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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의 관계에서 

SNS 사용동기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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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선행연구들은 사이코패시 성향이 행위중독과 관련되며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개인들이 위

력을 과시하거나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기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사

이코패시 성향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의존과 SNS 사용동기를 조사하고 이 변인

들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의 관계

를 살펴보고 위력과시 및 부정적 영향력 동기를 포함한 SNS 사용동기가 이 두 변인의 관계

를 매개하는지 조사하였다. 21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SNS 중독경향성 척도, SNS 사용동기 

척도, 위력과시 및 부정적 영향력 동기 질문지를 사용하여 SNS 과의존도와 SNS 사용동기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사이코패시 성향은 SNS 과의존을 예측하였으며, 장점표현 동기와 부

정적 영향력 동기가 이 둘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NS에서 자신의 장점

을 드러내고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구가 SNS 과의존으로 이어질 만큼 

사이코패시 성향을 지닌 개인들에게 강력한 사회적 보상 기제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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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시는 대인관계, 정서, 행동 영역에

서 광범위한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성격장

애이다(DeLisi, 2009; Hare & Neumann, 2008).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서 웅대한 자기가치감, 병리적 거짓말, 타인 

조종, 사회적 지배성 등을 나타내며, 정서적으

로 공감능력과 죄책감이 부족하고, 무책임함과 

행동통제의 어려움을 보인다(Hare & Neumann, 

2008). 일반 인구의 1%가 사이코패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도소 수용자 중에서는 25%

에 이를 만큼 범죄와의 관련성이 높다(Hare, 

2003).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을수록 타인을 냉

담하게 대하는 것에 보다 즐거움을 느끼는 반

면, 긍정적인 상호작용에는 즐거움을 덜 느낀

다(Foulkes et al., 2014). 이러한 특성은 온라인

에서 인터넷 해킹, 타인을 화나게 하거나 당

황스럽게 하는 것을 일컫는 트롤링(trolling)이

나 사이버 따돌림(cyber-bullying) 등으로 이어

질 수 있다(Craker & March, 2016; Goodboy & 

Martin, 2015; Fox & Rooney, 201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네이버 

밴드 등 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칭한다

(이정권, 최영, 2015).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8.2%가 SNS를 사용하고 있을 만큼(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017), 많은 개인들이 직업 및 대

인관계 네트워크를 온라인으로 확장하거나 대

체하고 있다. SNS는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정

보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소속욕구를 충족시키

며 사회적 단절에 따른 부정정서에 대처하도

록 돕는 순기능을 갖지만(Carpenter et al., 2010; 

Martinez, 2017; Seidman, 2012; Sheldon et al., 

2011), 지나친 의존은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을 

해칠 수 있다(이수정, 2019; 이소영, 전혜정, 

2015). SNS 중독은 개인의 일상적 적응을 해칠 

만큼 SNS 사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를 일

컫는다(Brailovskaia et al., 2020). 우울이나 불안

과 같은 정서적 문제가 SNS 중독에 대한 취약

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김은영, 김상

미, 2022; 장철, 김인섭, 2022; Brailovskaia et al., 

2020), 자기애, 낮은 자존감, 희열욕구(the need 

for gratification) 등과 같은 심리적 성향이 SNS

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은주 등, 2023; Andreassen et al., 2017; Ryan et 

al., 2014).

선행연구들은 사이코패시 성향이 물질남용 

및 행위중독과 관련됨을 비교적 일관적으로 

관찰해 왔다(Jauk & Dieterich, 2019). 사이코패

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극추구적이고 자

기통제력과 정서조절 능력이 부족한데(Jonason 

& Tost, 2010; Jones & Figueredo, 2013), 이는 

물질 및 행위 중독의 발달 기제와 관련된다

(Blachnio & Preepiorka, 2016; Jauk & Dieterich, 

2019).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비율이 사이코

패시 성향을 지니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높았

으며(Smith & Newman, 1990), 사이코패시 성향

은 물질 남용 및 의존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Hemphill et al., 1994). SNS의 경우, 사이코패시 

성향이 SNS 중독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Chun et al., 2019) 연령, 성별, 다른 성격 요인 

등을 통제한 후에도 SNS 중독을 예측했다(Lee, 

2019). 

선행연구들은 SNS 중독의 발달기제에 있어 

SNS 사용동기의 영향을 강조하여 왔다. SNS 

사용동기는 연령, 성별, 심리적 문제 등에 따

라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페이스

북(Facebook)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대인관계 유지 및 증진, 시간 떼우기, 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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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고양, 외로움 회피,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대처 등을 위해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Chabrol et al., 2017; Ryan et al., 2014).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나 관계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SNS를 

사용하기도 하며(Shin & Lim, 2018), 타인에게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힘

을 보여주고 타인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고 확인하기 위해 SNS를 사용한

다(Sariyska et al., 2019; Seidman, 2012; Valdez et 

al., 2018). 이러한 SNS 사용동기는 SNS 과의존

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현실도피, 자기제시, 정

보수집, 대인관계 동기 등 여러 동기가 지나

친 SNS 사용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

다(Miranda et al., 2022).

Foulkes 등(2014)은 찬사,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력 행사, 수동성, 친사회적 상호작용, 성

적인 보상, 교제 등 6가지 사회적 보상 중 사

이코패시 성향이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력 행

사와 가장 강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친사회적 

상호작용과 강한 부적상관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사이코패시 성향이 사회적 상호작용 상

황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

은 비전형적인 보상 처리과정과 관련됨을 시

사한다. 실제로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사람

들은 온라인에 공개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

여 상대방을 조종하기도 하고(Sariyska et al., 

2019), 선동적이거나 공격적인 내용을 고의적

으로 온라인에 올려 타인의 감정적인 반응을 

부추기기도 한다(Craker & March, 2016). 또한 

온라인상에서 위력, 권력, 갈등과 관련된 주제

들에 대해 보다 자주 언급하고(Bogolyubova et 

al., 2017), 사회적으로 매력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opes & Yu, 2017). 이러한 결과들은 사이코패

시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

인을 통제하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타인

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사회적 

보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이코패시의 이러한 심리적 성향이 SNS에 대

한 지나친 사용을 초래하는지, 사이코패시에 

있어 어떤 SNS 사용동기가 SNS 과의존과 관

련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들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제공하여 개입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 

간의 관계에 있어 SNS 사용동기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사이코패시의 

SNS 사용동기를 포괄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없

었으며, 사이코패시의 SNS 과의존에 있어 SNS 

사용동기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 또한 없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사이코

패시 성향은 SNS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위력과 

부정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동기와 가

장 강하게 관련될 것이며 이 동기가 사이코패

시 성향과 SNS 과의존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

으로 예측하였다.

방  법

참여자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4년제 대학교에서 교

양과목 수업을 수강하며 연구 참여에 서면 동

의한 1학년 학생 21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93.8%가 20대였고, 55.5%가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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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모든 참여자들이 SNS를 사용해본 경험

이 있었으며, 대부분 초등학교(43.6%)나 중학

교(47.4%)부터 SNS를 사용해왔다고 보고하였

다. 자주 사용하는 SNS는 인스타그램(54.5%), 

페이스북(33.6%), 트위터(9.5%), 다음카페(1.4%), 

카카오스토리(0.5%), 블로그(0.5%) 순이었다. 

SNS 연결 횟수는 하루 평균 11.5(SD=11.8)회였

으며 1회 사용시간은 평균 20.0(SD=25.4)분이

었다.

측정도구

SNS 사용동기 척도

SNS 사용동기는 Shin과 Lim(2018)이 개발한 

것을 Lim(in press)이 개정한 SNS 사용동기 척

도 개정판(Social Network Site Use Motives 

Scale-Reviesed, SUMS-R)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정보, 기분 고양, 사교, 동조, 대처, 소일, 

장점표현, 단점은폐 동기 등 8가지 사용동기

에 대해 각 동기마다 5문항씩 5점 리커트 척

도에 기반해 평가한다. 정보 동기는 SNS 상에

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해 SNS를 사

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양 동기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SNS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소

일 동기는 무료하고 지루한 권태와 같은 부정 

정서를 줄이기 위해, 사교 동기는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동

조 동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제되지 않기 위

해, 대처 동기는 스트레스나 우울, 걱정과 같

은 부정적 정서를 상쇄하기 위해 SNS를 사용

하는 것을 일컫는다. 장점표현 동기와 단점은

폐 동기는 자기제시 동기로, 장점표현 동기는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단점 은폐 동기는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을 감추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Shin

과 Lim(2018) 연구에서 정보-고양 동기, 사교-

동조 동기, 대처 동기, 소일 동기 등 4개의 요

인구조를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이들 동기

를 4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Lim(in press)의 연구에서 8개 동기의 내적일치

도는 .78∼.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68∼.89 

이었다.

위력과시 및 부정적 영향력 동기 질문지 

SNS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동기를 평가하기 위해 

Valdez 등(2017)이 위력/통제 동기 문항으로 

제시한 3개 문항(예: 직장 소셜네트워크를 통

해 사람들이 충분히 일하는지 통제할 수 있

다)과 Foulkes 등(2014)이 개발한 Social Reward 

Questionnaire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력 요인

에 포함된 5개 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을 화

나게 만드는 것이 즐겁다, 나는 다른 사람들

을 당황하게 하는 것이 즐겁다)에 기초해 임

상심리학 전문가 2인과 범죄심리학 전공자 1

인의 논의를 거쳐 16개의 예비문항을 만들었

다. 개발한 예비문항들의 요인구조를 조사하

기 위해 본 연구에 참여자가 아닌 대학생 168

명(여성 106명, 연령 21.7±2.1세)을 대상으로 5

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에 대해 설문

을 실시하였다. 요인구조 분석을 위해 요인을 

1개로 설정하고 주축요인추출 방식을 사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출된 요인

부하 값에 기초해 문항들 중 상대적으로 요인

부하 값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는 한편, 선별

된 문항들의 문항내용이 유사할 경우 요인부

하 값이 보다 작은 문항을 제거하였다. 그 결

과 총 8개 문항을 최종 문항으로 선정하였으

며, 위력과시 동기 4문항과 부정적인 영향력 

동기 4문항이 분석에 포함되었다(표 1).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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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내용 요인부하량

포함

문항

위력과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SNS에 접속한다 .68

나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SNS를 이용한다 .65

나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SNS에 접속한다 .54

SNS에 접속할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힘을 보일 수 있다 .70

부정적 영향력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재미있어서 SNS를 이용한다 .71

SNS에 접속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할 수 있다 .82

나는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SNS에 접속한다 .68

SNS에 접속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할 수 있다 .82

제외

문항

위력과시 SNS을 사용할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52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힘을 보이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 .60

SNS을 이용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 .60

SNS에 접속할 때 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56

부정적 영향력 SNS을 사용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 .43

나는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하기 위해 SNS에 접속한다 .74

SNS을 이용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 .68

나는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 .71

표 1. 력과시  부정  향력 동기 척도의 문항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89 이었다.

SNS 중독경향성 척도

SNS 과의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정소영

과 김종남(2014)이 개발한 SNS 중독경향성 척

도(SNS Addiction Proneness)를 사용하였다. 척도

는 몰입 및 내성, 일상생활 장애 및 조절실패, 

부정정서의 회피, 가상 세계 지향성 및 금단 

등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개 문항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

다. 총점이 높을수록 SNS 과의존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91 이

었다.

청소년 정신병질 특성 척도

사이코패시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Andershed 

(2002)가 개발하고 김동민(2005)이 한국판으로 

개정한 청소년 정신병질 특성 척도(Youth 

Psychopathic Traits Inventory, YPI)를 사용하였다.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실시 가능한 척도

로, 본 연구의 참여자가 모두 대학교 1학년으

로 후기 청소년에 해당되어 본 척도를 사용하

였다. 대인, 정서, 행동의 3가지 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대인 요인은 부정적 매력, 자기

과시, 거짓말, 조종 등 4가지 하위척도를 포함

하며 정서 요인은 무죄책감, 무감동 냉담 하

위척도를, 행동 요인은 자극추구, 충동성, 무

책임 하위척도를 포함한다. 총 50문항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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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92 이었다.

자기애적 성격 척도

사이코패시와 함께 어둠의 3요인 성격요인 

중 하나인 자기애적 성격 경향성을 평가하기 

위해 Raskin과 Hall(1979)이 개발하고 한수정

(1999)이 번안한 자기애적 성격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를 사용하였다. 총 4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는 제시된 

두 개의 항목 중 자신을 더 잘 설명하는 항목

을 선택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적 

성격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88 이었다.

자료 분석

분석은 SPSS 27.0을 사용하였다. 기술통계를 

사용해 참여자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각 척

도의 내적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Pearson 상관분석을 이

용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사

이코패시와 함께 어둠의 3요소의 하나로 사이

코패시와 관련성이 높은 자기애적 성격 경향

성을 통제한 후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사용

동기 간의 상관이 여전히 유의한지를 조사하

기 위해 편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이코패

시 성향과 SNS 과의존의 관계에 있어 SNS 사

용동기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모형 절차(4번)를 사용해 다중매개분

석(Multiple mediat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Preacher & Hayes, 2008). 매개효과는 5,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통해 확인하였고 95% 신

뢰구간에 기초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상 분석 결과

표 2에 측정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와 평균 

및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상관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은 SNS 과의존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자기애적 성격 경향성은 

SNS 과의존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사이

코패시 성향과 자기애적 성격 경향성은 유의

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이코패스 성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SNS 사용동기는 사

교-동조, 장점표현, 단점은폐, 위력과시, 부정

적 영향력 동기였다. 자기애적 성격 경향성을 

통제한 후,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사용동기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단점은폐(r=.22), 

위력과시(r=.23), 부정적 영향력 동기(r=.28)만

이 사이코패시 성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의 관계에 

있어 SNS 사용동기의 매개효과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의 관계에 

있어 SNS 사용동기의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표 3과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전체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201)=40.72, p<.001), SNS 과의존의 80%를 

설명하였다. SNS 과의존에 대한 사이코패시 

성향의 전체 효과는 유의하였다(t=2.30, 

p<.005). 사이코패시 성향은 SNS 사용동기들 

중 사교-동조 동기(t(209)=3.11, p<.05), 장점

표현 동기(t(209)=2.30, p<.05), 단점은폐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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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IV)

매개변인

(M)

종속변인

(DV)

Effect of

IV on M

Effect of

M on DV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95% CI

사이코패시 

성향

정보-고양 SNS 과의존 .01 .28 .13** .04 .00 -.01, .02

사교동조 .08* -.06 .00 -.02, .01

소일 .01 .13 .00 -.004, .01

대처 .02 1.20** .02 -.01, .06

장점표현 .04* .41* .01 .002, .04

단점은폐 .05** .20 .01 -.01, 03

위력과시 .06** .24 .01 -.01, .05

부정적 영향력 .04** 1.59** .06 .02, .10

*p < .05, **p < .01. CI, 신뢰구간. 굵은 글씨는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냄

표 3.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의 계에 한 다 매개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 사이코패시 성향 -

2. 자기애적 성격 경향성 .42** -

3. SNS 과의존 .20** .03 -

4. 정보-고양 동기 .03 .04 .40** -

5. 사교-동조 동기 .21** .23* .44** .34** -

6. 소일 동기 .06 .04 .46** .54** .36** -

7. 대처 동기 .08 .01 .66** .47** .45** .62** -

8. 장점표현 동기 .16* .30** .50** .45** .56** .45** .42** -

9. 단점은폐 동기 .24** .10 .59** .20** .52** .56** .56** .45** -

10. 위력과시 동기 .34** .35* .54** .21* .55* 25** .43** .59** .59** -

11. 부정적 영향력 동기 .31** .13 .52** .01 .26** .05 .32** .18* .59** .50** -

평균

표준편차

79.5

16.5

13.9

7.6

45.9

11.5

35.6

25.9

27.1

6.7

17.6

3.2

12.1

3.8

14.2

4.4

9.3

3.4

7.4

2.9

5.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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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측정변인의 상 계(n=211)

(t(209)=3.58, p<.001), 위력과시 동기(t(209)= 

5.19, p<.001), 부정적 영향력 동기(t(209)=4.64, 

p<.001)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SNS 사용동기

들 중 SNS 과의존을 유의하게 예측한 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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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5.

괄호 내 수치는 직접효과의 표준화 회귀계수,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

그림 1.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의 계에 한 SNS 사용동의 다 매개효과

정보-고양 동기(t(201)=2.64, p<.05), 대처 동기

(t(201)=6.12, p<.001), 장점표현 동기(t(201)= 

2.54, p<.05), 부정적 영향력 동기(t(201)=5.26, 

p<.0001)이었다. 매개변인인 SNS 사용동기가 

모형에 투입된 후, SNS 과의존에 대한 사이코

패스 성향의 직접효과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

아 SNS 사용동기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t(201)=.13, p=.67).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의 관계에 있어 SNS 사용동기의 

전체 매개효과는 유의하였고(B=.13, 95% CI: 

.05 to .20), 장점표현 동기(B=.02, 95% CI: .002 

to .04)와 부정적 영향력 동기(B=.06, 95% CI: 

.24 to .10)가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

의 관계를 조사하고 이 둘의 관계를 SNS 사용

동기가 매개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시 성향과 다양한 

SNS 사용동기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조사한 

최초의 연구로, 사이코패시 성향에서 나타나

는 지나친 SNS 사용이 특정한 사용동기와 관

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 사이코패

시 성향은 SNS 과의존을 예측하였으며, SNS 

사용동기 중 장점표현 동기와 부정적 영향력 

동기가 이 두 변인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이코패시 성향은 사교-동조, 

자기제시, 위력과시, 부정적 영향력 동기 등을 

예측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사이코패시 

성향은 온라인에서 타인을 화나게 하거나 당

황스럽게 하는 트롤링 행위나 사이버 따돌림

과 관련된다고 보고되어 왔다(Craker & March, 

2016; Goodboy & Martin, 2015; Fox & Rooney, 

2014).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개인이 온라인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맺고 자기를 표현하는 동기를 지님과 동시에, 

긍정적인 상호작용보다 위력을 과시하거나 부

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욕구가 강함을 시

사한다. 이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닌 사람들

이 SNS에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부정직하게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타인을 지배하고 조종하려 한다는 선행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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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일맥상통한다(Fox & Rooney, 2014). 

본 연구 결과, SNS 사용동기들 중 장점표현 

동기와 부정적 영향력 동기는 사이코패시 성

향과 SNS 과의존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타인

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려는 욕구를 지

니며, 이러한 욕구가 SNS의 지나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이코패시 성향

을 지닌 개인들에게 온라인에서 자기를 긍정

적으로 드러내고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강력한 사회적 보상 기제로 작동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사

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친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보상적이지 못한 반면, 타인에게 

잔인함을 드러내는 행위는 보상으로 작용하며

(Buckels, Trapnell & Paulhus, 2014; Foulkes 등, 

2014) 타인을 잔인하게 공격하는 행동에 즐거

움을 느끼는 경향을 보인다(Foulkes, MacCrory 

et al.,, 2014).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잔인성을 

드러내는 이들의 반사회적 행동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기와 관련되어 

있는데(Foulkes, Viding 등, 2014), 본 연구결과

와 종합해볼 때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상관없

이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

는 욕구가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

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러한 욕구는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에 대한 몰두나 트롤링 행동 등으

로 이어질 수 있다(Foulkes 등, 2014). 

본 연구의 가설과 달리 위력과시 동기는 사

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의 관계를 매개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이코패시 

성향이 위력을 과시하고 타인을 통제하려는 

동기를 예측하였으나 이러한 동기가 SNS의 지

나친 사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

과는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개인들이 사회

적 상황에서 타인을 통제하고 우월감을 획득

하는 욕구를 지니지만, SNS에 몰두하게 할 만

큼 강력한 사회적 보상기제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온라인에서 위력

을 과시하려는 욕구보다 타인을 화나게 하거

나 당황스럽게 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 영향력 

행사 욕구가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개인을 

행위중독에 이르게 할 만큼 즐거움을 경험하

게 하는 보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어둠의 성격 요소의 하나인 자

기애적 성격 경향성을 통제한 후 사이코패시 

성향과 사교-동조 동기 및 장점표현 동기 간

의 상관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사이코

패시에서 나타나는 웅대한 자기가치감, 공감

능력 부족 등은 자기애적 성격에서도 관찰되

는 심리적 특성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드러내려

는 동기가 사이코패시 특성 중 자기애적 성향

과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장점표현 동기는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

존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사이코패시의 자기애적 특성이 이러한 결

과에 기여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SNS 사용동기들 중 자신

의 장점을 드러내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과시

하기 위한 동기가 SNS에 대한 과의존을 초래

할 만큼 사이코패시 성향과 강하게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고

통을 주는 행동에 대한 개입에 있어 친사회적 

기술의 훈련을 통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

도하고 친사회적 행동이 보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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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큼, 다른 연령대 또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나 사이코패시 기준을 충족

하는 개인들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

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사이코패

스를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 심층면접 등 질적

연구 또한 실질적인 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둘째, SNS 과의존과 관련될 수 

있는 여타 물질 및 비물질 중독 여부나 자기

애 성격 경향성 외에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성향들을 조사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SNS 과의존과 관련된 여러 

오염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유효한지를 살펴

보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이코패시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 척도를 사용하

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모두 대학교 1학

년으로 청소년 후기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

나 정확한 연령을 조사하지 않았다. 넷째, SNS 

과의존과 관련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예: 사

용빈도, 스트레스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

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 및 사용동기의 

관계를 최초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SNS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SNS

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심

리학적 이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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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high psychopathic traits are associated with trolling and cyber bullying,  

which may be intended to exert negative influence on others. However, there has yet been studies 

comprehensivel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pathic traits, social network service (SNS) use 

motives, and SNS depende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pathic traits and 

several SNS use motives, and examined mediating role of SNS use motives on relationship between 

psychopathic traits and dependence on SNS. In our study, 211 college students administered the SNS 

Addiction Tendency Scale and the SNS Use Motive Scale and the power and social potency motive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authors based on previous research. We found that the psychopathic traits 

significantly predicted dependence on SNS. The positive self-presentation and negative social potency 

motives perfec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pathic traits and dependence on S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online behaviors of persons with psychopathy traits may be associated with SNS 

use motives for positively presenting self and showing negative influence on others, which might serve as 

a reward for individuals with psychopathic traits and lead to SNS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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