기술을 더 많이 보인 것으로 보고했으며(Waters, 

Wippman & Sroufe, 1979), 영아기에 안정적인 애착을 보이는 아이가 6세까지도 안정

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Main & Weston, 1981; Main & Cassidy, 1988), 

종적연구에서도 어려서의 애착유형이 초등학교기간 동안의 아동의 사회적 행동애 있어 

중요한 예언자임이 증명되었다(Bretherton, 1985). 초기 애착이론을 확장시켜 성인의 

애정관계를 보았을때, 유아기의 주양육자의 애착유형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Hazen 

& Shaver, 1987). 다른 연구에서는 애착유형이 성인의 대인관계 과정과 직접 관련되어 

불안/양가 애착의 사람이 안정애착보다 더 불안하고 적대적이어서 부정적인 자아를 갖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obak & Sceery, 1988; Collins & Read, 1990). 국내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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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된 대학생일수록 대학생활을 더 잘 적응하고 자존감과 자기 표

현력이 높고, 동료와도 원만하며 수줍음을 덜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경, 1993; 김

동직과 한성열, 1997).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대학생 내담자들의 경우, 과거 힘들

게 해왔던 악 순환적 대인관계의 패턴을 반복하여 상담 받으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

적했다. 위의 관련연구에 따르면, 초기 부모와의 유대관계로 형성된 애착유형은 영유아

기, 아동기를 넘어 성인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관계의 질이 개인의 심리적인 발달 뿐 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성인 애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 기존의 연구는 대학생 애착유형과 자존감 및 대인관계, 정체감, 자기개념과 자

기가치감, 건강 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있다(박은경, 1993; 장휘숙, 2000; 김지현, 

1999; 탁영란, 이은영, 2004). 반면,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분노경험, 방어 전략의 효율

성, 대인불안, 자기 개념과 우울과 불안과의 관련성, 수줍음과 관계지향성 및 지각된 

사회적지지,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연구(김세진, 1999; 박은영, 1998; 임지

은, 2003; 김민동, 2003; 오가혜, 2001; 김은정, 권정혜, 1998)들이 있다. 위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대인관계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적 장애와 정신 병리에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애착관련 선행연

구는 성인의 치료나 상담프로그램을 위해 집중되었으며 긍정적인 애착이 형성된 성인

의 자존감, 독립성, 자신감, 만족감, 자기가치감과 같은 변인이나 특성과 관련한 연구

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애착이 집단에서의 조직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애착유형이 자신감과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애착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라 자신감과 만족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대

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라 자신감과 만족감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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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애착의 의미와 애착유형에 따른 특성

유아는 태어나서 최초로 맺는 사회적 관계인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과 

타인, 세계에 대한 느낌, 태도, 행동 조직을 발달시킨다. 이렇게 영아와 주양육자 간

에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애착이라고 정의하며, 애착은 주위환경에 정서

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애정이나 사랑과 같은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정옥분, 2007). 주 

양육자와 안정 애착된 유아는 자아와 애착 대상에 대해 안정적인 실행모델을 가지므

로 긍정적인 사회를 기대하고, 자기효능감을 가지므로, 긍정적 내적실행모델을 형성하

게 되어 자기 정서를 알고 적절히 표현하며(Oppenheim, Nir, Warren, & Emde, 

1997), 타인에 대한 긍정적 기대로 더 유능하게 행동한다. 안정애착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유아의 경우 주양육자의 민감성과 반응성을 통해 타인을 신뢰하며, 의지하

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얻는다고 믿으며, 자신에 대해 유능하고 효율적인 존재

로 개념을 발달시키며, 이런 기본적인 인지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반면, 불안정애착을 경험한 유아는 자신에 대해 가치 없게 느껴 불신, 분노, 공격, 

무감각 등의 특징을 보이고(Bretherton & Munholland, 1999), 대인과의 새로운 상황

에서 과잉긴장하고 불안해하며 분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Solomon & George, 

1999). 또한, 불안정애착유아는 각종 행동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높으며, 주앙육자 외

에 타인에게 비협조적이고, 비순종적이며, 칭얼대는, 분노 발작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

성이 크다(Londerville & Main, 1981). 

애착관계를 생애발달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본 단기횡단연구들은 성인기 애착유형이 

유아기의 애착유형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Hazan & Shaver, 1987; Milkulincer, Florian 

& Waller, 1993), 이를 지지하는 여러 연구에서 일관적인 양상을 보이는 애착유형의 결

과들이 보고되었다(Kirlpatrik & Hazan, 1994; Scharfe & Bartholomew, 1994; 김은정, 

권정혜, 1998). 그러나 Baldwin(1996)은 성인의 애착유형이 경험에 따라 수시로 변할수 

있으며 상호작용하는 상대에 따라서 다양한 애착유형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즉, 성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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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유형을 안정된 성향변인으로 보기보다는 관계의 목적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

변인으로 보았다.

Bartholomew 와 Horowitz(1991)은 이러한 다양한 애착의 양상을 자기-타인의 이원

모델에 따라 안정형, 회피형, 양가형, 공포형의 4가지 애착유형으로 <표 1>과 같이 

분류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안정형은 자신은 비교적 쉽게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편이고, 자신

이 타인에게 의지하든 타인이 자신에게 의지하든 간에 자신은 편안하게 느낀다. 회피

형은 자신은 가까운 정서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지내는 것이 편안하고, 본인은 독립심

과 자기충족감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남들에게 의지하거나 남들이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양가형은 자신은 타인과 정서적으로 완전히 친밀해

지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 타인이 가까워지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느낀다. 

자신은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안심이 되며, 때때로 자신이 타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타인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봐 염려스러워 한다. 공포형

은 자신은 남들과 가까워지면 왠지 편안하지가 않다. 자신은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

를 원하기는 하지만, 타인을 완전히 신뢰하거나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어려우며 자신

이 타인과 가까워지면 타인에게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한다.     

<표 1> 애착유형에 따른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

안 정 형 회 피 형

(자신긍정 - 타인긍정) (자신긍정 - 타인부정)

양 가 형 공 포 형

(자신부정 - 타인긍정) (자신부정 - 타인부정)

           

기존 연구에 따르면 애착유형에 따른 개인의 특성들도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다. 안

정애착집단은 자기만족감, 자기존중감이 높으며, 타인신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만족

감이 높아 자기와 타인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호의적인 내적모델을 발달시키는 

경향으로 타인과 친밀하여 의지하고, 버려진다거나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

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zan & Shaver, 1987). 또한, 긍정적 애정관계를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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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son, 1990), 행복하며 신뢰하는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며(Hendrick & Hendrick, 

1989; levy & Davis, 1988), 자기노출에 민감하지 않다(Mikulincer & Nachson, 1991).  

회피애착집단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으로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

를 갖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평

가된다(Hazan & Shaver, 1987). 이들은 또한, 욕구좌절에 의한 적의를 보유하고, 그 

적의로 대인관계에서 불신, 반항, 경쟁, 자기 말살적 행동을 나타나고, 타인과의 친밀

감을 덜 추구하고, 자기노출을 꺼리며, 대인관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덜 확신적이며, 타인의존은 적으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Bartholomew & Hor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Feeney & Noller, 1990).

양가애착집단은 타인과의 친밀관계를 열망하나 대인관계에서 불만족하게 느끼며, 자

기 확신과 주장성이 약하고 자기가치감이 약하다(Bartholomew & Hor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또한, 타인과 인간본성에 긍정적 관점을 갖지만 타인에 대한 

믿음은 안정 애착집단만큼 확고하지 않고, 인간본성에 대한 믿음에서도 다소 부정적이

다((Bartholomew & Hor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그러나, 타인과의 부정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여전히 안전감의 토대로 생각하

며 그에게 의지하려 한다. 즉 자기에 대해서는 무가치하게 느끼지만, 주관적인 안정감

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이상화시키는 특징이 있다. 자주 그들의 

파트너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다거나 그들을 버릴 것이라고 걱정하거나 극단

적으로 가까워지기를 바란다(Hazan & Shaver, 1987). 종종 부정적인 애정관계

(Simpson, 1990)의 경향이 있고, 낮은 수준의 신뢰, 헌신, 만족 그리고 상호의존성

(Collins & Read, 1990; Simpson, 1990)과 강박적이고 열중하며 질투하는 애정의 형태

를 띤다(Hazan & Shaver, 1987; Hendrick & Hendrick, 1989; Levy & Davis, 1988). 

공포애착집단은 타인과의 부정적인 경험에 압도되어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

하지 않으며 자기와 타인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그들은 타인과 가

까워지고 타인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려우며,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지면 불안해한

다(Hazan & Shaver, 1987). 그들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특성은 그들의 애정상대에 

대한 강박적인 편향이라기 보다는 친밀에 대한 심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고 된다(Hendrick & Hendrick, 1989; Levy & Davis,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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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착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자신감

애착은 사회인지 발달의 근간으로서, 부모와 긍정적인 애착이 형성된 자녀는 자라

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이며 총체적인 평가로 정의된다(Gecas, 1983; Rogenberg et al., 

1995). Hater(1990)는 지각된 능력과 지각된 수용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데, 

지각된 능력이란 신체적 외관, 사회적 수용, 학업성취능력, 체육과 예술에 대한 소질 

그리고 품행과 관련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이며, 지각된 수용은 부모나 친구, 교

사와 같은 중요한 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를 말한다. Rogers(1961)는 자

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이 보다 능동적이고, 안정적이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

신에 대하여 가치있게 느끼고 현실적 기대를 하며 타인에 대해 우호적이며, 자아존중

감이 낮은 청소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하며,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하고(Kernis 

et al., 1993), 약물남용, 비행, 우울 그리고 자살과 높은 상관이 있다고 보고했다

(Bolognini, Plancherel, Bettschart & Halfon, 1996). 

자아존중감과 애착과 관련된 연구에서 안정된 애착은 자기존중감과 자기표현력(박은

경, 1993; Armsden & Greenberg, 1987; Bell, Avery, Jekins, Feld, & Schoenrock, 

1985), 자아개념(김민동, 2003; 임진영, 장재숙, 2003), 자기 효능감(Mikulincer, 1998; 

Mikulincer, Florian, & Weller, 1993)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애착

은 주변사람들과 더 빈번한 교류와 만족스러운 의사소통 및 원만한 대인관계, 수줍음, 

대인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김민동, 2003; 박은경, 1993; 오가혜, 2001; 임진영, 

장재숙, 2003; 정민현, 2003; Armsden & Greenberg, 1987; Bell, Avery, Jekins, Feld, & 

Schoenrock, 1985). Bandura는 낮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의 형

성을 방해하고, 스트레스 사건을 다루지 못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의 평가기준에 부합되

지 않는다고 믿으며,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만들게 된다고 했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

서도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대인불안을 보인다고 보고했다(조용래, 원호

택, 1997; Beck, Emery, & Greenberg, 1985; Edelman, 1985; Muris, 2002). 

애착유형과 대인관계의 연구에 의하면 안정 애착집단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전반적으

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며 그들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매사 확신에 차있고, 자

기 주장적이며, 더 신뢰성있고, 덜 냉담하고, 덜 내향적이었다(Bartholom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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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Feeney와 Noller(1990)의 연구에서도 불안.양

가.회피형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안정형은 그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더 신뢰하고 자신

감이 높으며 애정관계에서 다른 유형들보다 더 성공적이었다고 보고했다. 애착유형에 

따른 기존의 연구에서 회피형의 사람들이 안정형에 비해 좀 더 부정적인 자기상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지만, Collins와 Read(1990)는 이 두 유형의 사람들 간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즉, 안정형의 사람은 대부분 연구에서 긍정적인 표상을 갖

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나 회피형과 안정형사이나 회피형과 불안.양가형 사이에 아무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애착을 측정하는 자기보고법 이외의 면접

을 이용한 연구에서도 안정형은 사회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여유가 있으며, 공격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안정감이 높았다. 회피형은 높은 공격성향과 방어를 보였으며, 공포형은 

수줍음이 많고, 대인관계에서 불안 수준이 높으며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국내연구에서도 부모에 대한 애착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조영순, 

1998),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은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주며 학교생활에서 성공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므로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했다(지수경, 2001; 최은

실, 2001). 장휘숙(1997)의 연구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모두 높은 집

단이 가장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고 모에 대한 애착은 낮지만 부에 대한 애착이 높

은 집단은 그 다음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며 부모 모두에 대한 애착이 낮은 

집단이 가장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닌다고 보고했다. 장휘숙의 다른 연구(1997)에서도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율성과의 관계는 부모 모두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 청

소년들이 친구에 대해서도 높은 애착을 갖고 더 높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에도 부모에 대한 애착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김세진(1999)은 안정애착유형을 가진 사람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대

한 자기인식이 긍정적이며 타인에 대해서도 신뢰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회피형은 높

은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을 가지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 표상을 가진다. 

양가형은 자기에 대해서는 낮은 자아존중감,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 표상을 갖는다. 

공포형은 자기에 대한 낮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효능감,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 표상을 가진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안정형과 회피형이 부정적인 자기모델을 

갖는 양가형과 공포형보다 그룹과제수행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에서 자

신감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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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착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만족감 

기존의 연구에서는 애착이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이는 안정된 애착표상을 지닌 유아가 자신 및 타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내적 실행 모델을 지니므로 타인과의 상호작용 시 적절한 상호작용을 보였다(Bretherton 

& Munholland, 1999; Cassidy,1990; Cicchetti,1990). 실제로 Warren 등(2000)의 연구에

서도 유아의 애착표상 결과가 내면화 행동문제를 가장 잘 예언하였으며, 이민주(2001)의 

연구에서도 긍정적 애착 표상을 보인 남아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잘 수용된다고 지각하

였다. 또한, 유아가 안정된 표상을 보일수록 과제해결을 위한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시 

과제해결에 더 많은 관심과 인내를 보였다.  Kobak과 Sceery(1988)에 의하면 안정된 내

적 작동모델을 가진 대학생은 자아탄력성이 많고, 불안과 적개심이 적으며, 가족의 지원

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며, 괴로움을 적게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회피적 내

적 작동모델의 대학생은 자아탄력성이 낮고, 적개감은 높으며, 많은 외로움을 호소하고, 

가족의 지원을 적게 받는 것으로 지각했다. 불안한 내적 작동모델의 대학생은 자아탄력

성이 낮으며 불안은 높고 개인적 괴로움이 많다고 호소하나, 회피적 집단보다는 가족을 

더 지원적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성인의 애착유형이 대인관계 과정,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적 변인과 관련이 있으며,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성인들은 고독감, 흡연, 알코올 중

독, 비정상적인 성관계 등의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대학원생의 애착이 

유아기 초기에 경험한 애착의 유형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는데, 안정애착은 유아기 

가족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였고 타인을 신뢰하는 성향이 있었으며, 회피애착은 유

아기에 부모와 떨어져 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불안애착은 타인에 대

한 신뢰감, 헌신도가 낮고 다른 두 유형과 비교해서 부모를 믿지 못하는 성향을 보였다

(Feeney & Noller, 1990). 애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안정

형은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건설적인 행동을 했으

며, 불안형은 높은 수준의 불안과 낮은 자아 탄력성으로 스트레스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

고, 회피형은 내적 고통감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했다(Kobak & Sceery, 

1988). 안정형은 힘들 때 타인으로부터 편안함을 찾으려는 무의식적 내적규칙을 소유하

므로 효율적 지지를 얻지만, 회피형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부인하기 때문에 타인의 도

움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 불안형은 지나치게 자신의 고통에 집착하고 자신이 사랑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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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있는지,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과도하게 염려하고, 타인의 

거부에 지나치게 민감하면서도 스트레스 사건에서 애착인물에게 지나치게 매달리고 의

존하므로 타인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Collins & Feeny, 2000; Kobak & Sceery, 1988)

애착에 따라 대인관계 양상이 달라지며 대인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친밀감이나 지지

와 같은 하위영역에서도 애착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실제로 회피형의 사람들이 안

정형이나 불안형 보다 낮은 수준의 친밀감을 나타냈으며(Bartholomew, 1991; Hazen 

& Shaver, 1987), 자기개방을 잘 하지 않으며 타인이 자신에게 개방하는 것도 좋아하

지 않았다. 즉 회피형의 자기개방 수준은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이나 상대가 자기개방

을 하는 수준에 상관없이 일정했다. 반면, 불안형의 사람들은 높은 친밀감의 욕구는 

나타내지만 욕구를 충족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고, 안정형과 같이 대인관계

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유롭게 자기개방을 하지 않더라도 그 수준의 친밀감을 보였다

(Mikulincer & Nachshon, 1991). 적절한 지지를 받은 사람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

고, 안정적인 애착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지지행동을 촉진한다. 안정형은 다른 두 유

형보다 자신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보고하며, 회피형의 남성은 나머지 두 유형보다 

자신의 파트너가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덜 지지적인 것으로 인식했다(Simpson, 

1990). O'koon(1997)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상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자존감과 삶의 만족감이 높았으며, 가족과 만족스러운 의사소통을 하며, 부정적 정서 

상태와는 더 낮은 상관을 보인 것으로 보고 한다. 

종합하여 보면, 안정애착형은 유연하고 복잡한 인지 체계를 가지고 있어 대인관계 및 

정서경험에서 적응력이 있으며, 효능감이 높아서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보이는 반면, 불

안애착형은 정서경험이나 대인관계에 투입되는 자원이 부족하여 갈등상황이나 스트레스

에 대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Collins & Read, 1990, 1994; Kobak & 

Sceery, 1988; Mikulincer & Nachson, 1991; Hazen & Shaver, 1987; Mikulincer,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유형이 그룹과제수행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상황에서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 구체적으로는 안정애착을 가진 집단이 불안정 

애착을 가진 집단에 비해 그룹과제수행에 더 높은 만족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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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조사연구

1) 조사 기간

조사는 총 2주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전공과 학

년의 학생들을 조사대상자로 참여하였다.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완성하는 데는 1 주

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회수하였다.  

2) 조사 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 시내 K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391 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애착질문지에 중복 응답하거나 다른 척도에 부분적으로 응답한 자료들을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자료 중 관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반응이 상충되는 13명의 자료

를 제외한 378 명의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남자는 132명 여

자는 255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2.5세 (표준편차 = 4.05), 평균 학년은 2.5년(표준

편차 1.09년)이었다. 피험자 손실은 주로 개인의 애착유형을 결정하는 문항에서 발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인 애착 질문지는 강제 선택형 범주 척도였는데, 13명

의 학생이 애착유형 질문에 대한 반응의 최종점수에서 두 개 이상의 유형에 동일한 

점수를 획득함과 동시에 그 중 본인이 선택한 애착유형과 일치하는 것이 없을 경우에 

최종 분석에서 제외했다. 

3) 조사 도구 

조사 도구로는 애착유형 검사지와 그룹과제동기 검사지의 두 종류가이다. 첫째. 대

학생의 애착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성인

애착질문지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애착유형 검사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전

반부는 일반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의 반응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7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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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척도로 평가하는 12개의 문항으로, 후반부는 주어진 네 가지 애착유형 중에서 피험

자 본인이 한 가지유형을 선택하게 하는 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어진 12개의 

문항에 대한 총점수와 피험자 본인이 선택한 애착유형이 일치하였을 때 그것을 최종

적인 개인의 애착유형으로 결정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 α값 .686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애착유형 검사지는 애착유형과 관련된 연구 중에서 가장 권위를 인

정받고 있는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성인애착질문지를 번안한 것으로, 최

근 한국의 애착유형관련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내용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인애착질문지를 이용한 면접법을 사용하

지 않고, 설문지법을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본 연구는 상담원을 방

문한 내담자가 아닌 일반대학생을 상대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해 

개인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 피험자가 꺼려해서 연구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것

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본 연구의 목적이 애착유형의 특성이 그룹과제수행에

서의 자신감과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과 설명력을 객관적인 양적 연구 결과로 나타내

고자 했기 때문에 면접법 보다는 설문지법이 더 효과적인 연구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그룹과제수행에 학습동기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지는 Keller(1989)의 학습동기

측정검사지를 그룹과제 수행상황과 연결지어 자신감과 만족감 요인만을 본 연구 목적

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검사지는 일반적인 그룹과제수행의 자신감에 대한 7개 

문항과 만족감에 대한 8개 문항으로 구성된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평

정척도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비록 Keller(1989)의 학습동기 측정검사지는 본 그룹과제 

수행의 동기에 국한지어 개발된 도구는 아니지만, 물어보는 항목이 개인의 수행에 대

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측정하기에 매우 타당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도 또한 

매우 높은 설문지여서 질문의 대상만을 그룹과제수행으로 바꾸어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 검사지의 신뢰도는 자신감 척도가 Cronbach α값 .858을 나타냈다.

2. 자료 처리 및 분석 

1) 애착유형 분석

애착유형 분석을 위해서는 12개의 문항에 대한 피험자의 반응총점에서 안정형,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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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회피형, 공포형 각각에 해당하는 4문항의 총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유형

과 자기진단에 의해 애착유형을 평가하는 1문항의 결과가 일치하는 결과를 피험자의 

최종 애착유형으로 분류했다.

2) 애착이 그룹과제수행시의 자신감과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과 예측력

애착이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애착유형의 특성이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예측하는 구체적인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Ⅳ. 연구 결과

1. 애착유형분류

애착유형은 네 개의 애착유형에 대한 각각 세 개로 구성된 12개의 문항에 대한 평

정척도 점수에서 가장 높은 총점을 나타낸 유형과, 피험자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애

착유형이 일치할 경우에 최종적인 애착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 387(100.00%)명의 피험자 중에 232명(59.9%)이 안정애착유형

을, 92명(23.77%)이 양가형의 애착유형을 나타냈으며, 28명(7.24%)과 25명(6.46%)이 

각각 공포형과 회피형의 특성을 보였다. 

<표 2> 피험자의 애착유형별 집단 사례수(%)

애착유형별 집단 사례수 (%) 

애착유형 안정형 양가형 회피형 공포형 전체

피험자 수 (%) 232(59.9%) 92(23.77%) 25(6.46%) 28(7.24%)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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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

피험자의 애착유형이 일반적인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결과는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종속변인인 그룹과제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 변인 간에 유의도 수준 .01에서 Pearson 상관계수 .811의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신감과 만족감 점수가 모두 정상분포성과 동변량성을 충

족시켰다. 따라서 중다변량분석을 통해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유의도 

수준 .05에서 Wilks' Lambda 값이 .953 (F=3.119)를 나타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의 애착유형이 일반적인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결과는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안정애착유형을 보이는 

피험자는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 모두에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

며, 회피애착유형을 보이는 피험자와 공포애착유형을 나타낸 피험자가 비슷하게 가장 

낮은 만족감을 보였다. 이러한 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유의도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 애착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scheffe 검증 결과에 의하면, 회피애착유형은 안정애착유형과, 안정애착유형은 회피와 

공포애착유형과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양가애착유형은 안정애착

유형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애착유형에 따른 그룹동기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 평균(표준편차) 

안정형 회피형 양가형 공포형 전체 F p

자기 긍정 긍정 부정 부정

타인 긍정 부정 긍정 부정

동

기

자신감 29.63( 6.09) 26.40(4.28) 28.35(5.96) 26.24(5.63) 28.78( 6.02) 5.428 .001*

만족감 19.33( 4.45) 16.92(4.53) 18.57(4.38) 16.66(4.02) 18.73( 4.48) 5.713 .001*

동기전체 48.99(10.19) 43.13(8.26) 46.97(9.88) 42.68(8.93) 47.51(10.09) 6.30 .000*

Wilks'Lambda 값 = .953 (F=3.119)*

  

*p<.05 (자신감 최고점-40/최저점-8) (만족감 최고점-35/최저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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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착유형과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과의 상관관계

1)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애착유형과의 상관관계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애착의 하위요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tepwise비교를 통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그룹과제수

행에 대한 자신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애착의 특성으로는 안정애착유형으로서 

전체변량의 9.3%를, 회피애착유형은 1.9%를, 공포애착유형은 1.0%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설명력을 보였다. 회피애착유형, 안정애착유형, 그리고 공포애착유형의 특성으로 

일반적인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예측하기 위한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Y'(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 = 25.717 + .601X'1(안정형) -. 264X'2(회피형) - .210X'3 (공포형)

<표 4> 애착유형과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과의 다중상관분석 결과  

Model R R2 B F P

안정형 .180 .093 .306 26.740 .000*

안정형+회피형 .350 .122 -.170 11.424 .001*

안정형+회피형+공포형 .363 .132 -.118 19.384 .000*

*p <.05   

2)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만족감과 애착유형과의 상관관계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애착의 하위요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tepwise비교를 통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그룹과제수

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애착유형은 안정애착유형으로서 전체변량의 8.4%를, 회

피애착유형은 1.2%를, 공포애착유형은 0.5%의 유의한 통계적 설명력을 보였다. 회피

애착유형, 안정애착유형, 그리고 공포애착유형의 특성으로 일반적인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예측하기 위한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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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그룹과제수행에 대한 만족감) = 15.403 + .436X'1(안정형) - .121X'2(회피형) - .114X'3(공포형)

<표 5> 애착유형과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만족감과의 다중상관분석 결과  

Model R R2 B F P

안정형 .199 .084  .289 20.356 .000*

안정형+회피형 .310 .096 -.111  4.807 .029*

안정형+회피형+공포형 .318 .101 -.085 14.329 .000*

*p <.05

Ⅴ. 논의 및 결론

1. 조사 결과에 관한 논의

대학생의 애착유형은 반 이상(60% 정도)이 안정애착유형을, 약 25% 정도가 양가애

착유형을, 그리고 10% 미만이 공포형과 회피형의 애착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불안정애착 보다는 안정애착을 보이는 피험자가 자기존중감과 대인관

계에서 더 높은 자기효용감을 보인다고 제언한 것처럼(박은경, 1993; 황경옥, 2001; 정

민현, 2003, 김동직과 한성열, 1997; 이귀선과 정남운, 2003), 안정애착유형을 보이는 

피험자는 그룹과제수행에 대한 자신감에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사후검

증결과, 공포애착유형과 회피애착유형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양가형의 경

우는 불안정 애착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하나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과제수행과 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타인을 모두 부정하는 회피형이나 공포형과는 

달리 유의할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불안정애착 보다는 안정애착을 보이는 피험자가 사회적 상호작용

의 경험에서 더 긍정적인 기대를 한다고 제언한 것처럼(Bretherton & Munholland, 

1999; Cassidy,1990; Cicchetti,1990), 안정애착유형을 보이는 피험자가 일반적인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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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에 대한 만족감에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사후검증결과, 양가

애착유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으나, 공포와 회피애착유형과는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언한 것처럼(Hendrick & Hendrick, 1989; 

Levy & Davis, 1988), 공포애착의 경우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감, 회피애착의 경

우 이전의 애착관계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각인되어 타인에 대한 분노나 공격성이, 

타인과 친밀해지는 관계를 두려워하게 하기 때문에 그룹과제수행이라는 상황이 만족

감을 주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양가형의 경우는 자신에 대한 부정이 

있을지라도 타인에 대한 긍정모델이 각인되어 있으므로, 그룹과제 수행과 같은 사회

적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타인을 모두 부정하는 회피형과 공포형과는 달리 

만족감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도 안정애착의 특성이 그룹과제 수행시의 자신감과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공포와 회피애착 특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설명되었으나, 양가애착유형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결론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하는 안정애착의 특성은 그룹과제수행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요

구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회피형과 공포형과 같이 타인에 대해 부

정하는 애착의 특성은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신을 부정하나 타인을 긍정하

는 양가형의 경우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그룹과제수행과 같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작업환경에서 구성

원을 조직하고,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학습자의 유형에 맞는 학

습방법을 제공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피험자를 4년제 대학생에 제한하여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초,중,고 학생이나, 대학교 졸업 후의 일반인에게 일반화하기가 조심스럽다는 

점이다. 둘째, 그룹과제 수행 시에 구체적인 과제상황에 따라 자신감과 만족감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는 다양한 상황의 변수를 배제하

기 위해 일반적인 그룹과제 수행 시에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피험자의 경향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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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으로는 첫째,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애착유형에 따라 집단

조직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애착유형이 조직의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체계화시키는 것은 집단역동성과 집단수행 향상에 유의한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피험자의 여러가지 일반적인 특성들, 예를 들면, 성별과 나이와 같은 특성이 애

착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처럼 안정애

착유형을 보이는 피험자는 그룹과제수행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상황에

서 더 높은 자신감과 만족감을 보임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애착유형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세부요소들의 발견은 원활한 그룹원

을 구성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애착유형이 사회적 상호

작용의 상황뿐만 아니라, 자기조절학습과 같은 개별화학습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

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양가애착의 경우 타인에 대한 긍정적

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룹과제수행과 같은 상황에서 안정애착과 별다른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나, 자신에 대해 긍정하고 인식하도록 강조하는 개별학습상황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의문이다. 또한, 자신에 대한 긍정과 타인에 대한 부정을 하는 회피형

의 경우, 그룹과제수행에서는 부정적이었으나,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를 중요하지 않는 개별학습상황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의문이다. 본 연구가 안정

애착유형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시의 자신감과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면, 

자신과의 관계 형성 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애착유형에 관한 연구 또한 개별학습

자의 특성에 맞는 학습방법 설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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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ttachment Styles of University 
Students on Confidence and Satisfaction Levels in 

Group Project Performance*

Joung, Sun-Young** ･ Hur, Young-Rim***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ttachment 

styles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confidence and satisfaction levels toward 

group project performance, involving their social interactions with others. In 

addition, it also sought to establish a model for predicting confidence and satisfaction 

levels in a group project performance environment. 378 university students at K 

university in Seoul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as subjects. For the research 

instruments themselves, the researchers used revised versions of the adult attachment 

questionnaire (Bartholomew & Horowitz, 1991) and the learning motivation 

measurement instrument (Keller, 1989).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pproximately 60% of the subjects exhibited a secure attachment style, approximately 

25% of them exhibited an ambivalent style, and less than 10% of them exhibited 

an avoidant and controlling style respectively. These attachment styl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levels of 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group 

project performance at alpha of .05. The current research results provide useful 

guidance in regards to effectively organizing group members in group project 

* This research is supported by 2008 research fund at Kookmin Universt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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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nvironments and selecting appropriate learning methods based on 

learner's preferences.

Key Words : Attachment style, Confidence in group performance, Satisfaction in 

group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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