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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성인 애착 불안과 스마트폰중독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학교 재학생 272명(남학생 132명, 여학생 
139명)의 수집된 자료를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애착 불안과 스마트폰중독의 관
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는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애착 불안이 스트레스의 
지각과정을 통해 스마트폰중독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스마트폰중독
의 위험요인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대학생의 정신건강의 이해를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스마트폰중독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제공하여 대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성인 애착 불안, 스마트폰중독, 애착, 지각된 스트레스,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tres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ult anxious attachment and smartphone addiction.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SPSS program and Amos program were utilized to analyze with 272 
college students (male 132, female 139). The present study found a partial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ous attachment and smatphone addic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ys that anxious attachment influences cognitive process and the perceived stress may 
precipitate smartphone addiction. This finding can contribute to the field by enlarging the depth of 
knowledge about risk factor affecting psychological health (i.e., smartphone addiction) of college 
students who are “in the beginning of adulthood period" in their lifespan. Current finding may help to 
providing the protection and treatment of smartphone addiction of college students and help to 
promote the psychologic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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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스마트폰에는 현재 존재하는 모든 디지털 미디어들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1].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폰의 장점이 오히
려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1]. 최근 
들어 스마트폰 중독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
다. 최근 2020년 스마트 중독 실태조사에 의하면 스마트
폰 과의존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 
비해 가장 큰 폭인 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심
각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2]. 

또한 성인 중에서 20대가 잠재적 위험군 25.5%, 고위
험군 4.9% 총 30.4%로 스마트폰 과의존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성인 직업별 과의존을 살펴봤을 때 학
생이 31.6%로 무직인 26.6%보다 높아 대학생의 경우 그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20대 대학생
의 스마트폰 중독의 취약성과 폭발적인 증가세를 감안할 
때 이와 관련된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 중독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애
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며, 이
는 일종의 애착장애로 볼 수 있다[3]. 그렇기에 스마트폰 
중독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인관계의 근간이 되는 애착의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아기 애착이 성인기까지 
연결된다는 연구결과[4]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이해함에 있어 대학생의 성인 애
착의 문제가 있음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성인 불안정 애착은 크게 2가지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5], 애착 불안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므로 
인간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몰두하며 자신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게 되는 반면, 애착 회피는 자신
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을 가지며 타인에 대한 친밀감에 
대한 주저함이나 거리감을 그 특성으로 한다[6]. 여지영, 
강석현과 김동현[7]의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 중 애착 불
안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만을 고찰하였고, 김종운과 
곽태운[8]의 연구에서는 성인 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애착 불안은 22%, 애
착 회피는 단 1%의 설명력을 가졌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 중 애착 불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더불어 대학생 시기는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성인기로 
진입하며, 독립된 개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다[9]. 또한 이 시기는 자신의 자아정체감, 인간관
계, 취업 및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간이므로 다양한 
어려움 및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10]. 그렇기에 이 
시기에 심리적 스트레스 및 그 반응에 잘 대처하는 것은 
건강한 성인기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
가 된다[11]. 심리적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노출 시 경험
하는 우울, 분노와 같은 심리적 반응을 의미하는데 대학
생은 고등학교의 입시의 부담감에 벗어나 급격한 대인관
계의 변화, 취업을 위한 또 다른 경쟁의 과중, 가치관의 
혼란 등을 경험하며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정서적으로 
복잡하고 불안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12,13]. 이러한 
대학생의 심리적 불안정은 불안정한 성인 애착으로 이어
질 수 있으며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 결핍의 원인이 될 
수 있다[14]. 아울러 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잘 다루지 
못하는 경우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이처럼 대학생 시기에 건강한 대
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지지 자원의 결핍이 있는 경
우, 특히 자신에게 부정적인 표상을 가진 애착 불안을 가
지고 대학생 시기에 직면하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16].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인 애착 불안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 중독을 바
람직한 방향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이론적 배경
1.2.1 성인 애착 불안과 스마트폰 중독 
애착 불안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표상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표상을 가지므로, 자신에 대
한 안정감이 없으므로 대인관계에 몰두할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관계에 
전전긍긍하는 특성을 가진다[17]. 건강한 안정 애착을 형
성하지 못함으로 인해 애착 불안을 가진 사람은 그 안정
감과 친밀감을 중독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3]. 또한 최윤영과 서영석[18] 역시 애착 불안 성향의 사
람들이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충동성으로 인해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으로 이어
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PC나 TV보다 
휴대성이 용이하고, 접근성이나 가용성도 있을 뿐만 아니
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정서적인 위안 자극은 안정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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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애착 불안 성향의 사람들이 쉽게 중독에 빠질 수 
있는 매체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 애착 불
안이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7,8,16].

1.2.2 애착 불안과 지각된 스트레스
성인 애착의 유형 및 차원에 따라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19]. 애착 이론에 따르면, 스트레
스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을 위로해 줄 대상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안정 애착의 경우 스트레스를 완화
하는 경향이 있다[20]. 하지만 불안정 애착의 경우 자신
을 위로할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각된 스트레스
가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Kemp와 
Neimeyer[20]의 연구에 따르면 안정 애착에 비해 불안
정 애착의 경우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애착 불안의 경우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애착 대상에 더 몰입하여 안녕감을 증진하는 경향이 있
으며, 사회적 관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 
및 스트레스 상황을 더 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21]. 따
라서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애착 불안 경
향을 가진 대학생의 경우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상대적으
로 더 클 수 있다. 실제로, 심수연과 김용수[22[의 연구에
서는 애착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의 생활 스트
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가영과 한지
현[23]의 연구에서도 성인 애착 불안이 양육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2.3 지각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의 경우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개인의 심리정

서적인 부분, 다양한 대인관계, 학업 및 취업에 대한 부
분, 자아 정체감 형성에 대한 부분 등이 있을 수 있다 
[24].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정적인 정
서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자기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된다[15]. 강
주연[25]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 수준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남선과 이규은[26]도 대학생들이 직
면하는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중독을 나타내는 주요 변인
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15]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2.4 대학생의 애착 불안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지금까지 진행된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외로움과 대학생활 적응[27], 충동성과 외
로움[7], 외로움과 우울[28], 자아존중감[16], 정서조절 
곤란[17], 스마트폰 사용동기[29], 대인관계 문제[30]가 
있다. 정서적인 변인으로는 외로움과 우울, 충동성 등을 
들 수 있는데 반해 인지적인 변인은 자아존중감, 사용동
기 등에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성인 불안정 애착 중 애
착 불안과 스마트폰 중독 경향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외로움과 대학생활 적응[27]과 충동성과 
외로움[7]이 있다. 실질적으로 성인 애착 불안과 스마트
폰 중독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 자체를 살펴본 연
구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전문대 학생의 성인 애착과 스
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취업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
를 살펴본 연구[8]가 있다. 연구 대상의 경우 2년제 전문
대 학생으로 한정되어, 스마트폰 중독에 가장 취약한 20
대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별적 스트레스가 아닌 
지각된 전체의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애착 불안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
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1.2.5 연구 가설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성인 애착 불안, 스마트폰 중독, 지각된 스트레스 간에
는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1-1. 성인 애착 불안과 스마트폰중독 간에 유의한 연관
성이 있을 것이다. 

 1-2. 성인 애착 불안과 지각된 스트레스 간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1-3. 지각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간에 유의한 연
관성이 있을 것이다. 

2. 대학생의 성인 애착 불안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 지
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의 성인 애착 불안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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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방법
서울시와 경산시에 위치한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담당 교수의 허락 하에 수강
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책임자
는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의 목적과 방
법, 진행 절차, 익명성 보장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그 어떠한 사항도 사용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연구 도구
의 구성 및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자발적 참여
에 의해 서면동의를 받은 대상자에 한해서 설문지를 배
부하였다. 설문작성 시간은 약 10~15분이 소요되었으며 
설문에 응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315
명의 대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자료 등을 제외하고 최종 27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 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샘플수를 측정하였다. 선행연구
[31]에 따르면 최대우도 추정법에서 요구되는 최소 표본 
수는 200개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최종 표본 수는 272명으로 위의 조
건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애착 불안
대학생의 애착 불안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영문 

ECR-R(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Revised; 
35)을 국내에서 김성현[6]이 번역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된 ECR-R 척도 중 
18개 문항은 애착 불안을, 18개 문항은 애착 회피를 측
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7,8]에서 나타난 스마트
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 애착의 차원의 설명력을 
감안하여 성인 애착 중 애착 불안에만 초점을 두었기에 
애착 회피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시문항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다” 이다. 7점 리커트 척
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 불안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성현[6]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는 애착 불안 .8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애착 불안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 이었다. 

2.3.2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ohen, Kamarck, 
및 Mermelstein[32]이 1983년에 개발하고, Cohen과 
Williamson[33]이 단축형으로 수정한 것을 이정은[34]
이 번안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예시문항으로는 “내가 통
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화가 났다”이다. 총 10문항의 5
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시사한다. 선행연구{34}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2.3.3 스마트폰 중독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보화 진흥원[35]이 개발한 성인

용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
는 일상생활 장애(5문항), 가상세계 지향성(2문항), 금단
(4문항), 내성(4문항)인 4개의 하위 요인,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상생활장애의 예시문항으로는 “수시로 스
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이다. 5점 
Likert 척도로 응답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이 심한 것을 시사한다. 선행연구[37]에서 나타난 전체 
내적 합치도는 .85, 일상생활장애 .80, 가상세계지향성 
.54, 금단 .78, 내성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 일
상생활장애 .82, 가상세계지향성 .44, 금단 .82, 내성 .85
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기 위

해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측
정 모형과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CFI, TLI, RMSEA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적합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CFI, TLI가 .90 이상, RMSEA가 
.08 이하를 기준점으로 하였다[36].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Table 1에 나타난 것처럼, 연구 참여자 가운데 남학
생은 132명(48.5%), 여학생은 139명(51.1%), 무응답자 
1명(0.4%) 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은 21.19세
(SD=1.89)이며, 연령의 범위는 18~25세이다. 학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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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학년 58명(21.3%), 2학년 95명(34.9%), 3학년 71명
(26/1%), 4학년 48명(17.7%)으로 나타났다.  

Division
Frequ
-ency
(N)

Perce-n
tag

-e(%) 
Mean
(SD)

Gender
Male 132 48.5

Female 139 51.1
Unanswered 1 0.4

Grade
Freshmen 58 21.3
Sophomore 95 34.9

Junior 71 26.1
Senior 48 17.7

Age
Group

21.19
(1.90)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N=272)

Table 2에 나타난 연구 변인들의 상관계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다음과 같다. 애착 불안과 지각된 스트레스, 
스마트폰 중독 변인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애착 불안은 지각
된 스트레스와  r= .56 (p < .01)의 상관관계를, 스마트폰 
중독과는 r= .47 (p < .01)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지각
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은 r= .46 (p < .01)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Att.
Anx.

Per.
Stre.

Sma.
Add 1

Sma 
Add 2

Sma 
Add 3

Sma 
Add 4

Att. 
Anx 1
Per.St
re. .56** 1
Sma. 
Add 1 .41** .44** 1
Sma 

Add 2 .38** .33** .51** 1
Sma 

Add 3 .43** .39** .64** .60** 1
Sma 

Add 4 .38** .38** .80** .50** .61 1
Mean 60.64 28.50 11.97 3.29 8.99 11.55
SD 16.04 6.25 4.22 1.40 3.50 3.87

** p < .01 Att. Anx = Attachment Anxiety, Per. Stre..= Perceived 
Stress, Sma. Add. =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Sma Add 1 
= daily life, Sma. Add 2 = Withdrawl, Sma Add 3 = Tolerance, Sma 
Add 4 = Artifical life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ain Variables

3.2 측정 모형 검증
성인 애착 불안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지각

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의 측정 모형을 검증한 뒤 구조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확인한 결과, Table 3에서 제
시된 것처럼, 측정 모형은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적
합도 지수는 (x2(32) = 79.80, CFI = .955, TLI = .968, 
RMSEA = .074[90%CI = .054 - .095])이었고, 모든 표
준화된 경로계수는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β = 
.608-.926). 이 결과는 모든 측정변인 들이 각각의 잠재 
변인들을 잘 예측하는 것을 시사한다.

x2 df CFI TLI RMSEA
79.80*** 32 .955 .968 .074[90%CI=

.054-..095]
*** p < .001

Table 3. Measurement Model Fit  

3.3 구조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성인 애착 불안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

계를 매개하는 지각된 스트레스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Table 4에서와 같이 연
구 모형은 양호한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며(x2(32) =79.80, 
CFI =. 955, TLI = .968, RMSEA = .074[90%CI = .054 
-.095]), Figure 1에서 나타난 것처럼 애착 불안에서 지

Per.
Stre.

Sma.
Add..27***Att.

Anx.

PS1 PS2 PS3

DA AR WI TOAA1 AA2 AA3

.63**
*

.35**
*

.27**
*

.77**
*

.69**
* .83**

*

.70**
* .89**

*
.93**
*

.61**
*

.74**
*

.90**
* .87**

*

Fig. 1. Mediation model
** p < .001 Att. Anx=Attachment Anxiety, Per. Stre..= Perceived Stress, 
Sma. Add. = Smartphone Addiction, AA = Attachment Anxiety, PS = 
Perceived Stress, DA = Daily Life, AR = Artificial Life, WI = Withdrawl, 
TO = Tole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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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β = .63, p < . 001)와 지각
된 스트레스에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경로(β = .35, 
p < . 001)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애착 
불안에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향하는 직접적 경로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β = .27, p < . 001), 지각된 스트
레스는 애착 불안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4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

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을 분석한 결과, 애착 불안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매개효과(간접효과)는 표 4에서 나타
났듯이 β = .22 [95% CI=.129~.323]이며 p < .01로 나
타나, 애착 불안과 스마트폰 중독 변인 사이에 지각된 스
트레스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5 가설의 검증
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했으며, Table 4에 제시된 연구

결과에 따라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H. Esti
-mate p result

1 Per. Stre.
<- Att. Anx. .63 ***

acceptSma Add.
<- Att. Anx. .27 ***
Sma. Add.
<-Per.Stre. .35 ***

2
Sma. Add. <-
Pre. Stre.
<- Att. Anx

.22 .002 accept

H.= Hypotheis, *** p < .001

Table 4. Hypothesis Testing

분석한 결과 가설 1과 2 모두 채택되었는데, 가설 1의 
결과를 확인해보면 애착 불안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
치는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β = .63, p < .001), 
애착 불안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
게 나타났으며(β = .27, p < .001), 지각된 스트레스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β = .35, p < .01). 가설 2의 결과를 확인해보면, 애착 
불안에서 스마트폰중독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
의 직접효과(β = .27, p < .01)와 간접효과(β = .22, p 
< .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대학
생의 애착 불안과 스마트폰중독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1과 2는 모두 채택되었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 애착 불안과 

스마트폰 중독, 지각된 스트레스 변인들의 관련성을 알아
보았다. 특히 성인 애착 불안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
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
과의 시사점과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학생의 성인 애착 불안은 스마트폰 중독 
에, 애착 불안은 지각된 스트레스에, 지각된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각
각 살펴보면, 대학생의 성인 애착 불안은 스마트폰 중독
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불안정 애착인 성인 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 [7,16,18]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가진 애착 불안의 경우 자신의 정
서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애착 대상을 찾지만 그것이 용
이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접근성과 가용성이 있는 스마트
폰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성인 애착 불안은 지각된 스트레스에 유의한 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는 애착 불안 경향이 높
을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22, 23]와 일치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이 없는 성인 애착 
불안의 경우 자신의 제한된 강점과 자원으로 인해 스트
레스 상황에 직면할 경우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더 증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
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필요한 타인의 지지와 
관심을 받고자 인간관계에 몰입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충
족되지 않음으로 인해 더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지각되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그리고 지각된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15, 
25]와 맥락을 같이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지각
된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자신의 일상으로부터 도피하고자 스트레스 완화와 자극 
추구를 위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두 번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 애착 불
안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라는 
매개변인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 결과, 지각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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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애착 불안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효
과를 나타냈다. 이는 애착 불안이 지각된 스트레스를 통
해 스마트폰 중독으로 연결되고, 애착 불안이 직접적으
로 또는 지각된 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전문
대 학생의 성인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취
업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8]와 일치한다. 
이는 애착 불안 경향이 높을 경우 대학생이 경험하는 스
트레스 자체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지각이 되며, 그러한 
경우 오히려 무력감과 좌절감으로 인해서 손쉽게 자신을 
위로하고 현실을 잠시라도 도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중
독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의 의의와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시사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
학생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성인 
애착 불안과 함께 살펴봤을 뿐만 아니라 성인 애착 불안
을 가진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
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제로 20대 대학
생 집단은 성인 연령층에서 스마트폰 중독 경향에 가장 
취약하고, 최근 증가세 또한 가파르기 때문에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스마트폰 위기 
중재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본 연구에서 다루
지 않은 좀 더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변수들을 추후에 검
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가진 애
착 불안을 가진 대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강점과 자원은 
거의 인지되지 않으므로 스트레스가 더욱 크게 지각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에 더 빠져들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애착 불안을 
가진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의 감소와 예방에 대
한 인지적인 요소인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도
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성인 애착 불안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대인관계
에서 오는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간편하고 손쉽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달래줄 또 다른 애착 대상인 스마트폰 중독
에 취약한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애착 불안이 높은 대
학생의 경우 중요한 타인(부모, (이성)친구, 상담자 등)과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리검사, 개인상담 및 집
단상담 등을 통해서 자신의 애착 유형에 대해서 인지할 
뿐만 아니라 애착 불안에서 안정 애착으로 애착 유형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인 애착 불안
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부

분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상담 및 학교 장면에서의 대
응점을 모색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설령 애착 불안을 
가진 대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내적인 부정적인 단
서가 아닌 자신의 긍정적인 강점 및 자원에 초점을 맞추
면 지각된 스트레스 또한 감소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스마트폰 중독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다 하더라도 자신의 강점/자원 및 
사회적 자원을 인식하는 적절한 심리적인 개입이 이루어
지면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더불어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지각된 스트레스를 측
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보고식 설문을 사용하다 보니 자
신의 지각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어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한 측정에 제한이 되므로, 바이오피
드백과 같은 객관적인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둘째로, 서울과 경산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므로 타지역의 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셋째로, 본 연구에
서는 지각된 스트레스라는 인지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
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 (예: 정서중심) 
등과 같은 행동적인 부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 애착 불안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의 성인 애착 불안은 스마트폰 중독에, 애착 불안
은 지각된 스트레스에, 지각된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중독
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지각된 스트레스
는 애착 불안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
의 성인 애착 불안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스트레스가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중
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간 선행연구
[7, 27]에서는 애착 불안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불안, 외로움과 같은 변수들을 매개효과로 검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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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선행연구[8]에서는 구직 스트레스를 매개효과로 
검증한 연구가 있었지만 성인 애착 불안과 스마트폰 중
독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 자체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성인 애착 불안과 스
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의 매개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애착 불안에 따
른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처 양식(예: 정서중심)이 애착 
불안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
며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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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리학 석사)
· 2009년 9월 : Biola University, (임

상심리학  박사)
· 2012년 ~ 2014년 :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 2014년 ~ 2016년 : 포항공과대학교 연구조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경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임상심리학, 상담심리, 다문화상담
· E-Mail : saedew@gmail.com

한 승 우(Han, Seung Woo)   [정회원]
· 2011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5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경일대학교 응

급구조학과 
· 관심분야 : 고위험직군, PTSD
· E-Mail : swhan@kiu.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