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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외상, 자아존중감, 우울,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도피이론(Escape Theory)’ 모형을 중심으로*

 진 미 령 신 성 만†

한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과정이 Baumeister의 자기도피이론모형의 경로와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자기도피이론은 자기파괴적 행동이라는 최종 결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방식과 인과

관계를 보여주는 이론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도피이론모형의 각 단계에 해당하는 애착외

상, 자아존중감, 우울, 자기통제감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의 ‘중1 패널’ 5차년도(2014년) 자료 중 스마트폰을 보유한 고등학교 2학년 1,851명이었으며, SPSS 19.0, 

Amos 18.0를 활용하여 상관분석,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도피이론모형의 구성 변인인 애착외상, 자아존중감, 우울, 자기통제감, 스마트폰 중독 모두에서 대부분 정적, 부

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모든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며,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준 변인은 자기통제감이었다. 둘째, 경로분석 결과, 국내 청소년 패널자료가 도피이론모형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umeister의 이론과 일관되게, 이상과 실제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낮은 자아존중감

은 도피경향을 유도하는 우울 정서로 이끌어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게 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 자기도피이론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며,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과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시도로

스마트폰에 중독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셋째, 경로분석 결과 자기도피이론 모형의 단계를 재배치한 대안모형의

적합도가 기존 모형보다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 도피이론모형의 단계

와 순서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개입 시에는

인지적 요소에 우선하여 정서를 중점으로 다룬 예방․치료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자기도피이론, 자기파괴적 행동, 애착외상, 자아존중감, 우울, 자기통제력, 정서중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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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전화, 문자와 같은 기존 휴대전

화의 기능뿐만 아니라, 검색, 채팅, 쇼핑, 게임, 

금융 등 다양한 인터넷 기능,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의 멀티미디어 기능에 휴대성과

편리성까지 갖추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친숙한 미디어기기가 되었다. 스마트폰은 시

간과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한편, 사용자를 의존적으로 만들어

습관적으로 과다 사용하도록 만들기 쉽고, 스

마트폰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는 스마트폰 중

독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중독이란 일반적으로 스스로 쾌락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특정한 물질, 활동에 지나치

게 몰입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크게 행동중독

과 물질중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에는

마약과 알코올을 중심으로 한 물질중독이 주

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인터넷과 게임, 쇼핑, 

도박, 스마트폰 등 행동중독의 심각성이 대두

되고 있다(김용학, 2005; 최민정, 2000). 스마트

폰 중독은 그 특성상 인터넷 중독과 휴대전화

중독의 문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황경혜, 유양숙, 조옥희, 2012), 편리하고 휴대

가 용이하여 인터넷보다 더 높은 중독률을 보

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던 ‘온라인 게임

중독’과 ‘인터넷 중독’이 이제는 스마트폰 속으

로 옮겨 오면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진화하고

있다(박용민, 2011). 그야말로 사회경제적 손실

을 초래하던 인터넷 중독이 스마트폰이라는

더욱 편리하고 복합적인 기기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중독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는 인터넷 중독

과 휴대폰 중독을 비교하여 스마트폰 중독 개

념을 제시하였다.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

독에는 공통적으로 금단, 내성, 가상세계 지향

성, 일상생활장애가 포함된다. 먼저 <금단>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불안, 초조함을 느끼는 현상이다. 두

번째로, <내성>은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습관

화되어 많이 사용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

는 것이다. 세 번째로, <가상세계 지향성>은

현실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

다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상세계에서 소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다. 마지막

으로, <일상생활장애>는 자신의 스마트폰 과

다사용을 인식했음에도 사용시간을 줄이려는

시도에 실패하거나,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과

업을 수행하지 못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피

해를 입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IT강국인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

게 초고속 인터넷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대중

화를 이루어 왔다. 만 3세에서 54세를 대상으

로 실시한 ‘2014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미래

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5)’에 따르

면, 스마트기기 보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현재 10명 중 약 8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은 29.2%로 전년 대비 3.7%p 증가

하였고 매년 상승하는 추세로, 이는 성인 중

독위험군 11.3%과 비교해 약 2.6배 정도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실

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보급

률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스마

트폰 중독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중독 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시급하며, 효과적인 예방․

개입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에 더

취약하고 중독위험성이 큰 것으로 예상될 뿐

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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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그 비

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실태는

성인에 비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취약한

것을 반영하며, 스마트폰에 중독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의 SNS, 정보검색과 공유 기능 등의 순기능

이외에도,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서의 장애, 중독 등의 역기능적인 모습도 함

께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스마트폰 중독의

역기능으로는 게임 중독으로 인한 온라인 머

니 과다결제, 학업능력 저하, 수면부족, 부정

적 정서의 심화, 언어파괴, 대인관계의 어려움

을 들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발달이

동시에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로, 가정과 학

교에서의 새로운 역할변화와 사회적 기대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경

우 갈등, 긴장,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불안정

한 심리상태를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해 무

언가에 몰입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윤영

숙, 2013). 청소년들은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공간, 방법, 시간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입시위

주 교육 하에서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스

마트폰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윤

미애, 2014). 이 경우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은 가상세계에 빠져들고 학업성취

도가 하락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

을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신

체적, 심리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중독에

취약하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더욱 심각한 중독문제를 나

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스마트폰 중

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 그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여러 가지 변인

들을 Baumeister의 자기도피이론모형에 적용함

으로써 체계적으로 탐색하였다. 수많은 연구

들이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을 밝혀 왔지만 주

로 우울, 자아존중감, 충동성, 스트레스, 외로

움, 부모양육태도와 같이 다양한 개인적, 환경

적 예측변인들의 개별적이고 선형적인 관계를

검토하는 데 국한되어 왔다(강주연, 2012; 김

대명, 조준수, 2015; 김병년, 고은정, 최홍일, 

2013; 박미진, 김광웅, 2015; 서지혜, 2012; 유

승숙, 최진오, 2015; 이상준, 2015; 이영주, 박

주현, 2014). 그러나 이러한 발견은 각 변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할

뿐, 서로간의 영향력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다양한 변인들

이 어떤 경로를 거쳐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끄

는지를 복합적,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포괄적

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

구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이론적 근거를 중심으로 체계적, 복

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Baumeister(1990)의 도피이론은 궁극적인 자

기 파괴적 행동인 ‘자살’을 ‘자기로부터의 도

피’, ‘자기와 관련된 고통스런 감정과 생각으로

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도피이론에 따르면, 자살은 개인

의 외부 환경, 정서적 요인, 인지적 요인이 복

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신민섭, 

1992). 도피이론모형은 ① 외적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비관적인 현실 상황이나 최근의 절망

적인 사건이 일반적인 기대 또는 비현실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함, ② 기대에 못 미치는 실

망스러운 결과를 내부귀인(internal attribution)하

여 자아존중감 저하,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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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aumeister(1990)의 도피이론모형 6단계

인식하기 시작, ③ 자기를 부적절하고, 무능하

고, 매력 없고,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지나

친 자기인식(high self-awareness)을 회피, ④ 우

울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생겨남, 

⑤ 혐오스러운 생각과 감정을 없애는 강력한

방법을 소망하여 상대적으로 무감각한 인지적

와해(cognition deconstruction) 상태로 회피를 시

도, ⑥ 억제 감소의 결과로 자살시도의지가

증가하는 총 6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피이론모형은 자살이라는 최종 결과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예측요인들이 작용하는 방식

과 선형적 경로(linear paths)를 탐색하여 자기

파괴적 행동의 인과관계와 과정(process)을 보

여주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Blackburn, 

Johnston, Blampied, Popp, & Kallen, 2006; Dean 

& Range, 1996). 도피이론 모형의 6단계는 마

치 의사 결정 트리(decision tree)와 같아서, 각

단계가 특정한 결과를 도출할 경우에만 자살

에 이른다. 즉,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 외부귀

인하거나 자기인식수준이 높지 않을 경우 자

살시도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살은

좌절경험의 상대적으로 드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괴로움이나 부적절감, 비난을 외부귀인

할 수 있다면 도피의 동기가 생기지 않기 때

문이다(Henry & Short, 1954). 귀인은 가치관 형

성의 구성요소로, 의미부여에 많은 영향을 끼

친다. 도피이론은 자살을 결정하기까지의 과

정을 논리적이고 통합적으로 설명한다는 장점

이 있다(Dean & Range, 1996). 자살을 설명하는

도피이론 모형의 6단계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

래와 같다.

초기 도피이론은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서

의 자살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개발되었으나, 

점차 자살 이외의 자기 파괴적 행동들에 대

한 연구에도 적용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알코올 사용과 성적 피학증에서

명백한 자기인식(self-awareness) 저하와 탈억

제(disinhibition)가 드러났으며(Hull, Levenson, 

Young, & Sher, 1983; Steele & Southwick, 1985; 

Baumeister, 1988), Blackburn et al(2006)은 여성

의 폭식증에 도피이론을 적용하여 완벽주의가

부정적 자기인식, 인지왜곡의 경로를 거쳐 폭

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Kwon, Chung, & Lee(2011)는 중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도피이론

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들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경로 모형을 구성하고 테스

트한 결과, 모형의 적합성이 우수하고 모든

경로계수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도피이

론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Heatherton & Baumeister(1991)가 자살 이외의

모든 자기 파괴적 행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제안한 자기로부터의 도피경향은 실제로 청소

년의 마약흡입, 알코올 사용, 가출, 성적 피학

증, 인터넷 중독, 자살시도 등 많은 연구에서

자기 파괴적 행동들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해 왔다(Hull et al., 1983; Steele & 

Southwick, 1985; Baumeister, 1988; 이연경, 1999; 

신민섭, 1992; Blackburn et al, 2006; Kwon et al, 

2011).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역시 신체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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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도피이론모형 - 스마트폰 중독

그림 3. 대안모형 - 스마트폰 중독

신적 손상을 입히는 약물중독, 병적 도박과

같이 현재의 부정적 정서를 제거하려는 시도

로 자신에게 손해인 것을 알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로부터의 도피경향이

스마트폰 중독에도 적용될 것으로 가정하고, 

Baumeister의 자기도피이론이 우리나라 청소년

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기 파괴적 행동을 설명하는

Baumeister(1990)의 자기도피이론을 중심으로

국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위

험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스마트폰 중

독이 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피이론모

형의 2단계와 3단계를 ‘부정적 사건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려 자신을 혐오적으로 인식하

는 자아존중감 하락 단계’로 통합하여 5단계로

간소화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여러 선행연

구(Dean & Range, 1999; 박재숙, 2011; 이은희, 

조윤자, 2008)에서 2단계와 3단계를 통합하거

나 하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 본 연구도

그에 따랐다.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 도피

이론 모형의 5단계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2

와 같다.

그러나 도피이론모형은 부정적 외부환경이

여러 변인들을 거쳐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연

결되는 선형적인 경로(linear path)만을 제시하

고 있어, 변인들 간의 다양한 관계와 공변량

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첫 번째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스마트

폰 중독의 위험요인으로 제시되어 온 변인들

간 공통적인 관련성을 오차공분산으로 설정하

였다. 두 번째로, 청소년들의 행동중독은 인지

적 요인보다는 정서적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김대명, 조준수, 2015; 박미

진, 김광웅, 2015; 유승숙, 최진오, 2015; 정진

영, 하정희, 2013)을 고려하여 자기도피이론모

형의 순서를 재배치한 대안모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도피이론모형과 대안모형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더욱 적합

한 모형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대안모형을 도

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최근 들어 청소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확인되고 있

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생태학적 원인

중에서도 특히 개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가정

환경인 부모양육태도를 자녀의 성장과 발달뿐

만 아니라 인터넷과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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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변인으로 제시하고 있다(김병년, 최홍

일, 2013; 류미숙, 권미경, 2011; 안세라, 2003; 

이정연, 최영선, 2002; 장미경, 이은경, 2007; 

조춘범, 2001; 최연실, 최혜진, 안연주, 2011). 

애착외상(attachment trauma)은 자살시도를 경험

한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

에서 외상을 더 많이 보고했다는 결과를 통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Adam, Sheldon-Keller, & 

West, 1996) 높은 정서적 의존을 보이는 부

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처를 의미한다

(Allen, 2012). 애착외상은 청소년에게 스트레스

를 유발하여, 현실에서 결핍된 정서적 지지를

인터넷과 같은 가상공간에서 대리 충족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애착외상은 크게 학대와 방임으

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가정 내 가까운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체적 학대, 가정 폭력, 정

서적 학대나 방임, 성폭행과 성적 학대를 포

함한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애착외상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부모와의 관계에

서 경험한 ‘학대’, ‘방임’, ‘가정폭력’을 주요 변

인으로 삼아 연구를 수행해 왔다. 청소년에게

가정환경은 오랜 시간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

는 자기 통제력과 자아를 형성하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김병년, 최

홍일, 2013). Chorpita, Brown과 Barlow(1998)의

연구에 따르면, 구조방정식 모형에 적용했을

때 ‘자율성을 저해하는 가정환경’과 ‘차후의 부

정적 정서 및 임상적 증상’을 ‘낮은 자기통제

감’이 매개(mediation)하는 모델의 적합도가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정적

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자기통

제감이 저하되었을 때 부정적인 정서와 임상

적 증상을 나타내고, 이는 곧 만성적인 취약

성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애착외상을 의미하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가 자녀의 자기 통제력에 영향을 미친다

는 가설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어 왔다(Olsen 

& Batesand Bayles, 1990; 권재환, 이성주, 2013; 

기광도, 2006; 김병년, 최홍일, 2013; 김선영, 

김정희, 이경열, 2004; 박경희, 2004; 백지은, 

2009; 연현진, 한애경, 윤혜미, 2011; 조한익, 

2011; 최지현, 2001; 하영희, 김경연, 2003).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자기 통제력을 가

정환경과 부모양육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동시에 비행 및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간주했다. 특히 부모가 온정적이고

민주적으로 양육할수록 자녀는 자신의 충동

성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 발달되며(Olson, 

Bates, & Bayles, 1990; 기광도, 2006; 최지현, 

2001), 반대로 부모가 통제적이거나 방임, 거

부하는 등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일 경우

자녀의 자기통제력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선영, 김정희, 이경열, 2004; 백지은, 2009; 

연현진, 한애경, 윤혜미, 2011; 조한익, 2011). 

애착외상과 중독의 평가․치료를 위해 개발

된 자기통제모델(self-regulation model)에 의하

면, 중독은 개인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애

착체계를 조절하려는 시도로 여겨질 수 있다

(Padykula & Conklin, 2010).

최근 들어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는 과정에

서 자기통제의 조절․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

들이 등장하고 있다(김남선, 이규은, 2012; 김

병년, 최홍일, 2013; 김연정, 2014; 김혜영, 유

승호, 2013; 석말숙, 구용근, 2014; 유승숙, 최

진오, 2015; 이윤미, 2014). 자기통제란 자신의

인지,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

는 능력이다(남영옥, 이상준, 2005). 이는 상황

에 적합하게 행동하는 능력, 장기적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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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결과와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즉각적

이고 충동적인 만족 추구를 자제하고 지연시

킬 수 있는 자기조절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학업성취도, 학교생활적응, 사회적

문제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여겨져 왔다(김원

희, 이동훈, 2010; 안세윤, 하창순, 2008). 다수

의 연구들이 인터넷 중독과 자기 통제력의 관

계를 입증했으며(김종원, 조옥귀, 2002; 남수정, 

2011; 남영옥, 이상준, 2005; 백지은, 2009; 안

차수, 2008; 이선경, 2001; 조민자, 2012; 최

연실, 최혜진, 안연주, 2011; 한정선, 김세영, 

2006), 휴대전화 중독과 자기통제력 간에도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구현영, 

2010; 우형진, 2007; 이경선, 이정화, 2008; 임

경미, 2005; 장혜진, 채규만 2006).

자기통제의 관점에서, 스마트폰 중독이란

개인 스스로 스마트폰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

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loss of Control)을 의미

한다. Logue(1995)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실패할 경우 충동조절 장애나 행동중독 등

의 문제행동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

로 현실에서의 도피와 자기통제감 저하는 청

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의 본질적인 원인이며, 

현재의 부정적 정서상태를 지속시키는 불편함

을 제거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최윤

정과 이시연(2006)은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와

비행의 관계에서 자기통제감이 우울, 불안 등

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자기통

제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우울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최윤경, 이지연(2011)은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레스에 긍정

적으로 대처할수록,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아

동의 우울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했다. 서순

복(2013)은 남자 중학생의 우울과 자살생각 간

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가 관찰되

었다. 두 변인 사이에 존재하는 부적 상관관

계로 미루어 볼 때, 우울수준이 높은 청소년

일수록 자기 통제력이 낮고,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Beck(1967)의 우울 인지이론에 의하면, 우

울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지 도식(negative 

schema)으로 인해 자신을 평가 절하하며 자신

을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의 징

후들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James (1890)가 최초로 사용한 개념으로 아동

부터 성인 모두에게 효율적인 생활의 필수적

인 조건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감정

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높

은 수준의 우울증, 부정적 정서, 과민성, 공격

성, 충동성 및 소외감과 연관이 있다(Gecas, 

1982; Rosenberg, 1985). Rosenberg(1965)는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정서상태가 우울하고

불안한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

신감과 인내력, 그리고 대인관계능력이 높다

고 하였다(오송희, 1999). 이 외에도 많은 연

구들이 자아존중감 수준과 우울의 부적 상

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Beer, 1987; Kernis, 

Grannemann, & Mathis, 1991).

청소년 우울의 선행요인을 탐구한 많은 연

구들은 자아존중감을 우울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해 왔다(Kernis, Grannemann, & 

Mathis, 1991; Rosenberg, 1965; 김희화, 1998; 문

승완, 2008; 송현종, 1993; 신재은, 1999). Smith 

& Greenberg(1981)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우울

의 촉발, 유지, 재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높은 자아존중감은 우울 징후의 감소와 회복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부정적 사건

의 내적 귀인이라는 동일한 심리적 과정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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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낮은 자아존중감

에서 비롯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지각이

우울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다.

우울은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건강한 사람들

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서로 지각, 판단, 

기억, 인지, 사고, 태도에서부터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분에 좋지 않은 영향

을 미치는 마음의 부정적인 상태이다(Beck, 

1976).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높은 상관

관계는 여러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지되

어 왔다(김민경, 2014; 김병년, 고은정, 최홍일, 

2013; 노석준, 2013; 유승숙, 최진오, 2015; 전

호선, 장승옥, 2014; 황승일, 2012). 이러한 연

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우울감이

스마트폰 중독수준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의 치료적 개입은 인터넷 중

독의 개입내용과 유사하게 인지행동치료, 현

실치료, 미술치료, 자기조절, 학교적응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중

독의 효과적인 치료로 인정받고 있는 인지행

동치료의 구성요소에는 인터넷 사용 기록하

기, 사고목록 연습, 노출치료가 포함되는데

(Kimberly & Cristiano, 2010/2013), 이는 스마트

폰 중독 치료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들의 행동중독은 정서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김대명, 조준수, 

2015; 박미진, 김광웅, 2015; 유승숙, 최진오, 

2015; 정진영, 하정희, 2013), 정서적 지지가

건강증진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김수

린, 유조안, 2014)가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결

과로 미루어볼 때, 인지적 요소에 우선하여

정서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개입 또한 청소년

의 중독행동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Baumeister의 자기도피이론을 중

심으로 스마트폰 중독과 다양한 위험요인들과

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구체

적인 경로와 연구모형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

의 스마트폰 중독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두 연구모형의 검증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원인을 보다 입체적

이고 복합적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중독 분야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법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

다.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 가설과 그림 2, 그림 3과 같은 연

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애착외상, 자아존중감, 우울, 자기통

제감, 스마트폰 중독 변인들 간 유의미한 정

적, 부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스마트폰 중독과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은 자기통제감일 것이다.

가설 3. Baumeister의 이론과 일관되게, 애착

외상에서 비롯된 이상과 실제 사이의 괴리, 

즉 낮은 자아존중감은 도피경향을 유도하는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자기통제감을 저하시

켜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가설 4. Baumeister의 자기도피모형에서 인

지적 요인인 자기존중감과 정서적 요인인 우

울의 순서를 바꾸어도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

할 것이다. 그 결과, 애착외상에서 비롯된 부

정적 정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감을 저하

시켜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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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이하, KCYPS)』데이터를

활용하였다. KCYPS는 2010년 기준 전국의 초

1, 초4, 중1 학년생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각

코호트 2,200여명)을 대상으로 향후 7년 간 매

해 1회 개인의 성장 및 발달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 등에 관하여 반복, 추적 조사하는 종단

면조사이다. 이 패널조사는 전국 학교 일람표

를 기준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 

-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을 사용한 확률적

표집으로 연구결과를 전국의 동일 발달 단계

의 아동․청소년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

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중1 패널(2015년도

기준 고2)’ 5차년도(2014) 자료이다. 중1 패널

은 1차년도 조사(2010)에서 총 2,351명이었으

나, 5차년도 조사(2014)까지 유지된 표본은

2,091명이었다. 이 중 휴대전화를 보유한 사람

이 2,022명, 휴대전화의 종류로 ‘스마트폰’을

선택한 사람이 1,851명(전체의 91.5%)으로, 최

종적으로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1,851명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패널 연구

진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적 큰 변화가

없는 몇몇 변인은 매년 측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정서문제

변인(우울)을 분석하기 위해 4차년도(2013) 자

료를 활용하였다.

변인의 정의 및 측정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변인의

측정을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

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하였으나, 본 연

구에서는 각 변인별 역방향으로 질문한 문항

을 제외한 모든 문항을 1점 ‘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로 역 코딩하여 점수

가 높을수록 해당 변인의 경향도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애착외상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의 아동학대 문항

을 참고하여 구성한 양육방식 문항 중 방임, 

학대적인 아동기 가정환경을 측정한 8문항을

‘애착외상’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방임은 ①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

게 생각하신다, ②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

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③ 내 몸

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

신다, ④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

게 하신다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모든 문항을 역채점하였다. 학대는 ① 내

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②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

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③ 내 몸에 멍

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

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④ 나에

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예: 멍청

이, 개만도 못한 것, 나가 죽어라, 네가 없어

졌으면 좋겠다 등)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 애착외상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51이었으며, 구체적으

로 방임은 .698, 학대는 .822인 것으로 나타났

다.

자아존중감

Rog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번안

한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2000)의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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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만족 한다, ②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

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③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④ 나는 남들만

큼의 일은 할 수 있다, ⑤ 나는 내가 자랑스

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⑥ 때

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⑦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

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⑧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⑨ 나는 내가 실

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⑩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등의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②, ⑤, ⑥, ⑧, 

⑨는 역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857이었다.

우울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개발한 간이

정신진단검사 중 우울척도 13문항에서 3문항

을 제외하고 수정 및 보완된 10문항을 사용하

였다. 우울 문항은 ① 기운이 별로 없다, ②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③ 걱정이 많다, ④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⑤ 울기를 잘한다, ⑥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⑦ 외롭

다, ⑧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⑨ 장

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⑩ 모든 일이

힘들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 우울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는 .891로 나타났다.

자기통제감

양명희(2000)의 자기조절 학습능력 측정도구

84 문항 중, 김세영(2006)이 요인분석을 통하

여 재구성한 문항에서 학습에 대한 기본 태도

와 관련이 깊은 동기조절과 행동조절 관련 문

항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습관 변인의 네 하위변인 중

행동통제를 측정하는 5개 문항을 ‘자기통제감’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자기통제감은 ① 나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다 한

다, ② 나는 하던 공부를 끝낼 때까지 공부에

집중한다, ③ 나는 공부가 지루해도 계획한 것

은 마친다, ④ 나는 노는 것을 그만두지 못해

공부를 시작하기가 어렵다, ⑤ 나는 공부를 하

려면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집중을 못 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④, ⑤

는 역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기통제감 척

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33이었다.

스마트폰 중독

이시형, 김학수, 나은영 외(2002)의 청소년

휴대전화 이용 7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한 ‘휴대

전화 의존도’를 ‘스마트폰 중독’ 변인으로 사용

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은 ① 점점 더 많은 시

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②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③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

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④ 휴대전화로 이

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

딜 수가 없다, ⑥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⑦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내

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6이었다.

분석 절차 및 방법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18.0과 AMOS 18 

version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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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모형에 포함

된 척도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구하였다. 두 번째로, 빈

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통해 연구대상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과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인

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세 번

째로,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인들 간 관

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주요 변인들은 애착외상, 자아

존중감, 우울, 자기통제감, 스마트폰 중독이다. 

네 번째로, 연구모형(자기도피이론 모형과 대

안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변인들 간의 관계와 경로계수, 적합도

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

기위해 성별, 학교 유형, 남녀공학 구분, 거주

지역, 부모 구성, 주관적 가정형편, 주택 형태

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 총 1,851명의 성별은 남자가 952

명(51.4%), 여자가 899명(48.6%)으로 남자가 3% 

더 많았으며, 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 1,803명

(99.4%)으로 동일했다. 학교 유형은 ‘일반 고등

학교’가 1,161명(62.7%)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

성화고등학교’ 377명(20.4%), ‘자율형 고등학교’ 

191명(10.3%), ‘학교 다니지 않음’ 37명(2%), ‘특

수목적 고등학교(마이스터고)’ 32명(1.7%), ‘특

수목적 고등학교(예술체육계열)’ 26명(1.4%), 

‘특수목적 고등학교(과학외국어계열)’ 21명

(1.1%), ‘기타’ 6명(0.3%) 순이다. 남녀공학 구분

은 ‘남녀공학(남녀합반)’이 612명(33.7%)으로 가

장 많았고, ‘여자학교’가 438명(24.1%), ‘남자학

교’가 411명(22.7%), ‘남녀공학’(남자/여자 반 구

분) 353명(19.5%) 순이었다.

거주 지역은 ‘경기도’ 253명(14.3%)가 가장

많았으며, 주요 대도시 위주로 살펴봤을 때

‘서울특별시’ 130명(7.3%), ‘인천광역시’ 115명

(6.5%), ‘대구광역시’ 116명(6.5%), ‘부산광역시’ 

114명(6.4%), ‘울산광역시’ 95명(5.4%), ‘대전광

역시’ 85명(4.5%)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구성은 ‘양친부모가 모두 계신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538명(83.1%)으로 대부분

을 차지했으며, ‘친어머니만 계신다’가 114명

(6.2%), ‘친아버지만 계신다’ 87명(4.7%), ‘양친

모두 안 계신다’ 21명(1.1%) 순이었다. 그 외

‘친어머니와 새아버지가 계신다’가 7명(0.4%), 

‘친아버지와 새어머니가 계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명(0.3%)이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정형편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169명으로 전체의 63.2%를 차

지했으며, 다음으로 ‘약간 못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53명(13.7%)에 달했다. ‘약간

잘 사는 편’은 210명(11.3%), ‘잘 사는 편’은

114명(6.2%), ‘못 사는 편’은 77명(4.2%), ‘매우

잘 사는 편’은 16명(0.9%), ‘매우 못 사는 편’은

12명(0.6%)이었다. 주택 형태는 ‘아파트’라고

응답한 사람이 1046명으로 전체의 59.0%를 차

지했으며, ‘단독 주택’ 465명(26.2%), ‘연립 주

택’ 179명(10.1%), ‘다세대(가구) 주택’ 67명

(3.8%), ‘상가 주택’ 12명(0.7%)이었다.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연구 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애착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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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애착

외상

자아

존중감
우울

자기

통제감

스마트폰중독

정도

애착외상 1

자아존중감 -.338*** 1

우울(부정적 정서) .240*** -.490*** 1

자기통제감 -.186*** .295*** -.234*** 1

스마트폰 중독 정도 .186*** -.214*** .214*** -.247*** 1

* p<.05, ** p<.01, *** p<.001

표 1.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과 자아존중감, 우울, 자기통제감, 스마트폰

중독 정도의 모든 변인들 사이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 정도와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은 자기통

제감(r=-.247, p<.0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 우울(r=.214, p<.001)과 자아존중감

(r=-.214, p<.001), 애착외상(r=.186, p<.001) 

순이었다. 전체 변인들 중에서는 자아존중감

과 우울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

며(r=-.490, p<.001), 애착외상과 자아존중감

(r=-.338, p<.001), 자기통제감과 자아존중감

(r=.295, p<.001)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모형의 검증

본 연구는 Baumeister(1990)의 도피이론모형

과 연구자가 제안하는 대안모형 두 가지를 검

증하였다. 두 모형 모두 선행연구를 통해 관

련이 있다고 밝혀진 변인들 간에 오차공분산, 

즉 상관관계를 지정한 후 경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도피이론모형과 대안모

형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모형의 2, 3단계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과 우울 변인의 순서이다.

도피이론모형은 애착외상이라는 독립변인이

자아존중감, 우울, 자기통제감 등의 매개변인

을 통해 종속변인인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기

까지의 영향과 경로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

다. 한편, 대안모형은 도피이론 모형에서 자아

존중감과 우울 두 변인의 순서를 바꾼 모형이

다. 대안모형의 검증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

한 부정적 평가와 인식을 반영하는 자아존중

감 저하 단계(인지적 측면)와 우울이라는 부정

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단계(정서적 측면)의 순

서가 바뀌어도 모형이 유의미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기존 도피이론모형과의 비교

를 통해 국내 청소년 자료에 어떤 모형의 경

로가 더욱 잘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도

피이론모형의 분석결과는 그림 4에, 대안모형

의 분석 결과는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도피이론모형

Baumeister의 도피이론모형과 일치하게 애착

외상이 낮은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정서, 낮은

자기통제감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는 그림 4에 제시되

어 있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자아존중감과

우울, 우울과 자기통제감, 자기통제감과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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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998, TLI=.965, RMSEA=.037

* p<.05, ** p<.01, *** p<.00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

그림 4. 도피이론모형

CFI=1.000, TLI=.999, RMSEA=.007

* p<.05, ** p<.01, *** p<.00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

그림 5. 대안모형

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과 모든 변인들 간

에 오차공분산을 통해 상관관계를 지정해 주

었을 경우, 모형의 적합도는 CFI=.998, TLI= 

.965, RMSEA=.037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각 경로의 계수를 살펴보면, 애착외상을 경

험할수록 자아존중감은 저하되었으며(β=-.339, 

p<.001), 저하된 자아존중감은 우울이라는 부

정적 정서를 초래했다(β=-.742, p<.001). 부정

적 정서는 자기통제감(β=-.623, p<.001)에 직

접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통제감은 스마트폰

중독정도(β=-1.163, p<.001)에 가장 크게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안 모형

대안모형은 도피이론의 순서와 다르게 애착

외상이 우울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자기통

제감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과는 그림 5에 제

시되어 있다. 본 연구는 대안모형의 검증을

통해 인지적 측면의 자아존중감(이상과 현실

의 괴리) 변인과 정서적 측면의 우울 변인의

순서를 바꾸어도 모형의 적합도가 여전히 유

의미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우

울과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감, 

자기통제감과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과 모든 변인들 간에 오차공분산으로 관련성

을 지정해 주었을 경우, 대안모형의 적합도는

CFI=1.000, TLI=.999, RMSEA=.007으로, 모집

단 자료에 도피이론모형보다 대안모형이 더욱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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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모형의 각 경로별 계수를 살펴보면, 청

소년들의 애착외상 경험은 우울한 부정적 정

서를 초래하며(β=.237, p<.001), 그러한 부정적

정서는 자아존중감을 크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1.446, p<.001). 자아존중감은

자기통제감을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β=.500, p<.001), 자기통제감의 저하는 청소

년의 스마트폰 중독정도를 크게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β=-1.071, 

p<.001).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애착외상에서 비롯된 자아존중

감 저하, 우울, 자기통제감 저하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Baumeister의 자기도피이론을 중심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

다. 이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데

이터 ‘중1 패널(현재 고2)’ 5차년도(2014) 자료

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스마트폰’을 보유하

고 있는 학생 1,851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스마트폰 중독수준은

애착외상, 자아존중감, 우울, 자기통제감과 유

의미한 정적,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그

중 스마트폰 중독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준

변인은 자기통제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

마트폰 중독의 위험요인으로 자기통제감을 강

조한 선행연구(김남선, 이규은, 2012; 김병년, 

최홍일, 2013; 김혜영, 유승호, 2013; 석말숙, 

구용근, 2014; 김연정, 2014; 이윤미, 2014; 유

승숙, 최진오, 2015)를 일관되게 지지하는 결

과이다.

둘째, 경로분석으로 도피이론모형을 검증

한 결과, Baumeister의 이론과 일관되게,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한 정서를 유발했으

며, 그 결과 자기통제감을 저하시켜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게 했다. 이는 정서조절이 곤란할

경우, 즉 아동기 학대 또는 불쾌하고 원치 않

은 기분과 상태를 경험할 때, 이를 감소시키

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파괴적 행동이 나타난

다는 연구자들의 견해(Linehan, 1993; Haines & 

Williams, 1997; Brown, Comtois, & Linehan, 

2002; Gratz, 2003)와 일치한다.

셋째, 경로분석으로 대안모형을 검증한 결

과, 모든 경로가 유의미하고 기존의 도피이론

모형보다 적합도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각 위험요인들이 반드시

도피이론모형 경로와 일치하게 선형적으로 발

생하지 않으며, 부정적 정서·자기인식 역시 각

각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동시다

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끌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한 가지의

특정 요인만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특징은 자살, 성도착, 다양한 중독행

동 등 다양한 자기 파괴적 행동들을 설명하는

데 적용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부정적 외부환

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현실과

이상의 불일치를 인지적으로 지각하고 내부

귀인을 하기에 앞서 정서적으로 먼저 각성될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행동중독이 정서적 요인에 크게

영향 받으며(김대명, 조준수, 2015; 박미진, 김

광웅, 2015; 유승숙, 최진오, 2015; 정진영, 하

정희, 2013), 정서적 지지가 건강증진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김수린, 유조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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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관되게 지지한다.

본 연구의 치료적 함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

사를 활용하여 전국 지역의 청소년 1,85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전체 청

소년들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가정과 학교에서 여러 가

지 문제를 유발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되어 왔던 여러 위험요

인들의 인과관계 경로를 탐색,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

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주제로 한

과거의 연구들은 대부분 단편적 인과모형이나

특정 개인내적․외적 변인 위주로 원인을 돌

리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요인과 구조를 통해 중독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경

향에 맞추어 개인의 외부환경, 인지적 특성, 

정서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인과관계

를 포괄적으로 설명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부정적인

외부환경과 자아존중감의 저하, 우울한 정서

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며, 그 결과 자기

통제감의 저하로 나타나는 자기도피 행동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즉,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요인 혹은 외부환경의 단일한 영향력

으로 이해될 수 없고, 그 원인이 복합적인 관

계에 얽혀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청소

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단편적

인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통합적

이고 구조적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식치료

(Schema therapy)를 적용해볼 수 있다. 도식치료

적 관점에서는 주 양육자의 보살핌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을 경우 부적응적인 인지도식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자기파괴적 행

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식치료의

‘제한된 재양육(limited-reparenting)’ 기법을 통해

치료자가 부모에게서 충족 받지 못했던 욕구

를 채워줌으로써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도

식(schema)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외상과 스마트폰

중독을 매개하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

적 평가와 심리도식이 주요한 치료적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도피이론을 수정한 대안

모형의 활용 가치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한국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과정에서 정서

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밝혀내었다는 데 의의

가 있다. 대안모형은 자기도피이론모형의 선

형적 구조를 변형하여 현실과 자아의 불일치

를 지각하여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는 단계(인

지적 요인)보다 우울감을 느끼는 단계(정서적

요인)가 더 앞서도록 한 모형으로, 기존 모형

보다 적합도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을 자기도피이론

에 의한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설명하는 것이

한국의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도피

이론모형의 단계와 순서가 문화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

방․치료 프로그램은 단지 스마트폰 사용량과

시간의 조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지적, 

정서적 개입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더욱 효과

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안모형의 우수

한 적합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문화에는 인지적 요소에 우선하여 정서적인

측면을 중점으로 다루는 예방․치료방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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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들이 탄력성

(resilience), 즉 심각한 삶의 도전에 직면하고서

도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욱 풍

부해지는 인간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면 좌절

에 회피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 데이터를 횡단

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기의 발달적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인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학년 변화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경향의 변화를 탐구해볼 가치

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고등학

교 2학년(2015년도 기준) 학생들은 대부분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1년 후에 3학

년으로 진학한다. 만약 수험생이 되어 대학

입시에 중점을 둘 경우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라는 이미 수

집된 2차 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함으로 인

해 척도의 정교성이 부족하다는 제한점이 있

다. 도피이론모형의 5단계 모형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변인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

에 이미 측정된 변인들 중 가장 유사한 변인

을 차용하였다. 또한, 자기통제감을 측정하는

문항이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주요

변인들이 10개 이하의 적은 문항으로 측정되

어 각 변인들이 가진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

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Baumeister의 자기도피이론

모형에 포함된 부정적 외부환경 변인에는 애

착외상을, 부정적 정서 변인에는 우울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부정적 외부환경은

가정환경 외에도 학교, 또래관계, 사회체계 등

으로 다양하며, 부정적 정서 역시 우울 이외

에 불안, 분노, 공포, 공격성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도피

이론모형의 변인들을 더욱 다양하게 구성하여

이론적 근거를 가지면서도 현실적인 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청소년

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한 이유가 용이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한

높은 기대와 부정적 자기평가 때문이라는 것

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입시 위주의 교육

하에서 느끼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 자기 불

일치가 인지적, 정서적 불편감을 유발하여 자

기도피를 초래하는 것일 수 있다. 추후 연구

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개입 시에

자기불일치와 자기도피의 영향을 염두에 두

어 본 연구에서 밝혀진 기초적인 이론적 함

의를 재확인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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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ttachment Trauma, Self-esteem, Depression,

Self-regulation on Smart phone Addiction in Korean Adolescents:

Focusing on ‘Escape Theory Model’

Jin Mi Ryoung                    Shin, Sung-man

Department of Psychology, Handong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process of Smart phone addiction accords with 

Baumeister's escape from self theory among Korean adolescents. Escape theory has been made good use of accounting 

operating mechanism and causal link of diverse factors that lead to ultimate self-destructive behavior.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attachment trauma, self-esteem, depression, self-regulation on Smart phone addiction, 

each stage corresponds with ‘Escape Theory Model’.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2014)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 and path analysis by the use of SPSS 19.0, Amos 18.0. Subject of analysis 

was 1,851 2nd grade students in high school who answered having Smart phon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mart phone addiction has significant positive, negative correlations with all other variables. Especially, 

self-regulation showed highest correlation with Smart phone addiction. Second, results of path analysis with domestic 

data indicated that the ‘original escape theory model’ produced a good fit to the data. Consistent with escape theory, 

a path model yielded significant paths from attachment trauma to self-esteem, self-esteem to depression, depression to 

self-regulation, self-regulation to Smart phone addiction. Third, results of path analysis with domestic data indicated 

that the modified ‘alternative model(depression precedes low self-esteem)’, produced a good fit to the data than a 

original model. This path model yielded significant paths from attachment trauma to depression, depression to 

self-esteem, self-esteem to self-regulation, self-regulation to Smart phone addiction. Based on these results, not only 

Smart phone addiction of Korean adolescents can be explained as self-destructive behavior by escape theory, but also 

the stages and orders of escape model can appear in different guises in different cultures. Therefore, emotion-focused 

prevention and treatment preceding cognitive factor for Smart phone addiction would be more effective for Korean 

adolescent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a useful and practical method for conducting interventions for the 

Smart phone addiction of youth.

Key words : Smart phone addiction, Pathological Smart phone use, Escape from self theory, Self-destructive behavior, Adolescence, 

Attachment Trauma, Self-esteem, Depression, Self-regulation, Emotion-focused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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