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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검증*

 김지선                    이소연†

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험회피와 대인관계

문제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398명을 대상으로 

내현적자기애, 우울증상, 경험회피, 대인관계문제의 자기보고식 척도를 실시하였다. 순차

적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Process Macro를 사

용하여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내현적자기애는 우울증상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를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우울증상

에 간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자기애가 경험회

피 수준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증가된 경험회피는 대인관계문제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우울증상을 증가시킴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내현적자기애 성향을 지닌 대학생들의 우

울증상을 이해하는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장면에서 효과적인 

상담개입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주요어 : 내현적자기애, 우울증상, 경험회피, 대인관계문제, 순차적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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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경쟁사회 구조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우월함을 필역해야 

하는 사회 풍토가 만연해졌고(서수균, 이현두, 2018) 자신의 가치와 독특성을 타인에게 드러

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컨텐츠가 증가하며 ‘타인에게 보여지는 개인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이문선, 이동훈, 2014). 이에 자기애적인 성격특성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높은 

기준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고 있다(김은혜, 

서수균 2013). 특히 이러한 문화와 사회적인 구조에 가장 많이 노출된 대학생 시기의 경우 개

인 스스로 나의 존재감과 가치를 확인하고 타인에게 주목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나 진정한 자신이 아닌 타인의 기준에 맞추거나 외부에서 부과된 기준에 의해 

부적응적으로 발달한 자기애의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은(정남운, 2001) 우울, 분노, 적대감과 

같은 심리적 질환에 취약해지며 일상생활에 심리적인 불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자기애성 성격특성은 자기중심적이며 이상적이고 웅대한 자기감을 지니는 성격특성으로 외

현적자기애와 내현적자기애로 구분 할 수 있다(박세란, 2004; 이민진, 2012; 이준득, 2005; 조

은영, 2011). 외현적 자기애 성격특성의 경우에는 적어도 의식수준에서는 자존감이 매우 높고 

자신의 성취나 재능, 업적 등을 과시하며 대인관계에서는 지배에 대한 욕구가 높고 친화적 

관심이 부족한 특징을 갖는다. 반면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은 내적으로는 자기도취적이고 자

기애적인 자기상이 있으나, 자기애적 방어가 흔들리게 되면 쉽게 자기 확신과 주도성의 부족

과 같은 취약함이 드러나게 되면서 좌절감, 열등감, 상실감을 경험한다(한수정, 2016). 이에 

내현적자기애는 우울한 혹은 소진된 자기애로 지칭될 만큼 우울증상을 흔히 경험하며, 내현

적자기애와 우울증상과의 관련성은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곽진영, 하은혜, 2010; 이진

숙 ,현명호 2012; Aalsma, Lapsley & Flannery, 2006; Wink, 1991).

초기 성인기에 해당되는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이전 청소

년 시기에 경험했던 발달 과제와 또 다른 폭넓고 다양한 발달과업에 당면하게 된다. 이들은 

다양한 발달 과업들을 잘 극복해 나가며 내적으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갖게 된다. 실제 국내 정신질환 역학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에 해당

하는 18-29세의 우울장애 발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증가 비율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우울은 재발률이 높고(Shen, Andrews, & Evans, 2005) 초

기 성인기의 우울증상은 성인기 이후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적인 부

적응은 개인 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사회의 발전적인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유은영, 윤치근, 양유정, 2012).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 시기에 내현적자기애의 성격특성과 

우울증상의 관계를 살펴봄과 동시에 이 둘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내현적 자기애 성격특성은 내면의 취약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경험회피를 자주 사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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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1996)은 개인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신체

감각, 정서, 사고, 기억 등의 사적 경험을 회피, 억제 또는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경험회피

(experiential avoidance)’로 정의하였다. 내현적 자기애 성격특성은 자신이 무언가를 못하거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세워놓은 높은 기준과 취약한 자기를 외부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정적인 느낌들로부터 회피하는 방식을 주로 선택하게 된다(권석만, 

한수정, 2000). 그들은 매우 취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약한 

자기를 경험하게 될 때 상실감, 좌절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방어적

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이 경험회피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례, 2017; 제현채, 김정규, 2014).

한편 자기애적인 성격특성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게 관심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초래하며 역기능적인 행동특성을 야기한다(권석만, 한수정, 

2000; 홍서윤, 2014). 외현적자기애와 내현적자기애의 차이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

역은 대인관계행동이며, 특히 내현적 자기애 성격특성을 지닌 사람에게 대인관계문제는 취약

한 측면이며 역기능적인 특징을 갖는다(한수정, 2016). 내현적 자기애 성격특성을 지닌 사람

들의 대인반응을 알아본 연구에서는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소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강은정, 2005).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격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이 수용되고 

있는지 혹은 거절당하는지에 과민하며(권석만, 한수정, 2000)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타인이 원

하는 것을 따르거나 혹은 아예 관계를 단절 시키는 행동 패턴이 나타난다고 하였다(이민진, 

2012). 또한,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의 경우에는 타인의 언행에 쉽게 공격성을 느끼거나 작은 

실수에도 수치심을(차혜련, 김종남, 2016) 느끼기 쉬워 대인관계에서 수동적,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반대로 당당하고 외향적이다가도 과민하고 위축되기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양

상을 보인다(한수정, 2016).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은 

대인관계에서 많은 역기능적인 문제를 보이며 내현적자기애의 성격특성의 사람들은 대인관계

의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두드러진 문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문제의 전반적인 측

면에서의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시사된다. 실제로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선행연구들은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과 대인관계문제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배미정, 조한익, 2014; 최지영, 이영순, 2014; Campbell & Baumeister, 2006).

내현적 자기애 성격특성은 경험회피로 인해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경험을 증가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된다(Hayes, 1996). 또한 경험회피를 만

성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회피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느라 현재 경험들과의 접촉이 감소하게 

되며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보다는 상황을 외면하는 소극적인 대처를 하게 된다(이진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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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호, 2012; Kashdan, Barrios, Forsyth, & Steger, 2006) 즉, 원치 않는 사건에 대한 회피는 개

인이 적응적인 대처능력을 습득하지 못하게 하며 문제 상황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경험으로 

인해 생리적으로 각성되며 부정적인 감정에 더욱 오래 머물게 된다. 실제로 우울증상을 경험

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Bjornsson 외(2010)의 연구에서는 경험적 회피가 8-12주 

후의 우울증상을 예측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저조한 기분을 수용하지 못하고 회피하려 하

려는 시도가 우울증상의 일차 경로가 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Berman, Wheaton, McGrath & 

Abramowitz, 2010; Kashdan et al., 2006). 또한 최근 국내 연구들에서는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서 경험회피를 다루는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강현주, 심은정, 

2018; 김은영, 이지은, 2015; 나빛나, 장성숙, 2016; 황현숙, 이지연, 장진이, 2012).

한편 내현적 자기애 성격특성의 대인관계문제는 그들의 경험회피 성향으로 인해 영향을 받

는다. 특히 초기 성인기에는 대인관계가 넓어진 만큼 누구나 갈등을 경험하고 대인관계에서

의 문제 또한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개인이 문제

를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과 주도성을 습득하게 되면서 대인관계에서의 부정

적인 영향을 피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현적자기애는 타인에게 자신의 

좋은 모습만을 보이려 하며, 거절과 비판받는 상황을 극도로 받아들이려 않는 성향으로 인해

(한수정, 2016) 대인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을 회피하게 된다.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해결해나갈 필요한 정보, 기술 습득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서 주변의 

부정적인 피드백에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철수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경험회피가 

사회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조영미, 이희경, 2013) 경험회피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정혜진, 2014; 추상엽, 임성문, 2010; 허재홍, 2014).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는 청소년기의 비해서 폭이 넓어지고 개인이 주도적으로 교류할 대

상을 선택하고 그 관계를 유지시켜야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가 요구된다. 이에 

초기 성인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독립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대인관계

를 맺는 것이 중요한 발달 과업이 된다(Erikson, 1963). 타인과의 원만한 상호작용은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며, 친밀함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

으나(조영재, 2012) 대인관계가 불안정하고 부적응적인 관계 패턴이 반복될수록 우울증상, 소

외, 불안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키며(권석만, 1997; 정혜진, 2014; Sullivan, 

1953),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잠식시켜 우울증상을 촉발시킨다(권석만, 한수정, 2000). 대

인관계가 불만스럽고 비효과적일 경우 대학생들의 성장, 발달의 방해를 받게 되며 나아가서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권석만, 1995), 심리적 장애의 대부분이 대인관계의 문제로 

인해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Horowitz, 1996).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하듯 대인관계에서의 갈

등과 문제가 우울증상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박경 2003; Blatt & Zuroff, 

1992; Dykman & Johll, 1998; Hammen, 2003), 특히 대학생들이 대인관계의 문제를 갖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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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때 경험하는 외로움과 고독감은 우울증상, 슬픔, 절망감 등의 정서적 문제를 야기 한다

고 보고된다(양민정, 2011).

본 연구에서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이 우울증상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경험회피와 대인관

계문제의 순차적 매개효과 경로를 연구문제로 설정한 것은 내현적자기애가 우울증상과 대인

관계문제를 흔하게 경험하다는 사실과 대학생 시기는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발달적으

로 중요함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 시기의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으로 인

해 대인관계문제와 우울증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는 개입 가능한 방안을 탐구해보고자 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내현적자기애와 경험회피, 대인관계문제, 우울증상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는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를 매개로 하여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소재의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04명을 

대상로 2018년 2월 22일부터 5월 17일 까지 오프라인 설문조사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배부한 404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15부와 

성별을 기재 하지 않은 1부를 제외하고 총 389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참

여자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69명(17.7%), 여자 320명(82.1%)이며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



김지선․이소연

- 370 -

령은 21.38세(SD = 1.08)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내현적 자기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

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하여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

는 총 45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평정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자기애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요인분

석을 통해 5개의 하위요인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

과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 

2개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으로 명명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

요인 3개는 목표불안정, 과민/최약성, 소심/자신감 부족으로 명명하였다. 강선희와 정남운

(2002)이 보고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9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의 평균을 사용하였

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현적자기애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상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정신보건연구원(National Instisute 

of Mental Health: NIMH)에서 개발한 도구를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대학생을 대상

으로 수정 및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판 우울증상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y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우울감정, 긍정적 감정, 신

체/행동둔화, 대인관계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0=

극히드물게, 3=거의 대부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

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우울증상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0으

로 나타났다.

경험회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경험회피를 측정하기 위해 Hayes 등(2004)이 개발한 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16: AAQ-16를 문현미(2006)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적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나타내

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총 16문항으로 내적 사건을 기꺼이 경험하려는 경향을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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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꺼이 경험하기’ 요인과 원치 않는 내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측정하

는 ‘행동하기’ 요인의 2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의 예를 

들면‘우울하거나 불안하면, 나는 책임을 다할 수가 없다.’, ‘원치 않는 생각이나 감정이 들면 

이를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억제하려고 애쓴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7점 Liekrt 척도로(1=전

혀 그렇지 않다, 7=항상 그렇다) 평정한다. 문현미(2006)가 보고한 신뢰도는 Cronbach’s α=.82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경험회피 척도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6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 & Villasenor(1988)의 대인관계문제(I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IIP)를 

홍상황 외(2002)가 단축형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대인관계문제 검사 단축형(Short form of the 

KIIP Circumplex scales: KIIP-SC)을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으로 안은화(2012)의 연구와 같이 

Horney의 이론을 적용하여 대인관계문제를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하위요인 중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은 ‘사람들에게 향함’으로,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관여는 ‘사람

들에게 맞섬’으로 냉담, 사회적 억제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 척도에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평정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홍상황 외(2002)의 연구에서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대인관계

문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4.0와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

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을 실시하고,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ɑ를 산출하였으며 자료의 정상성을 검증하기 위해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

보았다. 둘째, 내현적자기애와 우울증상, 경험회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의 순차적 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Process Macro에서 제시한 모형 중 Model 6을 분석법으로 사용하여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bootstraping)을 실시하였다

(Shrout & Bolger, 2002). Preacher & Hayes(2008)의 Model 6의 다중매개 분석법은 순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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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 검증이 가능하다. 또한 예측변인이 중다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난 후에도 

중다변인들 간에 미치는 설명량에 대한 효과 검증이 가능하며 전체 매개효과를 검증할 뿐만 

아니라 중다 매개변인 각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서영석, 2010). 

Hayes(2013)의 Process macro는 변인의 문항 전체 합산점수를 사용함에 따라 오는 측정오차

를 배제할 수 없고 모형의 적합도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으나 부트스트래핑

(bootstraping) 방법으로 전체 매개효과 뿐 아니라 개별 매개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해 주

며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공변량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소영 외, 2014).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6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ing) 결과

는 간접효과 추정치가 95% 신뢰구간에서‘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Preacher & Hayes,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통제하고도 매개효과가 존재하

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남 = 1, 여 = 0 으로 더미 코딩하여 모든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래핑 분

석에서 성별을 공변량으로 포함시켜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성별을 통제변수로 설정한 것

은, 여러 역학적 연구에서 우울증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2배정도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일

관되게 보고되고 있으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보건복지부, 2016) 실제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의 우울증상 평균의 성차를 살펴본 결과 여성의 우울증상 평균이 남성의 

우울증상 평균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t = -2.484, p<.01). 또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의 성별이 균등하게 표집 되지 못한 현실적인 부분과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하기 위함이었다.

결  과

주요변인 별 기술통계 및 상관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 우울증상, 경험회피, 대인관계문제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존재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내현적자기애는 우울증상(r=.58, p<.01), 경험회피(r=.61, p<.01), 대인관계문제(r=.70, 

p<.01)와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높을수록 경험회

피, 대인관계문제, 우울증상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울증상은 경험회피(r=.48, p<.01), 대인

관계문제(r=.48, p<.01) 간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경험회피, 대인관계문제가 높을수록 우

울증상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

냈다(r=.50, p<.01). 이는 경험회피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왜

도와 첨도를 살펴 다변량 정상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

변인들은 절대값이 1만으로 나타나 정상성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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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 .05, ** p< .01, *** p< .001.

주. c는 매개변인이 있는 모형에서 내현적자기애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총 효과 크기, c’는 매개

변인이 없는 모형에서 내현적자기애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직접효과 크기.

[그림 2] 연구모형

1. 내현적자기애 2. 우울증상 3. 경험회피 4. 대인관계문제

1. 내현적자기애 -

2. 우울증상 .58** -

3. 경험회피 .61** .48** -

4. 대인관계문제 .70** .48** .50** -

M 2.77 .96 4.03 2.40

SD .49 .45 .60 .53

왜도 -.17 .37 .01 -.12

첨도 -.31 -.38 .45 -.48

주. * p<.05, ** p<.01

<표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치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우울증상과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의 순차

적 대중매개효과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우울증상과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의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Process Macro 프로그램의 

Model 6을 사용하여 순차적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 제시 된 연구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내현적자기애는 우울증상에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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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 경로
효과

계수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직접효과) 내현적자기애 -> 우울증상 .329 .058 .21 .44

총 간접효과 .191 .047 .10 .29

총 효과 .521 .038 .44 .60

내현적자기애 -> 경험회피 -> 우울증상 .109 .031 .05 .17

내현적자기애 -> 대인관계문제 -> 우울증상 .074 .034 .00 .14

내현적자기애 -> 경험회피 -> 대인관계문제 -> 우울증상 .007 .004 .00 .02

주. 성별을 통제한 결과임.

주. Bootstrap표본 수 = 10,000

<표 2>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576, p<.001). 둘째, 내현적자기애가 경험회피에 정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쳤다(b=.622, p<.001). 셋째, 내현적자기애(β=.663, p<.001), 경험회피는(β=.103, 

p<.05) 대인관계문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내현적자기애(β=.365, 

p<.001), 경험회피(b=.194, p<.001), 대인관계문제(β=.124, p<.05)는 우울증상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내현적자기애, 경험회피, 대인관계문제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는 회귀모형에서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성별은 우울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41, p>.05).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각 경로에 대한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결과

를 보면, 내현적자기애에서 우울증상으로 가는 직접경로는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통계적으로 직접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b=.329, CI[.21, .44]). 다음으로 연구모

형의 총 간접효과 유의성을 살펴보면 첫째, 내현적자기애가 경험회피를 거쳐 우울증상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는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간접효과의 유

의성이 확인되었다(b=.109, CI[.05, .17]). 둘째, 내현적자기애가 대인관계문제를 통해 우울증상

에 미치는 경로는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간접효과의 유의

성이 확인되었다(b=.074, CI[.01, .14]. 셋째, 내현적자기애가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를 순차

적으로 경유하여 우울증상으로 가는 경로에 대한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

하지 않음으로 통계적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b=. 007, CI[.00, 02]). 마지막으로 

본 경로의 총 간접효과는 모든 특정간접효과들의 합계로서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

지 않기 때문에 유의한 정적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b=.191, CI[.10, .29]). 본 연구모형의 간접

효과 유의성 결과는 내현적자기애가 우울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내현적

자기애가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를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우울증상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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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음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389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우울증상과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내현적자기애가 우울증상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우울증상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

과,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 경험회피, 대인관계문제, 우울증상이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

타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과업들을 주도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하는 대학생 시기의 경우에는 

취약한 자기감을 갖는 내현적자기애의 성격특성은 도전과제에서 실패감, 좌절감, 열등감을 경

험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우울증상이 높아질 수 있겠다. 내현적자기애의 경험회피 사용 저

변에 있는 정서를 이해하고 상담 장면에서는 수용적이고 무비판적인 태도를 전달하여 자신의 

불완전함을 자각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내현적자기애는 대인관계문제와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내현적자기애 성향과 대인관계문제를 설명하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최민경, 김종남, 2010; 홍

서윤, 2014),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의 내담자의 경우 상담 장면에서 그들의 대인관계 어려움

이 중요한 요인임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매개변인들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가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를 순차적으로 거쳐 우울증상에 이르는 간접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는 내현적자기애가 대인관계문제만을 거쳐서 우울증상으로 가는 간접경로와(내현적자기

애->대인관계문제->우울증상) 경험회피만을 거쳐서 우울증상으로 가는 간접경로(내현적자기애 

-> 경험회피->우울증상)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경험회피가 대인관계문제에 선행함을 밝힘으로써 경험회피를 경감시키는 치료적인 

개입의 근거를 입증하고자 순차적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결과에 대해 유추해보면,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은 부적절하고 열등한 자기를 보상하려는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치심, 굴욕감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강선희, 정남운, 2002) 부정적인 사건

을 확인하고 다루기보다는 이를 회피한다. 그러나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심도 있는 의사소통이 요구되는데(김가을, 권정혜, 양은주, 2013) 반복적인 경험회피

의 사용은 일상에서의 대인관계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기 어렵고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사고

와 감정 또한 인식하기 어렵게 하여 갈등에 오래 머물게 되는 것이다. 이에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예민한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의 경우 타인에게 과하게 순응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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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하다가 관계를 단절시키는 패턴을 보이며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

나 타인의 평가와 인정으로 자기애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의 사람들의 

대인관계에서의 지속적인 실패는 내적으로 취약한 자기를 경험하게 하는 스트레스의 직접적

인 원인이 된다(Fontana, Dowds, Marcus & Eisenstadt, 1980), 더욱이 대인관계가 복잡해지고 

사회적인 적응에 중요한 발달과업이 되는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문제는 우울증상을 유발하

는 강한 변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는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보고하는 대인관

계상황에 대해 회피 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 방법과 다양한 문제

에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하는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것이 도

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경험회피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포함하는 경로를 추가

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는 대인관계문제가 경험회피를 유발시킨 다는 몇몇 연구들이 진행

되었으며(정혜진, 2014; 추상엽, 임성문, 2010)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의 상보적인 관계를 확

인하고자 함이었다. 그 결과 내현적자기애가 대인관계문제와 경험회피를 순차적으로 거쳐서 

우울증상에 이르는 간접 경로(내현적자기애->대인관계문제->경험회피->우울증상) 역시 성별을 

통제하고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내현적자기애가 경험회피와 대인관

계문제에 영향을 받아 우울증상에 이르게 될 때 매개변인인 경험회피와 대인관계문제가 일방

향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기 보다 양방향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격특성은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를 흔하게 경험하는 과정에서 

위축되어 취약한 자기에 대한 방어기제로서 더욱 회피적인 성향을 띄게 되면서 우울을 경험

하게 된다고 예상된다. 즉, 대인관계에서 실패한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의 사람들의 경우 자

신들의 취약한 자기애를 방어하고자 더욱 회피적인 성향을 보이며 우을증상을 경험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내현적자기애는 일종의 성격적 구조이며 특히나 성인기의 성격적 구조는 단기적인 개입으

로는 변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으

로 인해 생기는 이차적으로 문제인 경험회피, 대인관계능력은 고착된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

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다루어주는 것은 우울증상을 감소시키는 현실적인 개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Hayes, Wilson, Gifford, Follette와 Strosahl(1996)은 심리적 고통의 원인인 

경험회피의 해독제로서 심리적 수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추미례, 이영순, 2014). 부정적

인 정서와 인지를 수용하도록 돕는 수용행동전념치료는(ACT) 부정적인 사건과 감정을 회피

나 과장 없이 수용하도록 하여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정서와 연합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목표를 갖는다. 이러한 상담접근 방법은 경험회피를 주로 사용하는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자신의 감정과 더불어 타인의 입장과 문제를 파악하도록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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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담자가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이 경험회피를 주로 사용하게 하

는 정서적인 기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의 경우 내적으

로 거부민감성이 높아 사회적인 상황에서 회피적인 반응이 높고 대인관계 갈등을 피하기 위

해 생각과 감정을 억제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회피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에 상담 

장면에서는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의 내담자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염두하고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거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억제 하는 회피적인 태도를 줄이도록 돕는 치료적 태도 및 개입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는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내현적자기애의 경험

회피 수준과 대인관계문제가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힘으로써 우울증

상을 경험하는 내현적자기애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내현적 자

기애의 성격특성의 경우 어려움이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감정을 회피함으로써 

대인관계문제가 유발되며 이들의 대인관계문제는 우울증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내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졌다. 이에 내현적자기애 성격특성이 대인관계문제로 인해 우울증상을 경

험할 때 경험회피라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경향성을 다루는 것이 대인관계문제를 증가·경감

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밝힘으로써 경험회피의 치료적 개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후기 

성인기의 우울증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초기 성인기의 우울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 위험요소들

을 찾아내었고, 특히 대인관계 형성이 중요한 발달단계인 대학생 시기의 우울증상과 대인관

계문제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검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측

정도구만 이용하여 응답자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 내현적 자기애성격 특성과 같이 회피성향

이 높은 대상자의 경우 응답자의 반응이 왜곡, 축소 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

하기 위해 심층적인 면담이나 실험 연구 방식이 제안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변인 외의 다른 정서적, 인지적인 특성들도 고려되어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내현적자기애의 

복잡한 심리기제들을 다양하게 검증할 수 있어야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성

별이 균등하게 포집되지 못하였다. 특히 우울증상의 경우 성별의 차이가 보고되기 때문에 추

후 연구에서는 균등한 성별의 표집을 통해 더욱 타당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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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Problems i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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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mediating eff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interpersonal 

problem in the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on the depress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For 

this, the self-report scale of covert narcissism, depression, experiential avoidance, and 

interpersonal problem was conducted targeting total 398 university students. In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and bootstrapping using the Process Macro developed by Preacher and 

Hayes(2008)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the covert narcissism 

had direct effects on the depression while it also indirectly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depression by sequentially passing through the experiential avoidance and interpersonal 

problem. It means that the covert narcissism increases the level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the increased experiential avoidance increases the interpersonal problem, which is eventually 

led to the increase of depression. This study provided the data for understanding the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with covert narcissism, and also suggested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effective counseling intervention in the scene of counseling.

Key words : covert narcissism, depression, experiential avoidance, interpersonal problem,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