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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Smartphones, now a necessity for modern people, have become more than just an appliance, but an object of 

obsession for many. This has resulted in smartphone addiction in many modern people. However, the phenomenon 

of object addiction can lie beyond the problem of the object itself, varying according to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ho use it. For this reaso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adult attachment and covert narcissism 

as factors influencing smartphone addiction in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do this subjects'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adult attachment and covert narcissism needed to be measured on a scale of smartphone addiction, adult 

attachment and covert narcissism.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smartphone addiction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adult attachment and covert narcissism as in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we observed anxiety 

attachment related to adult attachment and hypersensitivity/weakness of covert narcissism played roles in smartphone 

addic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to understand smartphone addiction in college students, it is important 

to know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our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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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의 생활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은 단순히 생활필수품을 넘어 인들이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는 상이 되었

다. 이로 인해 인들의 다수는 스마트폰 독 상에 노출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 독 상은 상물 

자체의 문제를 넘어 이를 이용하는 상자들의 심리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상으로 이들의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학생들의 성인 애착과 내  자기애의 특성

을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해, 스마트폰 독 척도, 성인 애착 척도, 내  자기애의 척도를 각각 사용하여, 스마트

폰 독, 성인 애착  내  자기애 수 을 측정하 다. 그리고 스마트폰 독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성인 애착 

정도와 내  자기애 정도를 독립 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불안 애착과 내  자기애의 

과민/취약성 요인이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독 상

을 이해하기 해서 이에 향을 미치는 상자들의 심리  특성 요소들의 향에 따라 서로 다른 근방법이 요구됨

을 시사한다.

주제어: 스마트폰 독, 성인 애착, 내  자기애, 학생

※ 본 논문의 자료는 2017년 한국감성과학회 춘계학술 회  ICEASS(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and Social Sciences) 

2019에서 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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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애 사의 I-Phone이 국내에 등장하면서 2009년 본

격 으로 스마트폰에 한 시장이 형성되었다(Kim, 

2017, Min, Cho, Kim, Kim, & Kim, 2011). 그 후로 10

년이 지난 지  시 에서 이 스마트폰은 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한국

갤럽의 2018년 8월에 공개한 ‘2012-2018 스마트폰 사

용에 한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마트폰 

사용 비율은 93%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이 포함된 

나이 그룹(19세～29세)의 스마트폰 사용 비율은 100%

로 보고되었다(Gallup, 2018). 이러한 결과는 사회

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을 방증하는 것이며(Mannion, 2018), 이러한 과다한 

의존은 스마트폰 독(addiction)이라는 사회  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과 련된 부

정 인 문제로 인식되며,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하여 

성인에 이르기까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 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문의

들이 밝힌 스마트폰 사용에 한 임상  의견을 고려

할 때, 스마트폰 독에 따른 부정 인 향을 이기 

한 노력은 매우 요하다(Lee et al., 2015). 

그러나 스마트폰 독이라는 상을 결과 인 측면

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상자들이 왜 스마트폰에 과다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

었는지의 그들의 내면  원인에 을 두는 것이 필

요하다. 이러한 에서 Lee, Cho와 Kim(2019)의 연

구는, 독이 일종의 애착 장애라는 Flores(2005)의 개

념을 토 로 스마트폰 독을 경험하는 상자들의 

애착유형  불안정한 애착이 이를 일으키는 원인일 

수 있음을 주장하 다. 이러한 은 애착과 스마트

폰 독의 계를 살펴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며(Choi & Seo, 2015; Kim & Kim, 2016; Konok, 

Gigler, Bereczky, & Miklósi, 2016), 스마트폰 사용 나

이가 낮아지는 흐름에 따라 청소년들에게도 이들의 

애착과 스마트폰 독의 계가 성인들과 유사하게 

한 계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Choi 

& Kim, 2015; Ihm, 2018; Kim & Lee, 2018; Lee, 

Kwon, Chae, 2019). 결국, 기 사회  계, 즉 부모 

 래와의 계 형성의 상태가 물리  상인 스마

트폰과의 계에 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불안정 애착이 스마트폰 독과 련성이 높

다는 일련의 연구를 고려한다면, 기 사회  계 형

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일수록 사람과 맺는 

인 계 상황에서 불안을 일으키며, 이러한 불안을 완

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일방 인 계 형성이 쉬운 스

마트폰에 과 몰입하는 상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타인과의 사회  상호작용에서 나타

나는 사회불안은 내  자기애(covert narcissism)와

도 하게 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Min et al., 

2011). 를 들면, 부모와의 계에서 부정  성향을 

지닌 부모와 상호작용을 한다면 그런 부모가 선호하

는 부분들을 찾아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표 하되 상

으로 스스로는 축되어 자신만을 사랑하는 상

을 경험하게 된다(Kemberg, 1975). 따라서 이러한 내

 자기애 성향은 앞서 언 한 사회  계의 불안

을 완화하는 측면과 더불어 축된 자기 자신 그 로 

계를 형성할 수 있는 측면으로서 스마트폰에 과다

하게 몰입하게 할 수 있다. 련 연구들도 이와 같은 

으로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내  자

기애의 향을 살펴보았다고 볼 수 있다(Jeong & 

Hong, 2015; Kang et al., 2017; Kim, Lee & Kang, 

2017; Nadeem. 2019; Park & Jeon, 2013). 

이처럼 스마트폰 독 상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자들의 심리  속성으로 애착과 내  자기애 

각각의 향들을 살펴본 연구는 상 으로 많다. 그

러나 기 사회  계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두 변인

의 공통 에도 불구하고, 두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스마트폰 독 상을 설명한 연구는 드문 것이 사실

이다(Lee, Kim, Kwon & Kim, 2019). 따라서 본 연구

는 학생 집단인 성인을 상으로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성인 애착과 내  자

기애의 향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하 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상

본 연구는 4년제 학교에 재학 인 학생 235명

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참여자들의 성별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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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남성 47.7%, 여성 52.3%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

은 20.06세(SD=2.60)로 나타났다. 

2.2. 조사도구

2.2.1. 성인 애착

조사 상자들의 성인 애착 특성을 측정하기 해 

Brennan, Clark, 그리고 Shaver(1998)가 개발하고 

Hwang(2001)이 번안한 ECL(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을 사용하 다(Kim, 2016; Min et al., 

2011). ECL은 두 개의 하 유형, 불안 애착(anxiety 

attachment)과 회피 애착(avoidance attachment)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안 애

착을 측정하는 표 문항으로 ‘나는 버림을 받는 것에 

해 걱정하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심을 

가지는 만큼 그들이 나에게 심을 가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나는 나와 친한 사람들을 잃을까  꽤 걱

정이 된다’ 등이 있다. 회피 애착의 경우, ‘나는 다른 

사람이 나와 매우 가까워지려 할 때 불편하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편안하지 못하다’, 

그리고 ‘나는 상 방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지만 생각

을 바꾸어 그만둔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 상자들은 각 문항을 읽고 7  척도(1=  

그 지 않다, 7=매우 그 다) 상에 응답하 다. 본 연

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불안 애착 .90, 회피 애착 .75

로 나타났다.

2.2.2. 내  자기애

내  자기애를 측정하기 해 Gang과 Chung(2002)

이 개발한 내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하 다(Min et al., 2011). 내  

자기애 척도는 다섯 가지 하 요인, 총 45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목표 불안정(target instability)은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는 능력이 결여된 정도를 측정

하는 것으로,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인 문

항으로는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

말 모른다는 것이다’가 있다. 

인정욕구/거 자기 환상(stable desire/fantasy)은 다

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와 뛰어난 사

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반 한다. 이 하 요인 역시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 문항으로 ‘항상 다

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나는 여

러 가지 일에 모두 뛰어나기를 바란다’가 있다.

착취/자기 심성(exploitation/self-centeredness) 역시 9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신 스스로에 한 몰입과 

타인에 한 착취를 측정하기 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문항으로 ‘필요하다는 나는 내가 원하는 것

을 얻기 해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할 것이다’, ‘나는 

나에게 득이 될 때만 ’공평의 원칙‘을 지킨다’가 있다. 

과민/취약성(hypersensitivity/weakness)은 평가에 

한 민감성  취약성을 측정하기 한 것으로 1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인 문항으로 ‘나는 가끔 

남의 비평을 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심/자신감 부족(lack of timidity/confidence)

은 내향 이며 부족한 자신감을 측정하기 한 요인

으로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문항으로는 ‘나

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가 있다. 

조사 상자들은 각 문항을 읽고 5  척도 상(1=  

아니다, 5=매우 그 다)에 응답하 다. 본 연구에서 내

 자기애 척도의 체 신뢰도는 .93로 나타났다. 하

 요인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목표불안정 .90, 인정욕

구/거 자기 환상 .82, 착취/자기 심성 .80, 과민/취약

성 .86, 그리고 소심/자신감 부족 .79로 나타났다.

2.2.3. 스마트폰 독

조사 상자들의 스마트폰 독을 측정하기 해 

Kim, Byun과 Im(2016)이 개발한 성인용 스마트폰 

독 척도를 사용하 다. 성인용 스마트폰 독 척도는 

총 여섯 개 하 요인별 각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  성(salience) 요인은 스마트폰 사용이 개인

의 일상생활  많은 부분을 지배하는 정도를 반 하

는 정도로 표 문항으로 ‘스마트폰 없는 나를 상상하

기 힘들다’가 있다. 기분 환(mood modification)은 기

분을 바꾸기 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표

인 문항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우울한 기분이 

어든다’가 있으며, 갈등(conflict)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생활의 요한 활동과 충돌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

한다. 표 인 문항으로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공부나 업무에 지장이 있다’가 있다. 내성(toleranc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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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내성이 생긴 정도를 의미하며 

표 문항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난

다’이다. 단(withdrawal)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

을 때 유쾌하지 않은 감정과 신체 상태를 의미하는 것

으로 표 인 문항으로 ‘스마트폰이 나의 곁에서 없

어지면 조하고 불안해진다’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

발(relapse)은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통제력을 갖게 된 

이후에 기의 스마트폰 독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을 의미하며 ‘스마트폰 사용을 다가 다시 실패하

는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등을 통해 측정한다. 

조사 상자들은 각 문항을 읽고 4  척도(0=  

그 지 않다, 3=매우 그 다) 상에 응답하 다. 본 연

구에서 나타난 체 스마트폰 독 척도의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하  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성 .94, 기분 환 .81, 갈등 .79, 내성 .80, 단 .85, 

그리고 재발 .90으로 나타났다.

3. 연구 결과

3.1. 연구 변인 간의 상 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 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불안 애착의 경우, 회

피 애착, 내  자기애의 하  요인, 그리고 스마트폰 

독의 하  요인들과 모두 정  상 계(r=.23～.6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피 애착의 경우, 

내  자기애와 정  상 계(r=.13～.42)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스마트폰 독과는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자기애와 스마트폰 독의 

경우, 내  자기애  목표불안정과 스마트폰 독

의 하  요인인 재발간의 상 계를 제외하고 모두 

정  상 계(r=.16～.4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애착 유형과 내  자기애가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향

애착 유형과 내  자기애가 스마트폰 독에 미치

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불안 애착, 회피 애착  내

 자기애의 하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스마

트폰 독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F(7, 225)=8.88, p<.0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 변인들이 스마트

폰 독에 한 체 변량의 약 22%를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Means, SDs and correlational coefficients between latent variables                                     (N=235)

latent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anxiety attachment (.90)               

2. avoidance attachment .27*** (.75)              

3. covert narcissism(total) .60*** .41*** (.93)             

4. target instability .27*** .32*** .71*** (.90)            

5. stable desire/fantasy .51*** .13* .75*** .34*** (.82)           

6. exploitation/self-centeredness .43*** .24*** .66*** .28*** .46*** (.80)          

7. hypersensitivity/weakness .61*** .42*** .88*** .46*** .64*** .53*** (.86)         

8. lack of timidity/confidence .47*** .42*** .75*** .51*** .43*** .26*** .66*** (.79)        

9. smart-phone addiction(total) .37*** .05 .42*** .25*** .32*** .28*** .39*** .31*** (.94)       

10. salience .25*** .03 .30*** .19** .28*** .16* .29*** .22** .86*** (.94)      

11. mood modification .33*** .06 .40*** .24*** .37*** .26*** .38*** .27*** .75*** .61*** (.81)     

12. conflict .32*** .03 .34*** .22** .21** .26*** .32*** .28*** .87*** .67*** .60*** (.79)    

13. tolerance .23*** .10 .36*** .30*** .23*** .16* .33*** .32*** .84*** .70*** .54*** .76*** (.80)   

14. withdrawal .37*** .03 .36*** .19** .29*** .25*** .34*** .27*** .83*** .70*** .51*** .63*** .59*** (.85)  

15. relapse .30*** -.00 .29*** .11 .19** .32*** .27*** .19** .78*** .57*** .43*** .65*** .56*** .66*** (.90)

 M 3.77 3.61 2.91 3.00 3.17 2.47 2.84 3.09 1.20 1.33 1.31 1.20 1.46 1.05 .83

 SD .94 .64 .52 .78 .64 .63 .71 .65 .63 .81 .79 .68 .78 .76 .75

( ) : cronbach’s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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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불안 애착 유형(β=.18, p<.05)과 회피 

애착 유형(β=-.17, p<.05)이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 으로, 스마트폰 

독은 불안 애착이 높을수록, 그리고 회피형 애착이 

낮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내  자기애  과민/취약성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

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18, p<.10). 

3.3. 애착 유형과 내  자기애가 스마트폰 독의 

성에 미치는 향

애착 유형과 내  자기애가 스마트폰 독의 하  

요인인 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F(7, 

225)=4.26, p<.001로 유의미하 으며, 독립 변인들이 

스마트폰 독에 한 체 변량의 약 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애착 유형과 내  자기애 

하  요인을 살펴보면, 모든 변인이 스마트폰 독의 

성을 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ll p>.10).

3.4. 애착 유형과 내  자기애가 스마트폰 독의 

기분 환에 미치는 향

애착 유형과 내  자기애가 스마트폰 독의 하

 요인인 기분 환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회

귀모형은 F(7, 225)=7.82, p<.001로 유의하 으며, 독

립변인들이 스마트폰 독의 하  요인인 기분 환을 

약 2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불안 애착 유형(β=.13, p<.10)과 회피 애착 유형(β

=-.12, p<.10)이 기분 환을 한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자기애  과민/취약성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미하

지 않지만,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19, p<.10). 

Table 3. Multiple regression of mood modification in smart-phone addiction

latent variable B Std. Error Beta t R2 Tolerance VIF

adult
attachment

anxiety .11 .07 .13 1.67†

.20

.58 1.72

avoidance -.15 .09 -.12 -1.77† .74 1.35

covert 
narcissism

target instability .09 .07 .09 1.23 .69 1.44

stable desire
/fantasy

.17 .10 .14 1.65 .52 1.91

exploitation
/self-centeredness

.05 .09 .04 .55 .65 1.53

hypersensitivity
/weakness 

.20 .12 .19 1.74† .31 3.18

lack of timidity
/confidence

.03 .11 .03 .30 .47 2.14

†p<.10

Table 2. Multiple regression of smart-phone addiction

latent variable B Std. Error Beta t R2 Tolerance VIF

adult
attachment

anxiety .12 .05 .18 2.32*

.22

.58 1.72

avoidance -.17 .07 -.17 -2.53* .74 1.35

covert 
narcissism

target instability .07 .06 .09 1.30 .69 1.44

stable desire
/fantasy

.02 .08 .02 .20 .52 1.91

exploitation
/self-centeredness

.09 .07 .09 1.28 .65 1.53

hypersensitivity
/weakness 

.16 .09 .18 1.73† .31 3.18

lack of timidity
/confidence

.10 .08 .11 1.23 .47 2.14

†p<.1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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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애착 유형과 내  자기애가 스마트폰 독의 

갈등에 미치는 향

애착 유형과 내  자기애가 스마트폰 독의 하

 요인인 갈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

형은 F(7, 225)=6.63, p<.001로 유의하 으며, 독립 변

인들이 스마트폰 독으로 인한 갈등을 약 17%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애착 유형이 스마트폰 독  갈등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보면, 불안 애착 유형(β=.19, p<.05)과 회피 애

착 유형(β=-.19, p<.01)이 스마트폰 독의 하  요인

인 갈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

 자기애의 경우, 착취/자기 심성(β=.13, p<.10)과 

소심/자신감 부족(β=.15, p<.10)이 스마트폰 독으로 

인한 갈등에 향을 미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3.6. 애착 유형과 내  자기애가 스마트폰 독의 

내성에 미치는 향

애착 유형과 내  자기애가 스마트폰 독으로 

인한 내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은 

F(7, 225)=5.86, p<.001로 유의하 으며, 독립 변인들

이 스마트폰 독의 하  요인인 내성을 약 15%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스마트폰 독으로 인한 내성의 경우, 애착 유형은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  자기애  

목표 불안정(β=.17, p<.05)만 향을 미치고, 과민/취약

성(β=.20, p<.10)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애착 유형과 내  자기애가 스마트폰 독의 

단에 미치는 향

애착 유형과 내  자기애가 스마트폰 독의 하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f conflict in smart-phone addiction

latent variable B Std. Error Beta t R2 Tolerance VIF

adult
attachment

anxiety .14 .06 .19 2.41*

.17

.58 1.72

avoidance -.20 .08 -.19 -2.62** .74 1.35

covert 
narcissism

target instability .08 .06 .09 1.27 .69 1.44

stable desire
/fantasy

-.11 .09 -.10 -1.24 .52 1.91

exploitation
/self-centeredness

.14 .08 .13 1.76† .65 1.53

hypersensitivity
/weakness 

.13 .10 .13 1.23 .31 3.18

lack of timidity
/confidence

.15 .09 .15 1.65† .47 2.14

†p<.10, *p<.05, **p<.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of tolerance in smart-phone addiction

latent variable B Std. Error Beta t R2 Tolerance VIF

adult
attachment

anxiety .03 .07 .04 .52

.15

.58 1.72

avoidance -.13 .09 -.11 -1.47 .74 1.35

covert 
narcissism

target instability .17 .07 .17 2.28* .69 1.44

stable desire
/fantasy

-.02 .10 -.02 -.19 .52 1.91

exploitation
/self-centeredness

-.01 .09 -.01 -.13 .65 1.53

hypersensitivity
/weakness 

.21 .12 .20 1.81† .31 3.18

lack of timidity
/confidence

.17 .11 .14 1.54 .47 2.14

†p<.1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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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인 단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

형은 F(7, 225)=7.33, p<.001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한, 각 독립 변인들이 스마트폰 독의 인한 단

을 약 1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애착이 

높을수록(β=.24, p<.01), 회피형 애착이 낮을수록(β

=-.16, p<.05) 스마트폰 독으로 인한 단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내  자기애의 하  요인들은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8. 애착 유형과 내  자기애가 스마트폰 독의 

재발에 미치는 향

마지막으로 애착 유형과 내  자기애가 스마트폰 

독의 재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

은 F(7, 225)=6.15, p<.0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스마트폰 독의 재발을 약 16%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7). 스마트폰 독의 재발은 불안 애

착이 높을수록(β=.18, p<.05), 회피형 애착이 낮을수록

(β=-.18, p<.05)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

 자기애의 경우, 착취/자기 심성만 스마트폰 독의 

재발을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5, p<.01).

4. 논의  결론

본 연구는 성인남녀 학생을 상으로 불안  회

피  애착과 내  자기애, 그리고 스마트폰 독의 

계를 살펴보고, 애착유형과 내  자기애가 스마

트폰 독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 , 불안 애착과 스마

트폰 독이 정 인 상 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불안 애착이 높은 사람의 경우, 타인의 사랑을 의

심하고 과도하게 확인하고자 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특성이 있으며(Zapf,  Greiner, & 

Carroll, 2008),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낮추는 유용

Table 7. Multiple regression of relapse in smart-phone addiction

latent variable B Std. Error Beta t R2 Tolerance VIF

adult
attachment

anxiety .14 .06 .18 2.23*

.16

.58 1.72

avoidance -.21 .08 -.18 -2.51* .74 1.35

covert 
narcissism

target instability -.01 .07 -.01 -.16 .69 1.44

stable desire
/fantasy

-.11 .10 -.09 -1.12 .52 1.91

exploitation
/self-centeredness

.30 .09 .25 3.34** .65 1.53

hypersensitivity
/weakness 

.11 .11 .11 1.00 .31 3.18

lack of timidity
/confidence

.11 .10 .09 1.02 .47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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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Multiple regression of withdrawal in smart-phone addiction

latent variable B Std. Error Beta t R2 Tolerance VIF

adult
attachment

anxiety .20 .06 .24 3.10**

.19

.58 1.72

avoidance -.19 .08 -.16 -2.22* .74 1.35

covert 
narcissism

target instability .04 .07 .04 .59 .69 1.44

stable desire
/fantasy

.03 .10 .02 .27 .52 1.91

exploitation
/self-centeredness

.09 .09 .07 .95 .65 1.53

hypersensitivity
/weakness 

.14 .11 .13 1.21 .31 3.18

lack of timidity
/confidence

.10 .10 .09 .98 .47 2.14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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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구로 스마트폰이 사용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한다(Choi & Seo, 2015; Jang, & Chae, 

2006). 반면에 회피 애착과 스마트폰 독은 상 계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회피 애착이 높은 성인의 

경우에는 타인 혹은 특정 상에 한 심이 낮으며, 

이러한 특성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지나 고착화되어 

계  상을 통한 소속감이나 정서  지지의 욕구

가 상 으로 낮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회피 애착

과 스마트폰 독의 계를 검증한 연구들은 연구의 

상과 시기 등에 따라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

어(Kim, & Gawk, 2016; Lee, Cho, & Kim, 2019; Lee, 

& Hong, 2011),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 내  자기애와 스마트폰 독의 경우, 내

 자기애의 목표 불안정성과 스마트폰 독의 재발

을 제외한 모든 하 요인에서 정 인 상 계가 나

타났으며, 이는 내  자기애가 높은 성인은 자아 강

도가 부족하고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 감, 그리

고 웅 한 자기 상을 주된 특성으로 한다는 에서 

독과 련성이 매우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내

 자기애가 높은 청소년과 성인은 SNS  인터넷 사

용 시간이 과도하게 높으며, 이를 통해 보상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e & Kim, 

2014; Kuss & Griffiths, 2011).

다음으로 애착유형과 내  자기애가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체 으로 불안 애착

은 스마트폰 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회피 애착의 경우에는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으로 스마트폰 독의 하  

요인인 기분 환, 갈등, 단, 그리고 재발에서 불안 

 회피 애착이 스마트폰 독 체에 미치는 향과 

같은 방향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불안 애착이 높을수

록 그리고 회피 애착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독이 강

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안 애착의 수 이 높은 성인일수록 감정  

변화가 심하고 계  상에 한 갈망이 강력하다

는 에서 침체한 기분을 환하거나 고조된 기분을 

유지하기 해 스마트폰 사용하며, 스마트폰 사용에 

한 조  혹은 통제가 실패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Lee, Cho, & Kim, 2019). 한,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부정 인 기분에서 스마트 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상 으로 단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상태에서의 재발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회피 애착의 경우, 상 분석의 결과에서는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  회귀분석에서

는 스마트폰 독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일 성이 없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회피 애착이 불안 애착  자기애가 안정

인 상 계에 기인한 오류일 수 있으며, 후속 연구

를 통한 반복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반면에, 내  자기애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독 

체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하  요인이 발견

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부 으로는 착취/자기 심성

과 소심/자신감 부족은 스마트폰 독의 하  요인인 

갈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착취/

자기 심성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독의 재발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  자

기애가 높은 성인에게 나타나는 미성숙한 특성과 

련되어 있을 수 있다. 를 들어, 착취/자기 심성과 

소심/자신감 부족의 수 이 높은 성인일수록 상실이

나 실패에 한 과도한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지만 

더불어 웅 한 자기 상과 자기 찬미, 자기 과시  특

권 의식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Kemberg, 

1975; Kohut, 1977). 이러한 이  상태에서 내  

자기애가 높은 성인은 실제의 상실과 실패에 의해 발

생할 수 있는 자기 상의 손상을 회피하고 정  자기 

표상을 유지하기 해 스마트폰에 몰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작은 실패와 좌 에도 스마트폰 독이 재발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독은 재 명확하게 정신장애나 질병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상  에

서는 스마트폰 독으로 인한 신체 , 사회  문제들

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특히, 스마트폰 독이 특

정한 시기 혹은 상황  요인보다는 아동부터 성인까

지 진 으로 자라나는 특성일 수 있어 포 인 연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독을 이해하기 

해 내부  특성인 애착과 내  자기애에 한 통

합  근을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

상을 한정하고 애착과 내  자기애와 스마트폰 

독을 매개할 수 있는 다양한 내‧외부 요인들을 고

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인을 상으로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

칠 수 있는 내‧외부 특성을 보다 포 으로 고려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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