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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관계중독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김  가  연1)       박  정  윤†

본 연구는 미혼남녀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경험회피가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이성 교제 중인 만 20~29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02명의 설문 응답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9.0과 PROCESS MACRO v4.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남녀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경험회피는 관계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둘째, 미혼남녀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경험회피가 부

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미혼남녀의 관계중독 경향을 낮추기 위

해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향상시키고 내적 경험을 수용하도록 돕는 상담적 개입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관계중독을 발생시키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미혼남녀가 안정적인 관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관계중독 경향을 감소시키는 상

담 개입의 근거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미혼남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관계중독, 경험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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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유대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를 타고난다. 친밀한 관계

의 중요성은 시대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

화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신뢰에 기초한 지속

적인 인간관계보다는 SNS를 통해 공통된 관심

사를 가진 사람을 선택하여 만나고,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관계가 성행하고 있

다(구선아, 장원호, 2020; 김난도 등, 2022). 과

거에 비해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 속에서 미혼

남녀는 연애에 대한 욕구가 높음에도, 친밀한 

연인관계를 형성하고 유대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박소정, 2016; 양난미 등, 

2020; 정세정 등, 2022; Bauman, 2013). 특히 한

국의 20대 청년들은 불안정한 시기에 속해 취

업 준비에 열중하며 연애를 미루고, 타인에 

대한 헌신과 책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박

은주 등, 2000; 양난미 등, 2020). 이들은 연애

를 하더라도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서툴러 

자신의 욕구나 바람은 무시한 채 연인에게 일

방적으로 맞추거나, 이별을 결심하고서도 홀

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헤어지지 못

하기도 한다(김혜선, 박효진, 2020; 이윤희, 김

수임, 2022).

  헌신적인 관계 경험은 성인모색기의 주요 

과업이며(Arnett, 2000), 연애경험은 이후 성인

기의 대인관계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친다

(김진희, 2017; 김혜선, 박효진, 2020; 원아름, 

박정윤, 2016). 또한 긍정적 연애경험은 정서

적 안정감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자신과 타

인을 이해하고 성장하게 한다(김혜선, 박효진, 

2020; 박현우, 김민, 2019). 이러한 맥락에서 20

대 미혼남녀가 안정적인 연애경험을 통해 발

달과업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하

므로, 본 연구는 최근 부적응적 관계방식으로

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관계중독에 대해 탐

색하고자 하였다.

  관계중독(Relationship Addiction)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독적 양상이 나타나는 병리적 관

계방식이다(우상우, 2014). 관계중독은 Peele과 

Brodsky (1975)의 저서인 Love and Addiction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이의선 (2005)

의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관계중독의 정의와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다. 

국외에서 관계중독에 관한 연구는 생물학적 

기제에 관한 연구나 다른 중독과의 관련성을 

다루는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 관계중독은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5판(DSM-5)

의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에 포함되지 않으

며, 진단 가능한 정신질환은 아니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5). 그러나 관계중독

은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되는 것처럼 중독

의 병리적 양상을 보인다고 밝혀졌다(Sanches 

& John, 2019). 관계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

들은 일상생활의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부

정적인 결과를 겪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에 대한 의존과 몰두를 통제하지 못하며,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행위

중독과 유사하다(김미림 등, 2019; Reynaud et 

al., 2010). 이처럼 중독의 양상을 띠는 관계중

독을 중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선행연구

(Earp et al., 2017)는 이보다 관계중독으로 인한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

였다.

  관계중독자들은 우울하고(정은정, 정남운, 

2019),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을 보이는(윤지은, 

백지은, 2022)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이

들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상대

방의 무시나 학대를 참아내면서까지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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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려 하기에 폭력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송연주 등, 2019; 송연주, 하문선, 2020b; 

이윤연, 장현아, 2017; Sussman, 2010).

  지금까지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나 결핍이 관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송연주, 하

문선, 2020a; 전현옥, 유영달, 2021; Schaeffer, 

2010). 또한 자신은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유기 도식(우상우, 2014; 이윤연, 장현아, 2017), 

고립감(이한정, 신호철, 2020), 내면화된 수치

심(송연주, 하문선, 2020a), 거절민감성(최가연, 

2019) 등의 인지적․정서적 변인이 관계중독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중독

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아동기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송연주, 2019), 관

련한 개인 내적 변인에 대한 탐색은 상대적으

로 적었다. 또한 관계중독의 주된 특징이 중

독 양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을 예측하

는 변인과 관계중독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

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한편, 관계중독의 특징적 양상은 언제라도 

관계가 끝날 것 같은 불확실성에 대해 불안해

하고, 관계에 집착하고 의존하며 안정감을 느

끼고자 한다는 것이다(우상우, 2014; Peabody, 

2011; Schaeffer, 2010). 이러한 특성에 주목할 

때, 본 연구는 심리적 부적응을 발생시키는 

개인적 변인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과 경험회피가 관계중독과 관련이 있을 것으

로 예측하였다. 즉, 상대에게 버림받게 될까 

불안해하는 관계중독자들의 모습이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불안을 피하고자 관계에 집착하는 양상은 경

험회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경험회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Intolerance 

of Uncertainty)은 불확실한 상황이나 사건에 대

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Dugas et al., 200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과 관계

없이, 부정적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받아들

이기 어려워하고 위협적으로 여기며(Dugas et 

al., 2005; Sexton & Dugas, 2009), 불확실한 상

황에 대해 걱정한다(오영아, 정남운, 2011). 또

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

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

울이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불안해

하고(김가희, 송원영, 2016; 김슬기, 장혜인, 

2014),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

럴수록 불확실한 정보를 더 잘 떠올리고 부

정적인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어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김가희, 송원

영, 2016; 윤소진, 장혜인, 2019; Dugas et al., 

2005).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을수록 문

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알아내더라도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

해 실행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떨어지기도 한다(Dugas et al., 

2004).

  이상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관

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할 때, 연인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연

인이 자신에게 애정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

인하려고 하며,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갈등 상황에서 소극적

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관계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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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계는 직접적으로 밝혀진 바 없기에,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다른 유형의 중

독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바탕으로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관계중독의 관련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회피와 같은 부정적 대응을 하여 중

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Moustafa, 2020).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알코올 중독과 같은 

물질 관련 장애와 관련이 있다(Kraemer et al., 

2015). 그뿐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행위중독에 해당하는 SNS 중독(나혜경, 

박원주, 2022), 인터넷 중독(정서영, 송미경, 

2017), 스마트폰 중독(김미경, 양난미, 2022; 

Rozgonjuk et al., 2019)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서영과 송미경(2017)의 연구에 따

르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

는 대학생은 불확실성을 견디는 힘이 부족하

여 인터넷을 더욱 과도하게 사용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을 견디는 힘

이 부족한 20대 미혼남녀는 미숙한 방식으로 

관계에 몰두하게 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20대 

미혼남녀는 예측할 수 없는 연인과의 미래에 

대해 불안을 경험하고, 이를 피하고자 관계

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였

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단기간의 

개입으로는 변화를 이루기 어려운 기질적 특

성이다(Koerner & Dugas, 2006). 따라서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관계중독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의 효과를 검증한다면 불확실성

으로 인한 인내력 부족으로 관계중독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개입 방

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의 단절에 대한 불안을 피하고자 관계에 

집착하게 된다는 관계중독의 개념적 특성에서 

착안하여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용전념치료에서 대두되고 있는 경험회피

(Experiential Avoidance)는 자신이 원치 않는 신

체적 감각, 정서, 사고, 기억 등 내적 경험들

을 발생시키는 빈도나 형태, 맥락 등을 바꾸

어 상황과의 접촉 가능성을 줄이려는 시도를 

말한다(Hayes et al., 1999; Hayes et al., 1996). 

내적 경험을 회피하면 단기적으로는 스트레스

를 낮출 수 있지만, 경험하고 싶지 않은 사고

나 정서, 신체 감각 등을 통제하거나 회피하

려고 할 때 고통의 수준과 빈도가 증가하게 

된다(김보경, 안현의, 2016; Gross, 1998; Gross 

& John, 2003; Wegner, 1994). 경험회피 수준이 

높은 사람은 모호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며, 모호한 상황을 거부로 해석하고 반복

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여 불안과 우울 같은 심

리적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김진희, 이주영, 

2021; 노윤영, 남숙경, 2019; 정소영, 김수진, 

2019).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할 때, 경험회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연인과 헤어지는 상황

이나 이에 대한 불안, 두려움 등의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의 

단절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큰 정서적 

고통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마찬가지로 

경험회피는 그 수준이 높을수록 중독을 예

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vicchioli et al., 

2020). Batten과 Hayes (2005)에 의하면, 원하지 

않는 정서, 사고 등을 제거하거나 회피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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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중독의 특성에 따라서 높은 경험회피 수

준은 중독 경향성과 관련성이 있다. 행위중독

에 해당하는 SNS 중독(고아라, 이경순, 2018; 

정세은, 연규진, 2023), 인터넷 중독(Chou et al., 

2017) 모두 높은 경험회피 수준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SNS 중독은 

온라인상의 대인관계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

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것으로(정소영, 

김종남, 2014), 관계중독과 유사한 측면이 있

다. 정서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험회피

를 하는 성향이 SNS 중독경향성의 패턴을 반

복하고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연구결

과(고아라, 이경순, 2018; 정세은, 연규진, 2023)

를 볼 때,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

험회피 경향이 관계중독 문제를 발생시키고 

유지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경험회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수의 연구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경험회피를 

일으키는 선행요인임을 지지하고 있다(오영

아, 정남운, 2011; 유정찬, 최아론, 2022; 최재

광 등, 2020). 불확실한 상황을 위협적으로 인

식하고 불확실성에 대해 불쾌한 정서를 느낄

수록, 불확실한 상황이나 이에 수반된 정서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회피 전략을 취하게 된다

(오영아, 정남운, 201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경험회피를 

통해 불안, 우울, 걱정 등 심리적 건강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오영아, 정남운, 

2011; 유정찬, 최아론, 2022; 최재광 등, 2020). 

또한 완벽주의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

족과 경험회피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스마트

폰 중독이나 SNS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에(김미경, 양난미, 2022; 나혜경, 박

원주, 2022), 이를 토대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 부족, 경험회피와 관계중독 간의 관련성

을 예측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연인관계에서의 불확

실성을 더욱 위협적으로 인식하며 관계가 단

절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관계에 더 의존하고 몰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성 교제 

중인 2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경험회피가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 부족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관계중독을 발

생시키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탐색함으로써 

관계중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0대 미혼남

녀가 안정적인 관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관

계중독 경향을 감소시키는 상담 개입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라 설

정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경험회피가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을수

록 관계중독 경향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2 경험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중

독 경향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경험회피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2-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을수

록 경험회피 수준이 높아져 관계중독 경향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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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이성 교제 중인 만 20~29세 미

혼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대

는 취업, 연애 등 새로운 경험을 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변화의 시기이다(Arnett, 

2000). 이 시기에는 학업적 성취, 재정적 독립, 

친밀한 이성관계의 형성이 발달과업으로 제시

되며, 헌신적이고 친밀한 관계 확립의 중요성

이 특히 강조된다(Arnett, 2000; Clark & Beck, 

2011; Levinson et al., 1978). 본 연구는 2023년 

소속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

며, 윤리규정에 따라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앞서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설문 참여에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을 통해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완전한 응답 및 이상치를 제외하고 

총 30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IUS)는 Freeston과 동료들 

(1994)이 개발하여 Buhr와 Dugas(2002)가 영어

로 타당화한 것을 이슬(2016)이 한국에 맞게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

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

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은 14점에서 70점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

록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수준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의 Cronbach’s α는 .946

이었다.

  관계중독

  관계중독 척도는 40문항으로 구성된 Peabody 

(2011)가 개발한 관계중독 척도를 이수현(2009)

이 번역한 질문지를 기초로, 우상우(2014)가 

타당화하여 재구성한 국내판 관계중독질문지- 

30문항(Relationship Addiction Questionnaire-30; 

RAQ-30)을 사용하였다.

  관계중독 척도는 이성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고, 정서, 행동의 중독적 특징을 묻는 

내용으로, 총 30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

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

정되며, 총점은 30점에서 150점 범위로, 점수

가 높을수록 관계중독 경향이 큰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관계중독 척도의 Cronbach’s α

는 .964였다.

  경험회피

  경험회피 척도는 Bond와 동료들 (2011)

의 수용-행동질문지Ⅱ(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Ⅱ: AAQ-Ⅱ)를 허재홍 등 (2009)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경험회피 척도는 감정이나 생각 등 내적 경

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성을 측정하며, 총 8문

항이다. 본 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까지 7점 Likert 척도로 평정

되며, 총점은 8점에서 56점에서 범위로, 점수

가 높을수록 경험회피의 경향이 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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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경험회피 척도의 

Cronbach’s α는 .898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IBM SPSS 29.0과 PROCESS MACRO v4.2를 이

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수의 전반적 경향성 및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경험회피가 관계중독

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경험회피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가 

개발한 PROCESS MACRO v4.2 (Model 4)를 사

용하여 단순매개분석을 실시하였고, 간접효과

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 기법을 이용

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수의 전반적인 경향성 및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과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

도 및 첨도, 그리고 변수 간 상관관계를 제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모든 변수

는 왜도는 절댓값 2 미만, 첨도는 절댓값 7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에 어긋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an et al., 1996). 상관

관계 분석 결과, 관계중독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r=.77, p<.001)과 경험회피(r=.75,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불확

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경험회피(r=.82,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경험회피가 관

계중독에 미치는 영향력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경험회피가 

관계중독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

1 2 3

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2. 경험회피 .82*** -

3. 관계중독 .77*** .75*** -

M(SD) 35.80(12.69) 24.32(9.31) 72.74(25.23)

최솟값 14.00 8.00 30.00

최댓값 64.00 47.00 135.00

왜도 0.10 0.06 0.42

첨도 -0.71 -0.50 -0.37
***p<.001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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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총 3

가지의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모델Ⅰ에서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고, 모델Ⅱ에서는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델Ⅲ에서는 경험회피를 추가해 

모든 요인을 투입하여 관계중독에 어떠한 변

수가 효과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공차는 모두 0.1 이상, 분산팽창계수(VIF)

는 1.05~4.13으로 5 미만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1.925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 간 상관관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모델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통제변수

로 구성된 모델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

며(F=2.307, p<.05), 모델Ⅰ의 전체 설명력은 

변수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β t β t β t

통제

변수

연령 .037 .42 -.086 -1.544 -.077 -1.457

성별(남성=0) .084 1.355 -.045 -1.146 -.07 -1.851

학력 -.115 -1.73 -.036 -.856 -.008 -.187

취업 유무(무=0) .074 .654 .135 1.883 .118 1.734

종교 유무(무=0) .094 1.59 .065 1.729 .065 1.842

월 평균 소득 .078 .683 .078 1.083 .067 .977

주관적 경제수준 .003 .059 .038 1.018 .022 .625

거주 형태 (가족 등과 

거주=0, 혼자 거주=1)
.022 .385 -.008 -.216 -.019 -.542

교제 기간 .015 .240 -.049 -1.292 -.062 -1.714

주 평균 데이트 횟수 -.029 -.493 .004 .097 -.006 -.156

이전 연애 경험 -.187 -3.187** -.095 -2.542* -.093 -2.649**

독립

변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77 21.091*** .49 8.234***

매개

변수
경험회피 .346 5.777***

Constant 74.881*** 39.005** 35.969**

 (adj. ) .08 (.046) .638 (.623) .675 (.661)

△  .08* .557*** .038***

F 2.307* 42.421*** 46.111***

*p ˂.05, **p .˂01, ***p ˂.001

표 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경험회피가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력                      (N=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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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였다. 모델Ⅱ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 부족의 영향력을 추가로 살펴보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42.421, 

p<.001). 모델Ⅱ의 전체 설명력은 모델Ⅰ에 비

해 55.7% 증가한 63.8%로 나타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었을 

때 증가하는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경험회

피를 추가하여 모든 변수를 투입한 모델Ⅲ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46.111, 

p<.001), 모델Ⅲ의 전체 설명력은 67.5%로 모

델Ⅱ에 비해 3.8%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모든 요인을 투입한 모델Ⅲ을 살펴보면,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β=.49, p .˂001)과 

경험회피(β=.346, p .˂001)는 모두 관계중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중독에 더 큰 영향력을 준 변수는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

해 Hayes (2013)가 개발한 PROCESS MACRO 

v4.2를 통해 단순매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경

험회피나 관계중독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 

성별, 취업 유무, 종교 유무, 월 평균 소득, 이

전 연애 경험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1단계에서 통제변수를 통제할 때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관계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757, p<.00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총효과가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 통제

변수를 통제할 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

족이 경험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8115, p<.001). 

  3단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통제변수와 경험회피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

서 관계중독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으

며(β=.4707, p<.001), 통제변수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경험회피가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β=.3528, 

p<.001)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Bootstrap 기법을 이용하였다. 재추출한 표본의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으며, 95% 신뢰구간에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β se t F  

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관계중독 .757 .072 20.9055*** 81.9618*** .625

2 경험회피 .8115 .0247 24.0564*** 101.9396*** .6746

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관계중독
.4707 .1172 7.9843***

83.5782*** .6655

경험회피 .3528 .1602 5.9665***

통제변수: 성별, 취업 유무, 종교 유무, 월 평균 소득, 이전 연애 경험
***p ˂.001

표 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N=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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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구하

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경험회피를 

매개로 관계중독에 미치는 간접효과 계수는 

.2863이었으며, 95% 신뢰구간이 [.1781, .4004]

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경험회피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경험회피

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이성 교제 중인 만 20~29세 미

혼남녀를 대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경험회피가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관

계중독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

중독 문제를 호소하는 20대 미혼남녀에게 적

용할 수 있는 상담 개입의 근거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경험

회피가 관계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연구

가설 1이 지지되었다.

  먼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을수록 

관계중독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중독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Moustafa, 2020)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불확

간접 효과 β BootSE
95% 신뢰구간

LLCI ULCI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경험회피 → 관계중독 
.2863 .0568 .1781 .4004

표 4.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N=302, Bootstrap=5,000)

그림 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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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다른 유형의 중독

뿐 아니라 관계중독과도 관련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불확실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는 개인적 특

성은 병리적인 관계 방식의 발생과 유지에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중독 문

제를 호소하는 20대 미혼남녀를 상담 시에 관

계의 불확실성에 대한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 

등을 살펴보고, 불확실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정도가 크다면 불확실성을 견디며 

해결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

록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아 불확

실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특성은 

이성관계에서 확신을 얻지 못할 때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관계중독 문

제에 대한 상담 개입에서는 내담자가 관계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관계에서

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게 하여 주도적으로 관계 경험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경험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중

독 경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험회피가 중독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Batten & Hayes, 2005; Cavicchioli et al., 2020)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개인이 원하지 않는 감정이나 생각 등을 피하

려고 할수록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관계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20대 미혼남녀를 위한 상담 개입에서는 

내담자가 관계에 집착함으로써 회피하고자 했

던 감정, 생각, 기억 등의 내적 경험에 충분히 

접촉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

하며, 이와 관련해 심리적 수용을 돕는 마음

챙김이나 수용-전념치료를 적용하는 것이 효

과적일 것이다.

  둘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관계

중독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가 유의

하여 연구가설 2가 지지되었다. 세 변수 간 

직접적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는 부재하지만, 

경험회피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심리적․정신적 변인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선

행연구(오영아, 정남운, 2011; 최재광 등, 2020)

나 완벽주의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과 경험회피를 경유하여 SNS 중독 혹은 스마

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김미

경, 양난미, 2022; 나혜경, 박원주, 2022) 결과

와 맥을 같이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위협적으로 느끼며 부

정적 정서를 느끼게 된다. 이에 불확실한 상

황이나 그 상황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 정서를 

피하고자 하여 관계에 집착하고 의존하는 관

계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성관계에서 안

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관계의 미래를 부정적

으로 해석하는 미혼남녀는 관계의 단절에 대

해 불안해하며, 이러한 심리적 고통을 피하고

자 관계에 더 집착하고 의존하는 관계중독 양

상을 보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관계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20대 미혼남녀에게 상담 개입

을 하거나, 관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미

혼남녀의 관계중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할 만한 관계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는 가족센터에서 예비

부부, 데이트커플, 싱글 등을 대상으로 한 

관계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국외에는 미

국의 싱글을 위한 관계교육 ‘PICK(Premarital, 

Interpersonal, Choices and Knowledge)’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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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관계중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관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파트너 선택과 건강한 연인관계 형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20대 미혼남녀

가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형성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관계중독에 대한 이해는 

미혼남녀가 더 안정적인 연애경험을 할 수 있

게 하고, 연인관계 뿐 아니라 친밀한 대인관

계를 맺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건강한 관계 

맺기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20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직장

생활이 안정되고 다양한 이성관계 경험이 누

적된 30대 이상의 미혼남녀에게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령대별로 미래

의 불확실함이나 이성관계 경험의 의미가 다

를 가능성이 있기에 추후 연구에서 연령대별

로 미혼남녀를 구분하여 관계중독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연

구 결과를 임상집단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 대상자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경험회피, 관계중독 모두에

서 점수가 높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관

계중독 점수가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20대 미혼남녀의 관계중독 문제

를 발생시키고 유지시키는 심리적 특성을 탐

색함으로써 관계중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

으며, 이를 토대로 관계중독에 대한 상담 개

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

대 미혼남녀가 안정적인 관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관계중독의 경향성을 감소시키는 상담 

개입의 근거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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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Relationship Addi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Gayeon Kim        Jeoungyu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 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experiential 

avoidance on relationship addiction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relationship addiction among unmarried adults. For 

this purpos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unmarried adults aged 20 to 29 who are currently 

engaged in opposite-sex romantic relationships, and a total of 302 data were used for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9.0 and PROCESS MACRO v4.2.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experiential avoidance had significant effects on 

relationship addiction. Second, experiential avoidance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relationship addiction tendencies. This study identified 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s 

that induce relationship addict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s directions for 

counseling interventions to reduce relationship addiction tendencies and promote healthier relationship 

patterns among unmarried adults.

Key words : unmarried adults, intolerance of uncertainty, relationship addiction, experiential avoid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