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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알코올 의존 환자의 알코올에 대한 암묵적 정서 평가

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알코올 관련 자극에 의한 음주 동기 유발은

자동적 무의식적인 만큼 이에 연관되는 정서에 대한 연구 역시 외현, ,

적 평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알코올 의존 환자에게 알코올에. ,

대한 외현적 정서 평가 각성도 평가 암묵적 연상 검사 전후의 알코올, ,

갈망감의 변화 등을 함께 평가하여 자동적으로 유발되는 특징적인 인

지와 관련되는 정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일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알코올 의존 환자 명19

과 명의 고위험 음주군 명의 사회적 음주군을 대상으로 하였다25 , 20 .

대조군은 사회적 음주 이상의 음주를 하면서 알코올 사용 장애가 없는

경우 고위험 음주군에 사회적 음주 수준인 경우 사회적 음주군으로,

삼았다 알코올 관련 시각자극과 대조 자극을 목표 개념으로 긍정 표. ,

정 자극과 부정 표정 자극을 기여 개념으로 하여 암묵적 정서 평가를

위해 암묵적 연상 검사 를 시행하였다 암묵(Implicit association test) .

적 연상 검사 전후로 주관적 갈망감의 변화를 Visual Analogue Scale

로 측정하였고 을 이용하여 알코올 관련, Self assessment of Manikin

시각 자극에 대한 외현적 정서 평가를 시행하였다 세 군의 알코올 관.

련 시각 자극에 대한 암묵적 외현적 정서 평가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

리고 이러한 평가가 임상적 특징과는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아보았,

다.

알코올 의존 환자들은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해 암묵적 외현적으,

로 부정적인 정서를 연관시킨다 그러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

음주를 계속하는 것은 알코올과 긍정 정서가 암묵적인 차원에서 어떤

세기로 연관되었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 같다.

핵심되는말 알코올 의존암묵적 평가정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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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의존 환자의 알코올에 대한 암묵적 정서 평가

지도교수< 남궁 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정 승 용

서 론I.

갈망 이란 약물 의존 환자가 주관적으로 경험하여 약물을(craving)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동기적 상태 를 일컫(motivational states)

는다 또한 약물 사용을 중단 하고 있는 약물 의존 환자의. , (abstinence)

재발에 선행하는 유발요인으로 알려져 있다.2 알코올 갈망을 연구하는

것은 알코올 의존을 포함한 알코올 사용 장애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

한 부분이다.3-5 갈망의 기전은 반복적인 조건화에 의해 학습된 결과

로 설명되기도 한다.6 그러나 알코올에 대한 특정한 기억 알코올 사, ,

용에 관한 긍정적 기대 집중하기 어려움과 같은 것들은 조건화 반응,

만으로 알코올 갈망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든다.4 알코올 갈망을 설명

하는 대표적 인지 모델로는 인지적 표지 모델(cognitive labelling

model),7 결과 기대 모델(outcome expectancy model),8 이중 정서 모

델(dual-affect model),9 인지적 처리 모델(cognitive processing

이 있다model) .10 인지 표지 모델이란 알코올 관련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신체적 각성과 인지적 반응이 동시에 생기며 이 때 생기는 정서

를 인지적으로 갈망이라고 여긴다는 내용이다(emotion) .7 이 때 갈망

은 각성의 정도에 달렸다 결과 기대 모델은 알코올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일으키는 알코올 관련 자극에 노출된 뒤에 갈망이 유

발된다는 가정이다.8 그리고 이중 정서 모델은 긍정적 정서 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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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정서 체계 모두가 갈망을 일으키며 갈망의 정도는 각각의 정

서 체계가 활성화되는 정도에 달렸다는 주장이다.9 인지적 처리 모델

은 갈망이 자동화된 음주 행동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차단되었

을 때 생기며 비자동화 인지 과정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10 알코올

갈망을 설명하기 위한 인지 모델들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갈망이 알코올 관련 단서.

로 유발된다는 가정이며 둘째는 모두 정서적 반(alcohol-related cue)

응과 연관된다는 점이다 알코올 관련 자극으로 유발된 정서 반응이.

갈망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공통된 점이지만 이 때 연관되는 어떠한

정서인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주장이 없다.

알코올 효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여러 연구에서 유의한 수준으

로 알코올 사용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1,12 그러나 등, Cooney 13

의 연구에서 알코올 관련 자극에 의한 긍정적 기대 유발은 알코올 의

존 환자 및 대조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고 이충헌 등, 14은 알

코올 관련 시각자극에 대한 연구에서 위험 음주자들의 갈망은 결과,

기대 모델에 부합하지만 알코올 의존 환자들에서는 알코올에 대한 긍

정적 기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갈망을 유발하는. ,

데에 가장 효과적인 기분 상태는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

상태라는 연구가 있으며15 알코올 의존 환자들은 흔히 부정적 정서 경

험 후 재발하게 된다는 연구도 있다.16 만약 알코올 의존 환자군과 사,

회적 음주군의 알코올 갈망과 연관되는 정서 반응이 서로 다르다면

이는 알코올 의존에서의 갈망 유발의 기전이 사회적 음주군과 다르다

는 점을 시사하며 알코올 의존에서의 갈망과 연관되는 고유한 정서,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알코올 의존 치료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알코올 갈망을 유발하는 알코올 관련 자극에 연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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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외현적 정서 평가 및 암묵적 정서 평가,

를 하였다 외현적 정서는 정서가 뿐 아니라 각성도. (valence) , (arousal)

에 대해서도 평가하도록 고안하였으며 이는 알코올 갈망이 각성의,

정도와 연관된다는 주장7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자기 보. ,

고에 의존하는 외현적 평가는 피험자의 의식적 방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러한 영향의 유무를 평가하는 데에

도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척도들에 의한 평가는 피험자의 주.

관적 지필 검사에만 의존하게 되어 피험자의 의식적 방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암묵적 평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알코올 사용의 동기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려는

시도이다.17

현재까지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흔하게 사용되는 암묵적 평가

기법은 이하 이다 이것은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 Greenwald

등18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목표하는 개념 과 기여하는(target concepts)

개념 사이의 연관성 의 세기(attribute dimensions) (association)

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는 암묵적 인지를 측정하는 데에(strength) . IAT

안정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의도나 자기 통제에 영향을 덜 받

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또한 다른 종류의 암묵적 기법들보다 우.

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점화 기법 보다 효과 크기(priming) (effect size)

가 두 배나 높다고 알려져 있다.

기법을 사용하여 알코올 관련 인지IAT (alcohol-related

를 평가한 연구가 몇 가지 있었다 등cognition) . Jajodia 19은 일반 음주

자를 대상으로 알코올 관련 단어와 대조 개념인 포유류를 목표 개념

으로 사용하고 긍정적인 단어와 중립 단어를 기여 측면으로 사용한,

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어서 부정적인 단어와 중립 단어를 기여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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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으로 사용한 또 하나의 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 결과 알코올IAT .

사용 정도와 알코올에 대한 기대감이 클수록 알코올과 긍정 개념 사

이에 암묵적으로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위험 음주자와.

사회적 음주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알코올 관련 단어

와 정서가 그리고 알코올 관련 단어와 각성 개념 에(valence), (arousal)

대한 를 시행하였다IAT 20 알코올 관련 단어와 각성 개념에 대한. IAT

에서는 음주를 많이 할수록 각성 개념과 알코올 관련 단어 사이의 암

묵적 연관성이 뚜렷했던 반면 정서가에 대한 에서는 음주 정도와, IAT

상관없이 모두 부정 정서와 뚜렷한 연관성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모두 알코올 의존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알코올 관련 자극으로 단어만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의존 환자들에게 알코올 갈망을 유발한다고 밝혀

진 시각자극을 이용하여 를 구성할 것이다IAT .14,21 아울러 기여 개념

에도 기존의 와 달리 긍정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 대신 표준화된IAT ,

표정 정서 사진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언어 표현을 위해 거.

치는 복잡한 인지과정을 우회하여 알코올과 정서와의 직접적 연관성

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코올.

에 대한 암묵적 정서 연관성을 평가하는 를 시행하는 것은 알코IAT

올 의존의 특징적인 음주 행동 관련 인지체계를 타당하게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 전후의 인지 구조를 암묵적으,

로 평가 비교하여 치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재료 및 방법II.

연구대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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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의존 환자군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세브란스2004 6 2004 9

정신건강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나 외래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에서 선정되었다 환자군은. 정신과 전문의 인으로부2

터 진단기준DSM-Ⅳ 22에 의해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받고, 급성 금단

증상이 없으며(Clinical Institute Withdrawal Assessment for Alcohol

Scale; CIWA-Ar23 만 세에서 세 사이의15), 25 60≤ 고졸 이상의 학력

을 가진 남녀 환자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알코올 의존 이외의 다19 .

른 제 축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 뇌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1 ,

사용 중인 경우 알코올과 관련 없는 신경계 질환이 있는 경우는 제,

외하였다 고위험 음주군과 사회적 음주군은 광고를 통해 모집한 자.

발적 참여자들로 구성되었다. 고위험 음주군은 표준 음주량(standard

으로 계산하여 일주일에 잔 이상이거나 회 음주량이 잔 이drink) 14 , 1 4

상인 남자 또는 총 음주량이 일주일에 잔 이상이거나 회 음주량이, 7 1

잔 이상인 여자 중 진단기준의 알코올 사용 장애에 해당되3 DSM-IV

지 않으면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세 사이의 남녀를 대상으25-60

로 하였다 사회적 음주군은 표준 음주량 으로 계산하. (standard drink)

여 일주일에 총 음주량이 잔 미만이고 회 음주량이 잔 미만인14 , 1 4

남자 또는 총 음주량이 일주일에 잔 미만이고 회 음주량이 잔 미, 7 , 1 3

만인 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고위험 음주군과 사회적 음주군은 성.

별 나이 교육 정도를 알코올 의존 환자군과 가능한 맞추어서 선택하, ,

였다 현재 주요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 인지 기능 손상이 현저한 사. ,

람 카페인과 니코틴을 제외한 물질 남용이나 의존 시력 또는 청력의, ,

장애 신경계 질환이 있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참, .

여자에게 실험의 전반적 목적 구체적 과정 가능한 위험성 참여 사례, , ,

비 피험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 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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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구2.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조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수행전의 주관적,

갈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갈망에 대한 아날로그 척도(Visual

Analogue Scale)2를 시행하였다 관련되는 부정적 기억의 회상이. IAT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간단한 인구사회학적 조사 이후 곧바로

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수행 직후에 알코올 갈망 정도의 변IAT . IAT

화를 측정하기 위해 두 번째로 을 시행하였다Visual Analogue Scale .

이후 임상 증상 및 음주력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에서 제시되었던 알코올 및 음료 사진과 표정 사진에 대해IAT Self

이하Assessment of Manikin( SAM)24을 이용하여 각성도와 정서가를

평가하게 하였다.

가. Clinical Institute Withdrawal Assessment for Alcohol

Scale(CIWA-AR)23

의 금단증상에 관한 항목을 심각도에 따라 점수화하도DSM -RⅢ

록 하였다 분 동안 관찰한 바를 평가하는 것으로 문항으로 이루. 2 10

어졌다 짧고 복잡하지 않아 임상적으로 유용하며 치료에 대한 반응.

을 평가하기에도 실용적이다.

나 이하. Visual Analogue Scale( VAS)2

현재 술이 얼마나 마시고 싶은지에 대하여 전혀 마시고 싶지 않‘

다 와 매우 마시고 싶다 의 사이 의 직선위에 표시하도록 한 단’ ‘ ’ 13.5cm

순 아날로그 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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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imeline Follow Back(TLFB)25

자가보고 형식으로 연구대상에게 일일 음주량을 측정(self report)

하게 하여 음주행동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달력을 이용하여 특정기간

동안의 일일음주량을 후향적으로 측정한다 이것은 개인의 음주행태.

에 대해 비교적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음주자 집단

에 이용될 수 있어 좋은 측정도구로 여겨지고 있다 이 도구는 알코.

올 의존 환자의 실제음주행동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가보

고식 도구로서 실제음주행동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라 알코올 의존 척도. (Alcohol Dependence Scale)26

알코올 의존 척도 이하 는 알코올 의존의 개념에 부합된 의( ADS) ,

존성의 심각도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도구이다 알코올 금단 증상 음. ,

주에 대한 통제력 상실 강박적 음주 행동의 인지 알코올에 대한 내, ,

성 증가 알코올을 찾는 행동 등에 대한 개의 자가 보고식 문항으, 25

로 구성되어 있다 는 연구나 임상 모두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며. ADS

신뢰도와 타당도 모두에서 훌륭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 강박음주갈망척도. (Obsessive Compulsive Drinking Scale)27

알코올과 관련된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알코올 사용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 평가 설문지로 본 연구에서는. 14 ,

최문종 등이 표준화한 한국어판 강박음주갈망척도 이하(2002) ( OCDS)

를 사용하였다.

바. Self Assessment Manikin(SAM)24

각성도 와 정서가 각각을 점에서 점까지 총(arousal) (valence) 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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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 평정하는 도구이다 감정가에 대한 척도는 웃는 얼굴로. SAM

부터 불쾌한 얼굴까지의 연속적인 표정으로 이루어진 그림이었고 각,

성도에 대한 은 조용하고 졸려 보이는 표정으로부터 눈을 크게SAM

뜨고 흥분된 표정의 그림으로 이루어졌다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제, .

시되는 사진을 초간 주시한 뒤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다 피험자의6 , .

반수는 각성도 평정 을 먼저 시행하게 하였고 나머지 반수(SAM-A) ,

는 정서가 평정 을 먼저 시행하도록 하였다(SAM-V) .

사 이하. 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개인용 컴퓨터가 있는 조용한 방에서 참여자와 연구자가 대 로1 1

연구를 진행하였다 목표 개념 으로는 알코올 갈망 유. (target concept)

발 자극과 대조 자극 음료 을 기여 개념 으로는 표( ) , (attribute concept)

정 정서 사진 부정 긍정 을 준비하였다 알코올 갈망 유발 자극과 대( , ) .

조 자극은 이충헌 등14에 의해 알코올 관련 시각 자극 중 알코올 의존

환자들에게 가장 높은 갈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진을 바탕으

로 제작하였으며 정서 자극은 이수정 등28이 개발한 표정 사진을 이용

하여 각각 장씩 준비하였다 정서 자극의 경우 남녀에 대한 선호도10 .

차이와 인물 개개인간의 느낌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 남녀 동수의 사

진을 선택하였고 한 사람의 두 가지 표정이 각각 부정 정서와 긍정,

정서 사진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에게는 컴퓨터 모니터 상.

단의 좌우에 나타난 두 개념의 명칭을 확인하게 한 뒤 왼쪽 개념에

관한 사진이 나오면 자판을 오른쪽 개념에 관한 사진이 나타나면‘Q’ ,

자판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되도록 정확히 누르도록 지시하였‘P’ ‘ ’ ‘ ’

다 목표 개념과 기여 개념 각각에 대해 개의 시행으로 구성된 연. 20

습 블록을 시행한 뒤 두 개념의 연관블록을 시행하였다 목표 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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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연습 블록에서 피험자들에게 알코올 사진이 나오면 음료 사, ‘Q’,

진이 나오면 자판을 누르도록 지시하였다 기여 개념의 연습‘P’ . (2)

블록에서 피험자들에게 긍정 정서 사진이 나오면 부정 정서 사진, ‘Q’,

이 나오면 자판을 누르도록 지시하였다 연관블록에서는 개‘P’ . (3) 20

의 시행으로 구성된 연습블록을 먼저 수행한 뒤 개의 시행으로, (4) 40

구성된 실제 시행블록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들에게 알코올이.

나 긍정 정서 사진이 나오면 음료나 부정 정서 사진이 나오면‘Q’, ‘P’

자판을 누르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목표 개념의 역배열 연습블록. (5)

을 시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역배열 연관블록 연습블록과 실(6),(7)

제 시행블록을 시행하였다 피험자 중 반수는 알코올 긍정 정서 연관. -

블록부터 반수는 음료 긍정 정서 연관블록부터 시행하였다 그림, - ( 1).

제시되는 자극들은 무작위순으로 배열되었다.

블록 # (1) (2) (3) (4) (5) (6) (7)

Q P Q P Q P Q P Q P Q P Q P

목표개념

기여개념

음료 알코올

긍정 부정

음료 알코올

긍정 부정

음료 알코올

긍정 부정

알코올 음료 알코올 음료

긍정 부정

알코올 음료

긍정 부정

블록 # (1) (2) (3) (4) (5) (6) (7)

Q P Q P Q P Q P Q P Q P Q P

목표개념

기여개념

알코올 음료

긍정 부정

알코올 음료

긍정 부정

알코올 음료

긍정 부정

음료 알코올 음료 알코올

긍정 부정

음료 알코올

긍정 부정

그림 1. 의 세 군의 피험자를 반으IAT counter balanced design.

로 나누어 반수는 음료 긍정 정서 연관블록부터 나머지 반수는- ,

알코올 긍정 정서 연관블록부터 시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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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의 시행 슬라이드 블록 은 목표 개념의 연습 블IAT . (1)

록 블록 는 기여 개념의 연습 블록 블록 는 음료 긍정, (2) , (3),(4) -

정서 연관블록이다.

통계 및 자료분석3.

세 군 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임상적 변인의 차이를 카이 제

곱 검정이나 일원배치 분산분석 을 이용하여 비교하(oneway ANOVA)

였다 전후에 보이는 갈망감의 변화 및 알코올 갈망 유발자극과. IAT

대조자극에 대한 각성도 및 정서가 평가가 각 군별로 다른지 여부를

반복 측정에 의한 변량 분석 를 통해 평(repeated measure ANOVA)

블록(1)

블록(2)

블록(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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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결과 분석은 등IAT Greenwald 18의 자료 처리 방법에 따랐다. 4,7

블록에서의 반응의 잠재기를 종속 변수로 삼았는데 잠재기란 시각 자

극의 제시된 시점부터 정반응을 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milliseconds

단위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측정된 잠재기를 로그값으로 변환시켰으.

며 미만 혹은 초과의 잠재기는 각각 로300ms 3000ms 300ms, 3000ms

기록하여 로그값으로 변환하였다 측정 연관블록 블록 의 처음 두. (4,7 )

번의 시도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알코올 갈망 유발자극과 대조자극

에 대한 암묵적 정서평가가 각 군별로 다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세 군을 집단간 변수로 알코올 긍정정서 음료 부정정서 블록과 알코, - ( - )

올 부정정서 음료 긍정정서 블록을 반복 측정한 집단내 변수로- ( - ) , IAT

반응 잠재기를 종속변수로 하여 반복 측정에 의한 변량 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임상적 변인 반응 잠재기. , , IAT ,

으로 측정한 정서가 각성도 사이의 상호 연관성 여부를 검증하SAM ,

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미만으로 양측 검정을 시행하였다0.05 .

결 과III.

사회인구학적 특성1.

본 연구의 선발기준에 맞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명의 사회인구, 64

학적 결과는 표 과 같았다 세 군간의 나이와 성별은 유의한 차이가1 .

없었으나 환자군의 교육기간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하게 짧았다.

알코올 의존 환자군에서는 다른 두 군에 비해 높은 빈도의 가족력

을 보였다 로 측정한 최근(family history of alcohol problem) . TL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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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의 총 음주량과 평소의 평균 일회 음주량 주당 평균 음주일수4 ,

모두 환자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알코올 의존 척.

도 강박음주갈망척도 점수 또한 알코올 환자군이 다른 두 군, (OCDS)

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고하였다 표( 1).

아날로그 척도에 의한 갈망 평가2.

전후에 실시한 갈망 평가시 환자군은 사회적 음주군과 비슷IAT

한 수준의 갈망을 보고하였다 시행전 시(IAT t=1.823, p=0.707; IAT

행후 세 군을 집단간 변수로 전후 시점을 집t=6.925, p=0.361) , IAT

단내 변수로 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실시한 반복측정에 의한 변, VAS

량 분석 결과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2,54)=16.945,

즉 고위험 음주군이 환자군과 사회적 음주군에 비하여 높p<0.001). ,

은 수준의 갈망을 보고하였다 세 군 모두 시행 전후의 차이는. IAT

나타나지 않았다 시행 전후와 그룹 사이(F(1,54)=0.334, p=0.566). IAT

의 교차작용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F(2,54)=0.416, p=0.66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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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및 음주관련 변인.

환자군

(n=19)

고위험

음주군

(n=25)

사회적

음주군

(n=20)

F/x2 p

나이 세( ) 39.4±7.9 36.4±8.6 39.7±9.8 0.97 0.385

성별 남 녀( / ) 17/2 23/2 16/4 1.56 0.459

교육 기간 년( )* 14.1±2.2 15.7±2.1 15.6±1.9 3.81 0.028

결혼상태

기혼 미혼 이혼( / / )
11/5/3 17/8/0 15/5/0 7.76 0.101

알코올의존가족력 유 무( / )* 16/19 8/17 4/16 19.86 <0.001

음주 시작 나이 세( ) 18.3±3.8 18.2±2.0 20.1±1.4 2.88 0.065

주당 평균 음주일* 5.1±2.2 1.9±1.2 0.4±0.8 52.22 <0.001

회평균음주량1 (SDU)* 29.1±21.5 10.8±6.2 1.6±1.6 25.1 <0.001

최근 주총음주량4 (SDU)* 397.7±383.9 62.7±44.0 4.4±5.4 20.18 <0.001

ADS* 23.5±8.7 7.4±5.3 0 48.78 <0.001

OCDS* 23.9±7.65 13.8±5.7 5.3±2.7 49.26 <0.001

평균 표준오차± .

*환자군이 다른 두 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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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암묵적 연상 검사 전후의 갈망 평가

알코올 갈망 유발자극에 대한 외현적 정서 평가3.

가 정서가 평가.

세 군을 집단간 변수로 목표 개념 자극의 종류 알코올 갈망 유발, (

자극과 음료 대조 자극 를 집단내 변수로 정서가 평가값을 종속변수) ,

로 하여 실시한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 분석 결과 자극의 종류에 대,

한 주효과와 그룹과 자극의 종류에 따른 교차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

다 사후 검정 결과(F(1,50)=54.54, p<0.001; F(2,50)=8.653, p=0.001). ,

환자군과 사회적 음주군은 모두 알코올 갈망 유발 자극에 대해 음료

대조 자극보다 유의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t=-5.687,

고위험 음주군은 알코올 갈망 유발자극p=<0.001; t=-4.315, p=0.001),

과 음료 대조 자극에 대한 정서가 평가가 다르지 않았다(t=-1.999,

그림p=0.06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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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알코올에 대한 외현적 정서 평가 정서가: .

나 각성도 평가.

세 군을 집단간 변수로 목표 개념 자극의 종류 알코올 갈망 유발, (

자극과 음료 대조 자극 를 집단내 변수로 각성도 평가를 종속변수로) ,

하여 실시한 반복 측정에 의한 변량 분석 결과 자극의 종류에 대한,

주효과와 그룹과 자극의 종류에 따른 교차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고위(F(1.50)=21.3, p<0.001; F(2,50)=6.388, p=0.003). ,

험 음주군과 사회적 음주군의 경우 알코올 갈망 유발자극과 음료 대,

조 자극에 대한 각성도 평가 결과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t=1.33,

환자군은 음료 대조 자극에 비해 알코올 갈p=0.201; t=1.79, p=0.09),

망 유발 자극에 대해 유의하게 높은 각성도 평가를 하였다(t=4.32,

그림p<0.0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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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알코올에 대한 외현적 평가 각성도: .

알코올 갈망 유발 자극에 대한 암묵적 정서 평가4.

세 군을 집단간 변수로 연관 블록의 종류 알코올 긍정 블록과 알, ( -

코올 부정 블록 를 집단내 변수로 로그 잠재기를 종속변수로 하여 실- ) ,

시한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 분석 결과 연관 블록의 종류에 대한 주,

효과와 그룹에 따른 차이 그룹과 연관 블록의 종류에 따른 교차작용,

이 유의하게 나타났다(F(1,61)=26.437, p<0.001; F(2,61)=3.404, p=0.04;

사후 검정 결과 환자군과 사회적 음주군에F=5.626, df=2, p=0.006).

서는 알코올 부정 연관 블록의 반응 잠재기가 알코올 긍정 연관 블록- -

의 반응 잠재기보다 유의하게 빨랐으나(t=2.406, p=0.027; t=5.575,

고위험 음주군에서는 알코올 부정 연관 블록과 알코올 긍p<0.001), - -

정 연관 블록의 반응 잠재기가 다르지 않았다(t=1.401, p=0.174).

그룹간 비교에서는 환자군이 고위험 음주군F(1,61)=26.437,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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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알코올 긍정 알코올 부정 연관블록 모두에서 느리게 반응하- , -

였으며 사회적 음주군에 비해서는(t=2.904, p=0.006; t=2.411, p=0.02)

알코올 부정 연관블록에 대해 느리게 반응하였다 그- (t=2.907, p=0.006;

림 6).

2.8

3

3.2

알코올-긍정 알코올-부정

lo
g
잠

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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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음주군
환자군

그림 6. 알코올 갈망 유발자극에 대한 암묵적 정서 평가 환자군.

과 사회적 음주군은 알코올 부정 연관 블록을 더 빠르게 수행하-

였으나 고위험 음주군은 알코올 긍정 연관 블록과 알코올 부정- -

연관 블록의 반응 잠재기가 다르지 않았다.

검사 수행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임상 변인들의 상관성5.

알코올 의존 환자군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임상 변인

과 외현적 암묵적 정서 평가 결과 사이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알코올 긍정 연관 블록 잠재기는 나이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1

회 평균 음주량 알코올 의존 척도 점수 알코올 갈망 유발 자극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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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성도 평가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605, p=0.006; r=-0.523,

알코올 부정 연관블록p=0.022; r=-0.529, p=0.02; r=-0.553, p=0.014). -

잠재기는 나이 음주 시작 연령 문제 음주 시작 연령과 양의 상관관, ,

계를 보였다 알(r=0.686, p=0.001; r=0.464, p=0.045; r=0.563, p=0.012).

코올 갈망 유발 자극에 대한 각성도 평가 결과는 로 측정한 최TLFB

근 주간의 총 음주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4 (r=0.503, p=0.04).

즉 환자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에 대한 반응을 느리게 하였다 또, IAT .

한 알코올 의존이 심할수록 회 평균 음주량이 많을수록 알코올 갈, , 1 ,

망 유발 자극에 대한 외현적 각성도 평가가 높을수록 알코올 갈망 유

발 자극과 긍정 정서의 암묵적 연관의 세기가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

이며 음주 시작 및 문제 음주 시작 연령이 낮을수록 알코올 갈망 유

발 자극과 부정 정서의 암묵적 연관의 세기가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알코올 갈망 유발 자극에 대한 외현적 정서가 평가는 어떤 변.

인과도 연관되지 않았으며 최근 주간의 음주량이 많을수록 각성도를4

높게 보고하였다.

고 찰IV.

본 연구 결과 알코올 갈망 유발 자극에 대해 알코올 의존 환자는,

외현적 암묵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이는 알코올에 대,

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고위험 음주군과는 다른 양

상이고 오히려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회적 음주군과 비슷한 양상,

이었다.

알코올 의존 환자들은 음료 대조 자극에 대해서는 평균 정도6.5

로 외현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알코올 갈망 유발

자극에 대해서는 으로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 이는 주 평균 일3.3 . 1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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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평균 음주량 단위로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회적 음주군과1 1.6

비슷한 평가 결과였다 오히려 고위험 음주군이 알코올 갈망 유발자.

극과 음료 대조 자극을 비슷한 정도로 평가한 것과는 많이 다른 양상

이었다 환자들은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해 술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8를 보고하기 보다는 부정 정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환자군이.

알코올에 대해 보고한 부정 정서는 음주 문제로 인해 겪게 되는 여러

형태의 부정적 정서 경험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알.

코올 의존 환자들은 가족들 볼 면목이 없다 이제는 정말 술을 보고‘ .’ ‘

싶지도 않다 술 때문에 간이 나빠져서 걱정이다 라고 하는 등 알코’, ‘ ’

올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들을 보고하였다 이는 알코올 의존 환자들.

의 갈망 유발이 부정적 정서 경험과 관련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

부합한다.15

한편 알코올에 대한 외현적 각성도 평가 결과 환자군은 알코올,

갈망 유발 자극에 대해 음료 대조 자극보다 높은 각성도를 보고하였

다 반면 고위험 음주군과 사회적 음주군은 자극의 종류에 따른 각성.

도 평가에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환자들이 술에 대해 부정적 평가와.

함께 높은 각성도를 보고한 것은 음주로 인해 생긴 부정적 기억 회상

의 결과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갈망감 유발에 따른 반응일 수 있

다 유발된 갈망감을 노골적으로 부인 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억. (denial)

압 하게 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repression) ,

이 높은 각성도의 보고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알코올에 대한 암묵적 정서 평가 결과 사회적 음주군과 고위험,

음주군 사이에서 유의한 교차 효과가 관찰되어서 고위험 음주군은,

환자군이나 사회적 음주군보다 상대적으로 알코올과 긍정 정서를 강

하게 연관시켰다 이것은 등. Jajodia 19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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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를 시행하여 음주량이 증가할수115 IAT ,

록 알코올과 긍정 단어 사이의 암묵적 연관성의 세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고위험 음주군의 경우 알코올의 효과에 대한 긍정

적 기대가 외현적 암묵적 정서 평가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

충헌 등14은 고위험 음주군은 알코올 관련 시각 자극에 대해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역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환자군에서는 고위험군과는 달리 알코올과. ,

부정 정서를 더 강하게 연관시켰다. 이는 외현적 정서 평가 결과와도

부합하는 소견이었다 고위험 음주군과는 달리 음주와 관련된 부정적.

정서 경험이 많은 환자들은 외현적 암묵적으로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해 부정 정서를 연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알코올에 대해 부정적.

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알코올 자극에 대해 각성하게 되

고 각성은 갈망 상태로 인지되는 것 같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갈. ,

망감 평가 결과 알코올 의존 환자들은 시행 후에 갈망감이 유발IAT

되지 않았다 는 술이 얼마나 마시고 싶은가 를 묻도록 되어 있. VAS ‘ ’

는데 연구에 참여한 환자 대부분이 입원한 상태로 음주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다는 점 때문일 수 있다 또한 환자들에서의 각성도 증가.

로 유발된 갈망이 척도 평가에 반영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환자군의 사회인구학적 임상 변인과 연관 블록의 잠재기 사이의,

상관분석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연관 블록의 반응 잠재기가 길어졌,

는데 이는 알코올 환자군 뿐 아니라 음주군에서도 나타난 현상으로

나이에 따른 정신운동속도의 저하 때문으로 여겨진다 알코올 의존.

환자군의 알코올 긍정 연관 블록 잠재기는 평균 회 음주량 최근- 1 , 4

주간 회 음주량 등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알코올 부정1 , ADS -

연관 블록 잠재기는 음주 시작 연령 및 문제 음주 시작 연령과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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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보였다 알코올 부정 연관 블록의 잠재기는 음주량이나. -

알코올 의존의 심각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현.

적 암묵적 정서 평가 결과를 함께 고려해보면 환자군은 문제 음주로, ,

인해 알코올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부정적 평가

가 실제로 음주를 제한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오히려 개인이 얼마나 암묵적 차원에서 알코올과 긍정정서를 연.

관하는지가 음주량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등Jajodia 19은 음주량이 많은 고위험 음주자일수록 알코올 부정 연관-

블록의 잠재기가 짧아졌고 이것이 음주량의 조절 기전일 수 있다는,

추론을 한 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 알코올 의존 환자군에서는 이 같

은 추론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알코올 의존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단주를 원하면서도 알코올에 연관된 긍정적 동기를 가지고 반복적으

로 알코올을 찾게 되는 일반적 상황을 비교적 적절히 설명해주는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환자군과 고위험 음주군 사회적 음주군,

이 각각 명 명 명의 인원으로 국한되어 비교적 적은 피험자를19 , 25 , 20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환자군이 일 병원 입원 환자에 국한되어 전

체 알코올 의존 환자군을 대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환자군이 다른 군에 비해 비교적 학력이 낮아서 이에 따른 수행능력

차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가 알코. IAT

올 자체의 대한 독립된 정서평가가 아니라 목표개념으로 사용된 두,

개념 알코올 음료 사이의 상대적인 정서 평가를 반영한다는 것이( vs. )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만약 음료와 연관되어 강한 부정 정서가 있는.

피험자라면 알코올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정서가 없더라도 에서는IAT

상대적으로 알코올에 대해 긍정적이다 라는 평가를 하게 된다 이 같‘ ’ .



- 23 -

은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다IAT . de

등Jong 29은 정서적으로 중립인 단어 예 들을 대조개념으( , KITCHEN)

로 사용한 를 시도하였으나 중립적 대조개념이 실제로 정서적으IAT

로 중립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시도로서 단 하나의 목표 개념을 포함하는 의 변형들이 개IAT

발되었다. go/no-go association task30나 extrinsic affective Simon

task31가 그 예인데 이런 새로운 검사들은 아직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 않아 그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 론V.

알코올 의존 환자들은 알코올 관련 자극에 의해 갈망이 유발될

때 외현적으로 알코올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평가를 하게 된다 이 뿐, .

아니라 암묵적인 차원에서도 알코올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평가를 하

게 되나 환자들은 이런 부정적 정서평가에도 불구하고 음주량을 조,

절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들의 음주량은 암묵적인 차원에.

서 알코올과 긍정 정서가 어떤 세기로 연관되었는가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위험 음주자가 알코올 의존 환자.

및 사회적 음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코올과 긍정 정서를 더 강하

게 연관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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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licit Emotional Evaluation of alcohol

in patients with Alcohol Dependence

Seung-Yong Jung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ee Namkoong)

Alcohol craving is induced by alcohol-related stimuli.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study implicit emotional evaluation of

alcohol craving in alcohol dependence.

The subject group was composed of 19 alcohol dependent

patients, 25 high risk drinkers and 20 social drinkers. An implicit

association test measured differential association of 2 target

concepts(alcohol versus beverage) with 2 attributes(positive emotion

versus negative emotion). When instructions oblige highly

associated categories to share a response key, performance is faster

than when less associated categories share a key. Visual analogue

scale for alcohol craving and self-assessment of Manikin were

examined.

Patients with alcohol dependence showed negative emotional

evaluation of alcohol on both explicit and implicit levels.

Nevertheless, it seems that they were not able to control their

destructive drinking behaviors. In alcohol dependence, alcohol use

was closely related to the degree of positive implicit evaluation of

alcohol.

Key Words : Alcohol dependence Implicit Association Test․ ․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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