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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인정욕구의 매개효과

전 혜 경*

초  록
 

본 연구는 애착이론을 토대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 이 과정에서 인정욕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경기지역 대학생 281명

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해서 설정한 매개효과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성인애착에 이르는 경로에서 인정욕구가 완전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인정욕구를 통해 자녀의 애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에서 인정욕구가 두 변인을 매개한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애착불안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매개변인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경로 모형이 자료에 보다 적합하였다. 또한 어

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인정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대학생 자녀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인정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정욕구가 애착불안

에 미치는 영향도 정적으로 유의한 반면, 인정욕구가 애착회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인정욕구 수준이 높을수록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애착회피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학생들의 성인애착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정욕구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의 실제적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 하였다. 

주제어: 심리적 통제, 성인애착, 인정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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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학생 시기는 발달과정 상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이

며 중․고등학교의 공교육 속에서 잘 계획된 교과수업과 대학진학이라는 목표에서 벗

어나 성인으로의 행보를 준비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대학생들은 학

업, 진로, 대인관계 및 정서적 측면 등 생활 전반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필

요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대학생들의 

애착, 즉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애착 대상이 주양육자인 부모님 이외의 또래

나 이성에게로 범위가 확대되어(박은희, 2014)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관계의 어

려움 속에서도 이들이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인들과의 친밀하

고 효과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윤희경, 윤형식, 2013), 나아가 이 과정

에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탐색하는 것

이 필요하다.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성인애착, 의사소통 등이 있

다(안하얀, 서영석, 2010; 유고은, 방희정, 2011). 이중 성인애착은 대인관계를 증진시

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대처 기술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Bowlby, 1982). 이렇게 

성인애착은 관계문제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관계문제를 개선하고 이

해하기 위해서는 성인애착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정희, 2005). 

성인애착은 친밀한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로서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얻

기 위해 타인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경향성이다(Ainsworth, 1991). 

또한 성인애착은 거부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차원인 애착불안과 친밀함에 대한 두

려움, 의존에 대한 불편함 차원인 애착회피라는 독립적인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안하

얀, 서영석, 2010).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의 경우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에

서 민감하게 반응할 경향성이 있다.  

타인의 평가라 할 수 있는 인정욕구는 전형적으로 심리적 부담이 되는 요소로 여겨

진다(김영란, 2014). 높은 인정욕구는 스스로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방향이 아닌 타

인들이 ‘잘 한다’고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여 살아가도록 하고, 의

존적 관계패턴을 발생시킨다(이정숙, 2010). 한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사랑을 철회

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며, 대학생 자녀 스스로가 불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자존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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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발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다(Barber & Harmon, 2002).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세 변인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관련해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인정욕구는 상호 관련성이 높

으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살펴본 대로 대학생들이 성인애착을 안정적으로 형성하지 못했을 때는 대학생활에

서 적응상의 문제와 더불어 심리적인 어려움의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라 예측할 수 있

다. 더욱이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대학생들이 발달단계에서 경험해야 되는 

과제를 직면할 때 스스로 해결 해 나갈 수 없게 만들며, 이로 인해 과제에 관한 경험

을 박탈당하게 되고(박계란, 이지민, 2012), 과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회가 차

단되어, 결국 대학생들은 어머니에게 의존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섭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인 심리적인 통제를 대학생들의 성인애

착과 관련된 심리적인 어려움의 요인으로 규정하고 그 경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선행이론과 연구결과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인 통

제가 인정욕구,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

의 실제적인 연구들과 이론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설

정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많이 할 것이

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점수가 높을수록 인정욕구가 높아질 것이다. 셋째, 인

정욕구가 높을수록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높을 것이다. 넷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에 대한 관계는 인정욕구에 의하여 매개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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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애착은 양육자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와 결속을 의미하며, 심리적 적응과 정서발

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자녀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 및 환경

에 대한 인지도식인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게 되고, 이는 성격형성의 기본요소로서 관

계양식 및 정서조절전략 등에 영향을 준다(Bowlby, 1969). 이러한 애착은 생애 초기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것이며, 이후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도식이 성

인기의 심리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안정애착을 형성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정한 애착패턴을 지니게 된다(Bowlby, 

1969; Mallinckrodt, 2000). 

그러나 생애초기에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지속된

다는 주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적 작동모델이 중요타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조정되고 재구조화되며, 보다 정교해지는 능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Bowlby, 1988; 방희정, 2009).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애착의 대상이 주양육

자인 부모가 아닌 친구나 가까운 지인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생애초기의 내적 작동

모델이 그대로 유지되기 보다는 각자의 대인관계 경험들이 반영되어 재구조화되는 것

으로 보아야할 것이다(박은희, 2014). 따라서 대학생들의 성인애착을 살펴볼 때는 아

동기의 부모와의 애착보다 성인애착이 관계와 관련된 심리적 적응을 이해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윤희경, 윤형식, 2013).

실제 연구들에서도 현재의 정신건강에 있어 아동기 애착경험보다는 성인애착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며, 성인애착유형은 다양한 특성들에서 개인차를 일으킨다. 즉, 어린 시

절 부모와 애착경험에서 안정적인 성인들은 안정적이지 않은 성인들보다 부모와의 관

계를 보다 애정적으로 지각하는 반면(Feeney & Noller, 1990), 안정적인 애착유형을 

가진 성인들이 모두 자신의 부모를 따뜻하다고 기억하지는 않는다(Main, Kaplan & 

Cassidy, 1985; Waldinger, Seidman, Gerber, Liem, Allen & Haus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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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애착은 불안과 회피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성되며(이현덕, 홍혜영, 

2011), 각각 다른 대처 양식 및 정서조절 전략을 갖는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우선 애착 불안은 타인에 의해 버려질 거 같은 느낌으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깊이를 의미한다. 애착 불안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심각하게 반응적인 과잉활성화 전략을 사용한다. 반

면 애착 회피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만 믿게 되는 자기 의존감에 대

한 과도한 욕구를 의미한다. 애착 회피가 강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 모습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감정이 억제되는 비활성화 

전략을 사용한다(김진숙, 2013; 하진의, 2013). 성인애착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으려면 성인애착을 구분하여 성인애착의 정서조절 및 대처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성인애착을 불안, 회피 두 차원(하유미, 2012)으로 구분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불안정애착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보았다. 

심리적 통제란 부모가 자녀의 생각, 감정, 자기표현, 애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정하려는 훈육행동을 말한다(Barber, 1996; 신희수, 안명희, 2013).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정서적 통제는 자녀에게 심각하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등의 바르지 못한 훈육

태도로 나타나며 부모의 민감성을 저해하는 요인이자 자녀의 부적응적인 요인으로 알

려져 있다(Barber & Harmon, 2002; 이현주, 안명희, 2012). 자녀의 감정을 인정해주

지 않고 사소한 것에도 부모의 사랑을 담보로 협박하거나 죄책감을 심어주는 식의 양

육패턴으로 이어져 분리불안(Hock, Eberly, Bartle-Haring, Ellwanger & Widaman, 

2001), 낮은 자아개념(이은경, 1995), 독립성과 개별적인 정체성(최수경, 1997)에 영향

을 주게 된다.

지금까지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연구들(마은애, 손은정, 2014; 신희수, 안명희, 

2013)은 특히 자녀의 자아개념, 두려움이나 우울, 불안과 같은 개인내적인 변인들에 미

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요구와 

상관없이 가해지는 사회화의 압력(Maccoby & Martin, 1983)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심리

적인 어려움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내적인 속성들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와 같은 개인외적

인 속성들까지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우울이나 불안 같은 개인내적인 변인을 넘어 개인 

내․외적인 것의 중간이라 할 수 있는 성인애착이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며 정신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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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으로 대인관계 속성 같은 성인애착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살펴본 대로 부모의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는 심리적인 통제는 자녀의 정서적·심리

적 욕구와 무관하게 행해지는 사회화의 압력(Maccoby & Martin, 1983)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자녀의 자아정체감(Conger, Conger & Scaramella, 1997)형성에 저해 요인이 되

거나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Baumrind, 1965). 

이렇게 어머니의 심리적인 통제는 자녀의 의존성을 높이고 자율성 발달을 제지하여 

성인기의 안정애착형성을 위한 탐색을 방해 할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정서적 자율성을 좌절시켜 애착 경험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다시 

자녀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감을 갖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 인정욕구와 성인애착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은 확장된 사회적 관계에서 원만한 관계형성과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관계가 효율적이고 원만하며 만족스러울 

때는 행복감을 느끼지만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갈등상황에 처해지면 부적응과 

좌절로 살아갈 수 있다(김남연, 양난미, 2012). 특히 중요한 타인인 친구나 연인, 선

후배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신경을 지나치게 쓰는 경우에

는 오히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Cassidy & Berlin, 1994) 개인 내적인 부적응

으로 이어질 수 있다(Barber & Harmon, 2002). 이는 대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타인들

과의 애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자기 자신

을 어떻게 생각하고 수용하여 받아들여지는지에 관심을 갖게 한다.  

인정욕구(need for approval)는 ‘한 인간이 영향력 있는 타인들로부터 승인받고 싶

어 하는 욕구’이며,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이다(김지형, 박경자, 2010). 이러한 인정욕구는 타인에게 버려지

거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외면하기 위해 사회적인 관계영역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대인관계에서 부인, 억압과 같은 갈등을 회피하는 

방어기제와 관련되어 있다. 인정욕구가 심한 개인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타인의 긍정

적 반응에 지나치게 의식하며 맞춰가는 태도로 볼 수 있다(Crowne, 1979; 김민정, 이

동귀, 2008; 박주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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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인정욕구가 높은 사람은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거나

(신희수, 안명희, 2013), 주변의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 우울을 더 많이 겪는 경향이 

있다(Whittal & Dobson, 1991). 또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은 타인의 인정

을 얻는데 에너지를 더 쓰고 자신의 내적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김지윤, 이동

귀, 2013) 심리적 부적응 현상을 보인다.  

청소년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중의 하나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성

인애착은 대인관계문제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며 관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애착관계의 탐색이 필요하다(윤희경, 윤형식, 2013).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구는 관계문제와 같은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주어, 자기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

를 중요하게 여긴다(송은주, 이지연, 이채희, 2012). 특히 대학생들은 사회적 관계의 

확장으로 같은 또래나 이성과의 관계 형성에 몰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계형성

은 인정욕구추구에 반영되어 성인애착과 관련이 있으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

한 사람들은 타인의 말과 행동을 과도하게 경계하며 타인에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Cassidy & Berlin, 1994).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많이 받는 사람은 자

신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신희수, 안명희, 2013) 중요한 타인에게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결점 없이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고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인정욕구는 타인의 평가와 관련이 있어 때로는 사회적으로 긍정인적인 기능

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심각성에 따라 개인의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인정욕구는 

낮은 자존감(Rudolph & Conley, 2005), 사회적 불안이나 회피와 관련성이 높아(배예

슬, 2014) 정신병리와 연관성이 보고된다. 여기에 성인애착과도 관련성이 높아 애착수

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인정욕구가 높아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김민선, 2007). 이러

한 연구결과들은 애착과 인정욕구의 관련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애착을 형성

하는 과정에서 인정욕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구체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애착과 관련하여 인정욕구의 관계를 세

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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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인정욕구, 성인애착  

국내의 대학생들은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김유림, 

2011) 어머니에 의한 대학생 자녀의 심리통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후기에

서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자율성을 확립하

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지속적인 관여와 통제는 대학생에게 

깊은 불편감과 반발심을 심어질 수 있다. 어머니의 만성적인 심리통제는 대학생의 심

리적 영역의 자율성을 방해하여 어머니와 건강한 심리적 분리를 이루기 어렵고 심각

한 정신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신희수, 안명희, 2013). 

또 다른 문제로 어머니의 관여가 깊은 경우 자녀들은 부적절한 자기상을 형성하게 

되고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인정과 긍정적인 수용을 갈구하게 된다. 때로는 어머니

의 심리적 통제가 사랑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며, 자녀가 무력감과 함께 스스로 

불완전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존감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Barber & Harmon, 

2002). 이런 경우 자녀들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인

정욕구에 매여 있게 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인정욕구에서 추구하는 연구주제로 불안, 자기수용, 삶의 만족, 공격성, 완벽주의와 

애착 등 다양한 심리 내․외적, 대인관계 변인과 관련되어 있다. 대상관계이론에서는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로 생애 초기 주변인과의 관계, 특히 중요한 타인이 자

신에게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영향을 받게 된다(Greenberg & 

Mitchell, 1983). 이는 타인의 인정이 자아존중감의 주요 원천이 되어 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

고 반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

을 주지 못하게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주변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게 된다

(Crowne & Marlowe, 1964). 

인정욕구는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

는 부분이다. 특히 자신의 바람대로 타인의 인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우울이나 불

안을 경험하기 쉽다. 이러한 인정욕구의 연구는 인정욕구가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내

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수의 역할(Wu & Wei, 2008)을 하고, 심

리통제를 많이 받았다고 지각할수록 완벽주의가 높아지며 높은 완벽주의는 다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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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를 높이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신희수, 2012).  

애착관계에서 중요한 타인과의 안정적이지 못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타인을 신

뢰할 수 없고, 자신감이 없으며 무능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

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여 사회적 관계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장

휘숙, 1997). 여기서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자 중요한 타인이며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련성을 예측해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어머니의 독재적인 양육방식이라 할 수 있는 

심리적인 통제가 인정욕구와 상당 부분의 관련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Ⅲ.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2개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81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실시에 앞서 연구자가 

직접 참여 동의를 구하였고 강의시간에 이루어져 실시 후 바로 회수하였다. 이중, 불

성실하게 응답한 4명의 자료를 제외한 277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참

여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124명(44.8%), 여자가 153명(55.2%)으로 여자가 다소 많

았으며, 학년은 1학년이 163명(58.8%), 2학년이 90명(32.5%), 3학년이 24명(8.7%)로 1

학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성인애착 척도

성인애착 척도는 개정판 친밀관계경험검사(ECR-Revised: ECR-R)척도로 김성현

(2004)이 번안한 것을 활용하였다. 이 ECR-R척도는 친밀관계경험검사(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 Questionnaire: ECR)(Brennan et al., 1998)를 Fraley, Wall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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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nnan(2000)이 문항반응이론을 개정한 것이다. 

ECR-R은 성인을 대상으로 내․외적 2개의 독립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착불안차원은 관계에서 버림받거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애착회피차원은 친밀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꺼리거나 불편한 정도를 나타

낸다. ECR-R척도는 모두 36문항으로 애착불안 18문항, 애착회피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원의 두 점수가 높다는 것은 애착이 안정되어 있지 않

음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은 대학생 390명을 대상으로 번역과정을 거쳐 동등성을 

파악하고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타당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측

정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ɑ는 애착의 불안차원은 .89, 애착회피가 .85로 보고되

었고, 안하얀과 서영석(2010)의 연구에서는 각각 .89와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성인애착의 내적 합치도는 .92였으며, 애착의 불안차원과 애착회피의 내적 합치

도는 각각 .92, .91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척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Barben(1996)의 청소년용 부모 심리통제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c; PCY-YSR) 16문항에 Olsen et al.(2002)의 2문항을 

추가하여 안명희(2010)가 번안하고 완성한 청소년 부모 심리적 통제 척도를 신희수

(2012)가 대학생에 맞게 어휘를 수정하여 측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언어

표현제재-감정무시, 인신공격-변덕스러운 감정, 애정철회-죄의식 심어주기의 3개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하위요인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8문항이다. 각 문항

은 Likert식의 5점 척도이며 각 하위변수의 문항 점수를 합한 값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안명희(201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용 부모 심리적 

통제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가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문항

의 내적 일치도는 .91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언어표현제재-감정무시 .79, 

인신공격-변덕스러운 감정 .84, 애정철회-죄의식 심어주기 .7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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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정욕구 척도

인정욕구는 Martin-Larsen Approval Motivation scale(MLAM)을 Martin이 1984년에 

개정하고 이를 이정숙(2010)이 번안한 인정욕구를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참

가자의 모습이 어떻든 상대방에게 수용받기 위해서라면 실제 모습을 숨기고서라도 상

대방에 맞추는 경향을 평가한다. 이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는 무관하게 주변 사람

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실제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주변인들에게 맞추려는 것

이다. 모든 문항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 

수용 받고 싶어 하고, 거부나 비판에 대해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는 것이다. 

Likert-type5점 척도로 구성된 본 척도는 총 20개의 문항 중 역채점 문항은 2, 12, 13, 

16, 19번이다. Wu와 Wei(2008)연구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가 .82였으며, 신희

수(2012)연구의 내적 일치도는 .79이었다.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는 .78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였다. 우선 주요

변인인 어머니 심리적 통제, 인정욕구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애착의 

경우 애착불안, 애착회피로 구분해서 각각의 경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하위요인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각각 따로 종속변인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어머니 심리적 통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인들을 문항묶음(item parceling) 방법 중 

문항-구성개념간 균형(item-to-construct balance)을 이용한 기법(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으로 각각 3개의 측정변인을 생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문항-구성개념간 균형을 이용한 문항묶음 방법은 단일 요인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탐색

적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한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기준으로 2-3개의 문항묶음으로 

문항들을 균형 할당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부하량이 큰 문항과 작은 문항

들을 차례로 묶어서 최종적으로 각각 3개의 문항묶음을 새로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SPSS 21.0을 이용하여 주요변인들과 문항묶음 방법을 통해 생성한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계산하여 자료의 정상분포 가정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AMOS 21.0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주요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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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이때, 모수치 추정방식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였

고, 2단계 접근(Two-step approach; Anderson & Gerbing, 1988)에 의해 측정모형을 

검증한 후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을 검증할 때, 자료에 잘 맞는 최적의 모

형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간   차이검증을 실시

하였다.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합도 지수로 CFI, TLI, 

RMSEA 값을 활용하였다.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TLI와 CFI는 .95 이상, SRMR 값은 

.08, RMSEA 값은 .06 이하면 좋은 모형, .08 이하면 적절한(reasonable) 모형, .10을 

넘으면 좋지 않은 모형(Hu & Bentler, 1999)으로 간주하였다. 더불어 인정욕구의 간

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모수 추정 방법으로 최대우도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변인들이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

하는지를 확인하고(Bollen, 1989),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구하기 위하여 어머니 심

리적 통제, 인정욕구, 애착불안, 애착회피의 전체 점수 및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

차, 왜도, 첨도, 그리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변인들의 전체 점수들간 상관 및 기

술통계치를 표 1에, 측정변인들간 상관 및 기술통계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주요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및 기술통계치 (N = 277)

변인 어머니 심리적 통제 인정욕구 애착불안 애착회피

어머니 심리적 통제 1 　

인정욕구  .34
***

1 　

애착불안  .34
***

 .57
***

1 　

애착 회피 .09 .14
*

 .2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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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01. 

표 2

측정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및 기술통계치 (N = 277)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언어표현재제

-감정무시
1 　 　 　 　 　 　 　 　 　 　 　

 2. 인신공격-변덕

스러운 감정
 .75

***
1

 3. 애정철회-죄의식 

심어주기
 .68

***
 .77

***
1

 4. 인정욕구1  .29
***

 .24
***

 .24
***

1

 5. 인정욕구2  .25
***

 .25
***

 .23
***

 .46
***

1

 6. 인정욕구3  .23
***

 .32
***

 .26
***

 .61
***

 .51
***

1

 7. 애착불안1  .30
***

 .33
***

 .29
***

 .41
***

 .40
***

 .42
***

1

 8. 애착불안2  .27
***

 .29
***

 .24
***

 .46
***

 .41
***

 .48
***

 .80
***

1

 9. 애착불안3  .29
***

 .33
***

 .27
***

 .49
***

 .41
***

 .47
***

 .83
***

 .82
***

1

10. 애착회피1  .01  .05  .06  .03  .10  .10  .16
**

 .22
***

 .25
***

1

11. 애착회피2  .02  .09  .06  .02  .05  .10  .14
*

 .23
***

 .25
***

 .79
***

1

12. 애착회피3  .10  .14
*

 .12
*

 .14
*

 .23
***

 .15
*

 .23
***

 .24
***

 .27
***

 .73
***

 .66
***

1

평균  2.35  2.15  2.12  3.00  2.97  3.21  2.47  2.59  2.67  2.88  2.63  2.52

표준편차   .78   .88   .71   .51   .54   .49   .67   .69   .72   .62   .63   .72

왜도   .60   .53   .76  -.07   .02   .29   .14  -.04   .04   .27   .25   .50

첨도   .18  -.26   .38  -.13   .56   .34  -.56  -.46  -.55  -.08  -.0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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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인정욕구1,2,3 = 문항묶음으로 생성한 인정욕구의 측정변인, 애착불안1,2,3 = 문항묶음으로
생성한 애착불안의 측정변인, 애착회피1,2,3 = 문항묶음으로 생성한 애착회피의 측정변인.

변인 어머니 심리적 통제 인정욕구 애착불안 애착회피

평균 2.21 3.08 2.58 2.68

표준편차  .72  .42  .65  .59

왜도  .66  .22  .05  .35

첨도  .14  .60 -.6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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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전체 변인들의 점수 및 측정변인들은 왜도가 ±2, 첨도가 ±7을 넘지 

않아서 정상분포 가정을 만족시켰다고 할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변

인간 상관의 경우, 애착회피와 어머니 심리적 통제를 제외한 나머지 상관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2. 측정모형 검증

Anderson과 Gerbing(1988)의 제안에 따라 2단계 접근(Two-step approach)으로 모

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측정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측정변인들이 얼마나 

잠재변인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잠재변인에 대한 각 측정변인의 요인부하

량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우선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LI와 CFI 모두 .95 이상, RMSEA는 .06 이하로 좋은 모

형의 기준을 충족시켜 측정모형이 자료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8, N = 277) 

= 72.450, p < .001; TLI = .984; CFI = .988; SRMR = .035; RMSEA = .043(90% 신

뢰구간 = .020-.062). 또한 잠재변인들에 대한 모든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이 .639 

～ .93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s < .001).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B S.E. 

어머니

심리적 통제

언어표현재제-감정무시 1.000 .821

인신공격-변덕스러운 감정 1.260*** .073 .920

애정철회-죄의식 심어주기  .925*** .058 .833

인정욕구

인정욕구1 1.000 .758

인정욕구2  .891*** .094 .639

인정욕구3 1.004*** .091 .791

애착불안

애착불안1 1.000 .889

애착불안2 1.042*** .049 .889

애착불안3 1.131*** .049 .932

애착회피

애착회피1 1.000 .927

애착회피2  .931*** .052 .851

애착회피3  .984*** .061 .78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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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인정욕구를 거쳐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에 영향을 간접경로들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직접적으로 애

착불안과 애착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들이 포함된 부분매개모형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들이 제거

되고 간접경로들로 설정된 비교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분석, 비교하여 실제 

자료를 잘 설명하면서도 간명한 최적의 모형을 탐구하였다. 

완전매개모형이 부분매개모형에 내재된(nested) 모형이므로 두 모형의  차이검증

을 통하여 어떤 모형이 경험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모형인지를 파악하였으며, 두 모

형의 적합도와  차이검증의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우선 모형적합도의 경우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모두 TLI와 CFI

는 .95 이상, SRMR이 .08 이하, RMSEA는 .06 이하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지만,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해볼 때 비교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하였다, 

완전매개모형 부분매개모형 (2) = 4.737, n.s.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더 잘 설명하

는 모형으로 비교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4

연구모형과 비교모형의 적합도 지수결과

 df TLI CFI SRMR RMSEA(CI*)

부분매개모형 72.450 48 .984 .988 .035 .043(.020-.062)

완전매개모형 77.187 50 .983 .987 .043 .044(.023-.063)

  차이검증 (2)= 4.737, p > .05

* CI=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의 경로도를 그림 2에, 최종모형인 완

전매개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의 경로도와 직접효과의 크기에 대한 검증 결과를 그림 

3과 표 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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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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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측정변인과 오차항은 생략하였으며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그림상으로는 내생변인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간 공분산을 직접 연결한 것으로

표현하였지만, 실제로는 잠재변인의 오차항들간 공분산을 연결하여 분석하였음.

그림 3. 최종모형(완전매개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p < .001. 
주. 측정변인과 오차항은 생략하였으며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그림상으로는 내생변인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간 공분산을 직접 연결한 것으로
표현하였지만, 실제로는 잠재변인의 오차항들간 공분산을 연결하여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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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B S.E.  t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인정욕구  .257 .043 .430   6.02***

인정욕구            →  애착불안 1.043 .112 .674   9.31***

인정욕구            →  애착회피  .205 .107 .136   1.92

애착불안            ↔  애착회피  .063 .019 .253   3.32***

***p < .001.

4. 최종모형의 매개효과 유의성 분석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애착불안의 관계에서 인정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고 

난 후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매개효과의 표준오차를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방법으로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신뢰구간이 제시되고, 그 구

간에 0이 속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보는 방법으로 정상분포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Shrout & Bolger, 2002). 

분석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애착불안의 관계에서 인정욕구의 매개효과는 신

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290, 95% 신뢰구간 = .198 ∼ .401. 즉,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자녀의 인정욕구 수준이 높아지게 되어서 애착불안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표 6

인정욕구의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경로 추정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bootstrap) 
하한 상한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인정욕구 

 → 애착불안
.290 .052 .198 .401

주) 부트스트랩 표집은 1,000번, 부트스트랩 추정치는 표준화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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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와의 관계에서 

인정욕구가 매개하는지에 대해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학생들로부터 직접 자

료를 수집하여 설정된 모형의 적합도 및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의의 및 상담 장면에서의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에 이르는 경로에서 인

정욕구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인정욕구를 통

해 자녀의 애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정욕구가 두 변인을 매개한다는 것

이 입증되었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애착불안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매개

변인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경로 모형이 자료에 보다 적합하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따뜻함과 반응성은 낮고 요구와 통제는 높아 자녀와 상호 존중적인 의사소통

을 하지 않게 되어 대학생들은 버려지는 것과 거절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어머니가 요구하는 대로 따르고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어머니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자신의 감정을 제한하며, 자신이 기본적으로 사

랑스럽지 않다는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갖게 되어 욕구를 과장하게 되며 어머니

에 대한 인정과 승인의 심각한 욕구 등을 더 바라게 되어 정서적으로 과잉활성화 전

략을 사용하게 된다(Cassidy & Berlin, 1994)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생들은 가능한 많은 반응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어머니와의 밀접

한 관계를 추구하거나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는 쓸데없으며 정서적으로 상처가 될 수 

있어 욕구를 최소화하여 부정하는 것의 비활성화 전략은 더 많은 욕구를 채우기 위한 

전략이지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불안정해진다(Teyber & McClure, 2013). 부모

의 과잉통제, 무시 및 죄책감 야기와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와 애착수준이 자녀의 인

정욕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민선, 2007; 이주희, 이춘재, 2003)는 

연구대상에서 차이가 있지만 버려지는 것과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어머니의 과도한 

승인과 인정욕구에 과잉활성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생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인정욕구를 매개로 불안정한 애착에 이르게 

되는 경로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인정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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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대학생 자녀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인정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이 지각할수록 인정욕구가 높았다

는 선행연구들(김영란, 2014; 신희수, 안명희, 2013; 이서란, 2014)과 일치한다. 또한 

부모의 과잉보호나 과잉통제, 무시 및 수치심 유발과 같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애착수준이 대학생 자녀의 인정욕구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김민선, 2007; 이주희, 이춘재, 2003).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통제와 간섭을 많

이 경험한 대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전한 느낌이 부족하여 부정적인 자기상을 갖게 

되고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으로 인정욕구를 발달시키게 되는 경로를 통해 인정욕구가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인정욕구가 애착불안에 미치는 영향도 정적으로 유의한 반면, 인정욕구가 

애착회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인정욕구 수준이 높을수록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애착회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는 불안정 애착 요인 중에 자신에게는 부정적이지만 타인에게는 긍정적인 표

상을 지니고 있는 성인의 몰두형과 승인욕구가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김

광은, 2004; 배예슬, 2014)와 같은 의미다. 이는 관계에 어려움을 가진 대학생들이 애

착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버림받는 것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욕구가 충

족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에 과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잉활성화 전략(김

진숙, 2013)을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성인애착과 관련해서 연구 및 상담 실제에 다음과 같

은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우선 성인애착에 대한 연구들은 정서조절에서 각기 다른 전

략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 두 차원으로 나누어 대인관계문제

(윤희경, 윤형식, 2013)나 대학생활적응(김광은, 2004; 박은희, 2014) 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불안정애착을 애착불안

과 애착회피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서조절 및 대처 기제를 밝히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즉, 성인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자기 자신의 정서조절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애착불

안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 이미지를 발달시키고(하진의, 2013),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 보이고 싶은 욕구를 지

닌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힘든 상태와 애착대상에 주의를 집중하여, 강도 높고 집요

하게 근접성과지지 추구를 시도하게 된다(김진숙, 2013). 반면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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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의 힘든 상태에 대한 인정이나 표현을 억제하고 근접성과 지지추구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조직된다. 이렇게 애착회피가 높은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모델을 

갖고 있어 상담자와 관계에서 일어나는 정서를 거부하는 행동이 적응적인 목적을 지니

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지승희, 2000). 이런 내담자들은 정서적으로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상담자를 믿을 수 없는 인물로 볼 수 있어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제한하고 욕구를 들어내지 않으며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담과정에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의식하여 상담자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

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상담자에게 맞추려는 경우에는 상담 장면에서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음에 대해 상담자들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머니에게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대학생 내담자는 어머니의 인정을 받기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살피지 못했던(신희수, 안명희, 2013) 것처럼 상담자를 어머니와 동일시하여 

똑같은 어려움을 대입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얼

마만큼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내담자가 상담자

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거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탐색해야 한다. 내담

자는 일상생활에서 해온 관계 패턴을 상담 장면에서도 그대로 재현하게 된다. 이러한 

탐색을 통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것이 파악될 때는 내담자를 

상담과정 속에서 직면시킬 필요가 있다.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애착불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올 때는 상담자가 내담자

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에 대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정서적인 안정감

을 주는 신뢰관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애착회피형 내담자는 자신의 힘든 상태에서도 

애착욕구 및 감정의 인식 표현을 억제하면서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상담자는 

이러한 내담자의 애착관계가 지극히 적응적이며 자기보호적이고 기능적인 것으로 인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이 어머니와의 관계 및 확장된 사회적 관계에 주

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지닌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

게 한다는 것이다(김영란, 2014). 

인간관계에서 분리와 상대방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침해이라고 한다. 이

러한 상황은 어머니의 통제적이고 독재적인 양육행동으로 애정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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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녀는 어머니의 인정을 얻기 위해 주도성과 긍정적인 자존감을 잃게 되어 결국에

는 인간관계를 이롭지 않게 한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잘 되라고 간섭을 하거나 통제

를 하면 자녀는 자신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병리적인 믿음을 갖게 되어 수치심에 가

까운 자기의식을 갖게 한다(하유미, 2012).

본 연구의 다음과 같은 제한점과 후속연구들의 과제들이 있다. 첫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서울, 경기도의 2개 지역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학

년이 올라갈수록 설문에 임하는 학생수가 적어서 표집대상이 1학년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대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 연령, 학년 및 심리적 특성이 다른 집단에서도 본 연구결과가 재현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및 대학생의 성인애착, 인정욕구의 측정을 위해 사용

된 설문지가 자기보고식 방식으로 이루어져 연구대상자들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불

성실하거나 방어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애착회피유형을 지닌 연구대상자

들은 자기 개방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인정욕구 척도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

로 보고하지 않고 부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설문지의 사용이 갖는 제약점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심리적 통제, 성인애착, 인정욕구

를 평정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어 어머니의 심리적인 통제만을 살펴봤다.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과 여성들

의 사회참여 증가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그 동안 자녀 양육에 소극적이었던 아버지

가 자녀 교육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성역할 의식 및 내면화

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여 자녀의 친구관계, 학업, 진로 등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형성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를 포함하여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성인애착에 대해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넷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애착불안에 많은 영향이 있는 관계로 이를 

조절하는 조절변인에 관한 연구가 단계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다양한 영향에 관한 처

치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책적으로 지금까지 부모교육은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학교중심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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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에게도 부모교육을 통하여 대학생 어머니들의 대

인관계 특히 자녀교육의 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또한 대학생들 중에 불안정한 애

착이 형성된 경우에는 자아의 강도나 힘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아의 흔들림이 

심한 학생들에게 자아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가 상담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는 성인애착과 관련된 심리 내·외적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증함으

로써 상담실제 장면에서 애착과 관련하여 관계개선에 노력하는 내담자들에 대한 구체

적인 개입목적과 전략의 수립에 도움 되는 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 과정

에서 상담자․내담자와의 관계가 어머니와 자녀의 애착관계의 경험이 그대로 들어나

기 쉽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담자는 내·외적 차원인 애착 경험으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고통을 겪는 내담자에게 그들의 애착 경험 자체에 대한 탐색이나 치유에 초

점을 맞추기 보다는 외적차원의 인정욕구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불안을 낮추는 것

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교적 안정된 대학생들의 심리구조

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연구하였으나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

기에는 어려움이 상존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특히 학교밖 청소년들이나 대학

미진학 청소년들에게는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고 안전망을 이탈하여 두려움이나 불안 

등 보다 어려운 심리적 구조가 내재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후속적 연구

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인이 된 대학생에게도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여전히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인정욕구와 같은 개인내․외적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

소하는 대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관계의 외적요소인 어머니의 심리적인 통제, 인정욕구와 

내·외적 요소인 성인애착 등을 함께 살펴본 것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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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adult attachment of students in universit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need for approval

Jeon, Hyekyung* 

This study aims at confirming the mediating effect of the need for approval by 

exploring the effect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adult attachment of 

students in university.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281 students in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was conducted for this study and the goodness of 

fit test, applying structure equation modeling, was adopted.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need for approval fully intermediates with the issue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the adult attachment of students in university. This means that the 

need for approval becomes higher as the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level 

becomes more intense and tends to makes the students in university more anxious, 

but does so indirectly. This study verified the fact that need for approval should 

be considered as a significant factor when students in university are struggling with 

issues related to adult attachment and suggested the need for a follow-up study 

based on the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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