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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on Cyber Verbal Bullying : The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Kim Hyo In

Advisor : Prof. Kim Tack-Ho, Ph. D.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Cyber Verbal

Bullying . For this purpose, I carried out a survey targeting 400 men and women

university students located in Gwangju. I used questionnaires as a tool : Covert

Narcissism Scal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cale, Cyber Verbal

Bullying Scal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23.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is relevant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overt Narcissism,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yber Verbal Bullying.

Second, this study showed that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mediated partially in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Cyber Verbal Bullyingn.

In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Romantic relationship dissatisfactio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 plays a role as a mediator variable so that it should

understand psychological traits of Convert Narcissist and gives implications of

therapeutic intervention.

In conclusion,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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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속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 공간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생활의 공간이 되었

다. 인터넷은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와 지식, 그리고 편의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게임과

같은 놀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대화, 만남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현실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외로운 아이들은 인터넷에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여,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사

이버 공간의 역기능도 존재한다. 정보화의 발 빠른 발전과 더불어 사이버상의 문제 행

동들도 급속도로 증가하여, 그에 따른 우려도 높아 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의 증

가로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문제, 일탈 행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중 우리는 사이버공간에서 난무하는 비방, 욕설, 협박, 유언비

어, 도배에 이르는 언어폭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SNS상에서 친구들에게 괴

롭힘을 당하다 아파트 7층 계단 창문에서 뛰어내린 사건(연합뉴스, 2016, 08, 15), 2016

년 SNS 등에서 괴롭힘을 당하다 끝끝내 투신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 (연합뉴스.

2016. 10, 18), 2011년 대구에서 또래의 괴롭힘이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까지 이어

져 결국 자살로 이어진 사건(연합뉴스, 2011. 12. 23)등의 사례은 사이버 언어폭력의 심

각성을 보여준다.

사이버 언어폭력이란 인터넷 게시판, 채팅, 메신저, 이메일등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욕, 막말, 비하, 명령, 협박, 비방, 험담이나 무시 등으로 타인의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고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언어적 행위라고 정의 하였다(김현진,

2013). 또한 사이버언어폭력을 욕설, 비방, 성적욕설, 도배, 유언비어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언어적인 폭력으로 보았다(조아라, 2010). 이처럼 사이버언어폭력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폭력의 형태를 말한

다.

이와 같은 사이버 언어폭력은 정보통신 매체의 특성상 전파성이 빠르고, 전송이나 복

사가 용이하다는 특징(정철호, 2009)을 지니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익명성이라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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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사용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소지를 지니

고 있다. 직접 글을 올리지는 않더라도 특정한 글을 ‘퍼나르기’하거나 링크를 거는 행

동만으로도 내용이 확산되고 이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사이

버 언어폭력은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용이해. 어디서든 쓸수 있는 환

경이 되면서 특정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등에서 일반인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가해되는 학교폭력이 신체적 폭행, 협박과 같이 외부로 드러나기

쉬운 형태였다면, 사이버 언어폭력은 피해 학생의 핸드폰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고, 그

폭력의 피해 역시 외관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떄문에 은폐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사이버 언어폭력은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피해를 입기까지

부모나 교사가 적발하기 힘들다. 이러한 사이버 언어폭력은 시간이나 공간의 물리적인

제약이 없고, 피해자가 아직 정서적으로 미성숙 한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과 피

해는 심각하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5년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응답자의 17.2%가 사이버언어폭력의 피해를 경험했으며,

17.5%는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해 유형 중 사이버언어폭력

(15.8%)이 주된 가해 유형으로 나타났다. 윤경운(2006)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의 유형 중 언어폭력이 가장 높았고, 사이버 폭력 중 단순 욕설이나 인신공격과 같은

언어폭력을 겪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으며, 사이버 폭력 가해의 경우도 피해와 마찬가

지로 언어폭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와 결과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과 연계되고 있으며, 인터넷 신상유출 피해

가 많았다. 그 심각성은 단순하게 사이버언어폭력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

었으며, 심각한 범죄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청소년법의

보호의 아래 범죄라고 인식 하지 못하며, 처벌을 받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

가 많아 청소년들이 사이버언어폭력을 무차별적으로 더욱 쉽게 행해 질 수 있는 환경

이다. 하여 이를 제도적인 환경을 고치는 것 보다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하여 사이버언어폭력에 개입하여 사이버언어폭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사이버 폭력연구를 살펴보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청소년 언어폭력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 졌다.(이성식 2005)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

의 상황과 언어폭력에 대한 태도가 사이버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가해자의

익명성의 여부를 구분하기도 하였다.(김대권 2006; 김경은 2011; 성동규 외 2006; 송종

규, 2005; 이인혜, 이고은, 두경희, 2014; 박수현, 2015) 또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공격

성, 충동성, 자기통제력,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 부모애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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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내 폭력 경험, 교사와의 관계, 학교 만족도, 비행친구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윤주

및 양현일(2014)의 연구에서는 공격성과 적대감, 언어폭력성이 사이버폭력 피해 및 가

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한일 및 서은경(2016)에 따르면 자

기애가 사이버 언어폭력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자기애가 높은 학생의 경우 사이버

상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사이버 언어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

이 높다.

이와 같이 사이버 언어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자기애를 살펴 볼 수 있다. 청

소년기에는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자기애 발달의 중요한

변환지점이다(Kohut & Wolf, 1978).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주목

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청소년기는 자기중심적인 자기애의 특징이 반영되는 시기이다.(맹수현, 2008). 청소년기

에는 이상주의적 현실비판이나 자기세계에 빠져들게 하여 상대론적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단에 치우치게 되기도 하며, 자신의 감정을 과대평가하여 자신은 독특하며,

특별하다는 자아중심성에 의해 인지발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타인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착각하며, 자신의 감정

과 사고는 특별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은 다르고 생각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자

기 웅대성을 갖는다. 이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자기애성향자들의 특성과 일치한다.

자기애를 지닌 사람들은 특권의식, 과장된 자기 지각인 웅대함을 지녔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특별하게 대우해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타

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상적 자아와 실재적 자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

을 방어하기 위해서 분노나, 공격성, 적대감을 표출한다.(Bushman & Baumeister,

1998; 1998l Raskin, Novacek, & Hogan, 1991; stuck & Sporer, 2002). 이러한 자기애

적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모습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Bushman

& Baumeister, 1998; Joubert, 1998; Kernis & Sun, 1994; Papps & O'Caroll, 1998l

Raskin, Novacek, & Hogan, 1991; stuck & Sporer, 2002). 박세란(2005)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모두 통제집단에 비해 공격성이 높았으며, 내

현적 자기애성향자가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보다 언어적 공격성과 적대감이 더 높게 나타났

다. 자기애성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 누군가 피드백을 하면 분노와 불안 같

은 극단적인 정서(Rhodewalt & Morf, 1998)와 함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 황수진(2016)

의 연구에서도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경험과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McCann과Biaggio(1989)에 따르면 자기애가 높을수록 분노표현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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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와Joubert(1996) 또한 자기애가 점수가 높을수록 전체 적대감, 폭력, 언어적 적대

감등의 점수가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분노와 적대감을 더

많이 보이며, 언어적 신체적 공격성이 높고, 비행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김성주, 2014; 이정민, 2009; Papps & O'carroll, 1998). 이러한 자기애를 지

닌 사람들의 특성과 사이버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유사하다. 사이버 폭력

을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관심과 존중을 받지 못하거나 성취

감이 결여되여,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열등의식이 적절히

해소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폭력으로 열등감을 해소하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

거나, 관심을 받고자 자기 과시를 하려 한다. 이들이 악플을 올리는 것은 자신의 상태

를 알리고 과시하며, 동시에 타인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만족감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사적인 의견을 공적인 광장으로 끌고 나와

현실에서의 열등감을 해소하면서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구를 표현한다(이성식, 2011). 이처럼 자신에 대한 특권의식과 자신에 대

한 웅대성과 자기 중심성을 지닌 자기애성향자는 현실세게에서 충족하지 못한 욕구를

사이버 공간을 통해 충족하고 표현한다.

이러한 자기애는 표현 양상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로 구분 될 수 있다.

외현적 자기애는 과장된 자기상과 자기 중심성이 주 된 특징으로, 타인에게 관심이 없

고, 겉모습으로는 긍적적인 자기상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자신

의 웅대성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여, 자기 확신과 자신감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며, 자

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다. 이들은 거절이나 모욕당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이들의 내적 세계의 핵심에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조은영, 2011).

앞서 살펴본 사이버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오프라인 상황에

서는 자신을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 하지 못하고 사이버 상에서 표출을 하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특성과 맞물린다고 볼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다른 사람

들과의 갈등을 빗거나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 하지

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적 자아의식이 더욱 작동되고 그렇게 되면 행위자들은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내적 태도대로 행동한다(이성식, 2001). 탈억제화 되어 자신을 과시

하고 드러내고 공격적인 언어폭력을 보여줄 수 있다. 강선영(2011)의 연구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외현적 자기애자들보다 적대감이 크고 분노와의 관련성도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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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보다 만성적인 분노감이 더 높았

고, 타인비하적 사고를 더 자주 하였다(이준득 등, 2007).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역기

능적인 분노표현 양식은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에 비해 우울이나 불안 같은 심리적 부적응

을 훨씬 많이 느끼게 만들고, 억압된 분노가 폭발할 때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소지가 된다

(백승혜, 현명호, 2008).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분노상황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압

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타인에게 느껴지는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

고,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다가 부적절하게 충동적으로 표출

하여 폭력으로 나타낸다. 황수진(2016)에 따르면 자기애의 차원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경험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시원, 박경(2012)의 연구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 성

향자들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

음을 보여준다.

박세란(2005)에 따르면 외현적 자기애자들은 신체적 공격성을 많이 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언어적 공격성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

현적 자기애자들은 신체적 공격성을 많이 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언어적

공격성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프라인 상황에서 외현적 자

기애 성향자들은 분노 표현을 바로 하며, 신체적 공격성을 많이 보일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들은 분노를 억압하여 이러한 억압된 분노는 적대감이나 분노 수준

이 더욱 커져 사이버상에서 더욱 극단적이 부적응적으로 나타나며, 사이버환경의 특성

상 언어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하는 환경 속에서 내현적 자기애 집단은 사이버언어폭력

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박수현(201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조은영

(2014)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 집단은 외현적 자기애 집단보다 전위된 공격성을 더

욱 보였다. 이는 직접적인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사이버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

신의 적대감과 언어적 공격성을 사이버언어폭력의 형태로 표출 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정완, 2005). 또한,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오프라인 상황과는 달리 지나

친 발언을 하거나 오해가 생길수 있다(Kowalski & Limber, 2007). 그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들보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은 사이버상에서의 피드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더욱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을 행할 수 있다. 박수현(2015)

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

이버언어폭력도 심해졌고, 실명보다 익명의 상황에서 사이버언어폭력이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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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게 높았다.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사이버 언어폭력을 잘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밝

혀왔지만 이둘 간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성격인 내현적 자기애를 변

화시키는 과정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 사이에 어떤 요인이 매개를 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간에 어떤 변인이 매개를 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정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외적 환경간의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

거나 중단하는 과정이며,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타인과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Levenson, Carstensen, & Gottman, 1994)

이러한 정서표현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적응적이고, 정서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를 초래한다고 보았

다(윤달아, 2012)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더욱 강한 정서반응을 초래

하고, 정서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억압하는 사람들보다 건강상의 문제를 더 많이 보고

하며, 강한 정서표현이 사고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쳐 갈등이나 이혼, 심리적 장애를

심화시킨다(Gottman, 1993)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정서억제의 가설이 무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졌으며, 정서표현의 결여 그 자체가 병리적이기보다는 정서를 표

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된 정서표현의 결여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King

과 Emmons(1990)는 정서를 표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심리적 과정에 주목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서표

현양가성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단순히 정서적 표현의 억제가 아니라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하는것에 대한 고민, 즉 개인의 욕구와 관련된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정서표현 양가성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에게서 발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잘 알아차리지 못할 뿐 아니라 정서표

현 양가성을 가진다(이지연, 2008). 이는 수치스러운 자신에 대한 직면을 회피하고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작용으로, 정서를 인식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부분에서 어려

움을 겪게 됨을 의미한다.(이지연, 2008; 이은영, 2013) 여기서 정서표현 양가성이란 ‘자

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이를 억제하고 갈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King & Emmons, 1990). 강렬하게 경험되는 양가성이란 갈등의 한 형태로, 동일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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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의 느낌이 빠르게 교차하는 것이며, 한 대상을 원하면서도 동

시에 원하지 않는 접근-회피 갈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Emmons & Kaiser, 1995).

자기애 성향자들은 자기개념의 불안정성으로 자신의 정서를 다루고 표현하는 데는 어

려워한다(강일선, 오경자, 2006). 그로 인해 정서의 일관성이 없어 분노 반응과 표현은

더욱 역기능적이다(Krizan & Johar. 2014). 특히.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자기애

적 사고가 더욱 공격적이어서 분노가 높고 그 위험성 또한 크다(서수균, 2007;

Sakellaropoulo & Baldwin, 2007). 이들은 타인에게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느끼지만 이

를 기능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여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

하고 있다가 부적절하거나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백

승혜, 2008; 이준득, 2005). 즉,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다른 상황에서 다른 대상에게 전

위된(displaced) 형태로 표출한다(조은영, 2011). 분노가 억제될 경우 반추적 과정을 통해

분노감이 증폭되어 사소한 자극에도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Berkowitz, 1984). 정서표

현에 대한 갈등을 느낄 때, 현실에서는 분노를 억제하다 사소한 자극에도 전위된 공격의

형태로 나타난다(황멜라, 2017). 따라서 현실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느끼지만, 분노

를 억제하게 된다. 반면 사이버 상에서 억제된 분노는 사소한 자극에 반응하여 분노를 표

출하여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나타난다(이인혜, 2014). 최근 두드러지는 폭력의 형태는 관계

적 공격성으로 타인에게 신체적 해를 가하기 보다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협박하고, 유언비

어 등의 관계적 공격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정서표

현 양가성이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고(박민선, 2017), 김원(2008)의 연구에서 정서표현 양가

성이 높은 아동이 다양한 유형의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표현 양가성과 아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의 문제행동이 관련이 나타났다(박하연, 2015). 이러한 선행연구

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폭력보다 사이버상에서 관계적 공격성으

로 협박하기, 비난하기,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사이버 언어폭력을 가할 수 있다. 위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는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지니며, 이로 인해 평상시

에 표현하고 싶던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하 사이버 언어폭력의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현실에서 일상긴장과 부정적 감정이 폭력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주장 되듯이(Agnew and White. 1992; 이성식, 2003) 사이버 언어폭력도 긴장 해소와

표출의 과정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일상긴장은 현실에서보다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아무리 긴장과 화가 나도

폭력으로 표출되기는 다소 어렵다. 이는 현실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지닌 사

람들은 분노, 화 같은 부정적인 정서표현 하는것에 대해 더욱 어려우며, 평상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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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표현하는 데에 갈등하며, 슬픔이나 분노등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표출하기보다

는 억제하고, 회피하여 불안과 우울 같은 내면화 문제로 이어진다(Eisenberg &

Fables, 1992).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회적 실재감이 낮고 비대면의 상황이기 떄

문에 긴장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상대방을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정

서표현 양가성을 지닌 사람들은 사이버 상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갈등을 느끼지 않

고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표출 하여, 사이버 언어폭력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용자는 익명의 상황에서 해방감을 느끼며, 평소 억누르던 감

정을 표출하기 쉽다. 평소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갈등하던 사람은 그렇

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였을 때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평소와

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하였는데 이것은 정서표현 양가성과도 관

련성이 있다.(이인혜, 2014) Parkinson(2001)의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운전상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익명성이 보장된 운전 상황 뿐만아니라 비운전 상황에서도 정

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공격적인 행동을 더 잘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평소에 언어폭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이버 상에서는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연

구가 있다(황상민, 한규석, 1998). 몰개성화 이론(Kiesle, 1984)에 따르면 흥분한 군중속

에 파묻히게 되는 경우 자신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 과격한 행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듯이, 익명의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아 의식의 작용을 낮추고 탈 억제를

촉진시켜 평소 정서표현에 갈등을 느끼던 사람들도 사이버 상에서 평상시 표현하지 못

했던 부정적 정서표현을 더욱 공격적으로 표출 함으로써 사이버 언어폭력을 보인다(이

인혜, 2014).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 언어폭력관계에

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 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오프라인 상황에서 억압, 분

노, 공격성 등의 부정적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사이버 언어폭력을 줄일 수 있

는 중요한 틀을 제공하고, 사이버언어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개입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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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내현적 자기애, 사이버언어폭력, 정서표현 양가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1 내현적 자기애는 사이버언어폭력에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2 내현적 자기애는 정서표현 양가성에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3 정서표현 양가성은 사이버언어폭력에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내현적 자기애는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사이버언어폭력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가설 2-1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은 매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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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사이버언어폭력

1. 사이버언어폭력의 개념 및 특성

사이버 폭력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이미지전송, 웹페이지, 블로그, 채팅방, 토론방 등

의 모든 가상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의미한다(Patchin

& Hinduja, 2006). 또한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공격과 권리

침해 현상을 일컫는 말로 국내에서는 사이버 폭력, 사이버 비행, 인터넷 일탈행동, 사

이버 인권 침해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이인혜 2016). 사이버 폭력은 어느

이론에 기반을 두는 가에 따라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 연구의 대다수는 사

이버 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부호·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의 형태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왜곡시켜 개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

해를 주는 것이며, 음란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정완, 1995)

로 정의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은 익명성을 이용하여, 물리적인 힘이 없어도 이루어진

다. 이는 기존의 폭력과는 다르게 가해자 이던 사람도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

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익명성으로 인해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않아, 폭력을 가하는 가

해자들에게는 폭력이 놀이화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 연령일수록 더 잘 나타

난다. 사이버 공간은 직접적 대면이 없어,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특성도

있다. 또, 사이버 공간은 현실과 달리 감시망이 없어 사이버 폭력이 이루어지기 쉽다.

악질적인 경우, 표적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인신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를 사이버 상

에 유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위키백과).

이러한 사이버 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사이버언어폭력이 있다. 사이버언어폭력은 최근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각하다. 사이버언어폭력에 대

해 정의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이버언어폭력은 인터넷 게시판, 채팅, 메신저, 이

메일등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욕, 막말, 비하, 명령, 협박, 비방, 험담

이나 무시 등으로 타인의 자아개념을 손상시키고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언어적 행

위라고 정의 하였다(김현진, 2013). 또한 사이버언어폭력을 욕설, 비방, 성적욕설, 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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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언어적인 폭력으로 보았다(조아라, 2010).

이처럼 사이버언어폭력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

어적 폭력의 형태를 말한다.

사이버언어폭력은 법적으로는 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욕설과 비

속어의 사용이나, 허위정보나 유언비어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 음란한 대화나 글을 올

리는 등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언어폭력을 욕설, 막말, 비방, 험담, 협박, 성적욕설, 도

배, 유언비어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언어적인 폭력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이버 공간은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활동하는 것

이 가능하며. 익명성을 통해 개인들은 연령, 성별이나 지위, 사회적 정체성이나 신체적

또는 심리적 정체를 숨길 수 있다. 이러한 익명성은 사이버 공간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탈행동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을 만들어준다(천정웅, 2000). 사이버공간에서

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다(정완, 2005). 또한,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적 반응을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오프라인 상황과는 달리 지나친 발언을 하거나 오해

가 생길수 있다(Kowalski & Limber, 2007) 두 번째로는 인터넷은 누구나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접속할 수 있는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정철호, 2009). 사이버 공간은 물리

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물리적인

보복이 가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통제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 현실과 같은 위계적 권이가 통하지 않는다(두경희, 2013). 또한, 양방향성이라

는 특징을 갖는다. 인터넷은 쌍방적인 전달과 수용의 구조를 가짐으로써 그 작용이 양

방향적이다(정철호, 2009). 이러한 양방향성은 이용자들을 수신자이면서 송신자의 역할

을 할 수 있게 한다. 즉, 기존의 일방향적인 미디어와는 달리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조작과 왜곡이 심하게 일어나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글들이 상호간에 오갈 수 있다(두경희, 2013). 댓글과 퍼나르기를

통해서 집단적이고 무수히 많은 간접적인 가해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댓글간의 욕설,

비방 등 명예훼손의 발신자와 수신지가 복잡하게 얽혀 폭력의 양상이 증폭된다(박종

현, 2008) 사이버 공간은 빠른 확장성과 전파성을 지닌다. 인터넷에 올려진 정보는 복

사나 전송이 용이하기 떄문에 일단 정보가 올려지게 되면 매우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정보가 전파될 수 있다(정철호, 2009). 특히 인터넷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sharin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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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특성이 되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빠르게 정보가 전파된다(천정웅, 2000). 이처럼

빠르게 정보가 확산되기 떄문에 사이버폭력은 이미 피해가 심각하게 진행된 후에 그

피해를 인지하거나 유통경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다(박종현,

2008).

이와 같이 사이버 공간이 지니는 특징들은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들을 제

공하고 있다.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며 증폭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사이버공간의 특징은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2. 사이버언어폭력의 현황 및 유형

사이버언어폭력의 문제는 단순한 상대방에 대한 비난 수준을 넘어 욕설 명예훼손 그리

고 범죄로 커지고 있다. 사이버언어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가상 세계안의 모든 사

람들이며, 이 안에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고 둘 다 일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연령, 인종, 지역의 구분 없이 광범위해지고 있어

이러한 사이버언어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 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언어폭력

의 발생 장소는 광범위 하고, 국제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사이버 상에서 비난이나 욕설을 놀이처럼 사용하며, 또래들을 따

돌리는 행위 역시 사이버 상으로 바뀌어 그 심각성이 더하다. 한국 청소년개발원(이종

원, 2001)의 인터넷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언어폭력은 사이버 범죄 중 무단 불법

복제 등 지적재산권침해 다음으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21.8%) 조사되었으며, 또

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주요 5적으로 욕설과 비방(41%), 저작권침해

(28%), 아이디 절도(11%), 허위사실유포(6%), 음란물유포(5%), 순으로 나타나 사이버

언어폭력이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 유포를 합한 응답

자의 47%가 사이버언어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44%가 가장 시급한 문

제해결 과제로서 욕설과 비방을 꼽았듯이, 사이버언어폭력은 가장 시급히 대책을 강구

해야 할 문제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이버언어폭력 가해자가 언어폭력을 단순히 놀이로써 생각하는

반면,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 할 정동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한 입장이 상반된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갈등들이 현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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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어지기도 해 더욱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2013년 사이버 상에서

누리꾼들이 벌인 공방이 실제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우리에게 심각성을 안겨준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에게 습관적으로 욕을 하거나 헐뜯는 현

상이 나타나면서 사이버공간에서의 타인에 대한 존중감도 점점 결여되어 가고 있는 실

정이다(이성식, 2006). 최근 사이버언어폭력으로 인한 연예인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유언비어나 명예훼손 등에 법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사례가 늘고 추

세이지만, 아직까지 피해에 대한 처벌이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제도적으로

실명제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비하기만 하다. 이러한 해결책은 근본적이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3. 사이버언어폭력의 원인

그동안 사이버언어폭력의 원인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이

버언어폭력을 포함한 사이버 폭력의 유발요인을 사이버환경, 이용자 개인성향, 정보통

신 윤리의식 수준으로 나누었다(성동규, 2006). 이성식(2006)은 개인 동기 및 성향 요

인, 사회문화규범 요인, 기회 상황적 요인으로 나누었다. 또한 윈다흰(2012)은 익명성,

미흡한 정책과 제도, 인터넷 윤리의식 및 정보통신윤리의식의 결여, 사회적 집단성 발

현으로 구분했으며, 황지영(2008)은 개인적 요인, 매체 상황적 요인인 익명성, 구성원의

낮은 제제와 통제, 사회 환경적 요인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을 익명성과 개인적 성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익명성은 사이버언어폭력 연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온 요인이다

(박정순, 2004: 이성식, 2004a; 이철선, 2003; 최연숙, 2005). 익명성이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현대의 대중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대중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현상(두산백과)을 의미하며 이러한 익명성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

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익명성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사생활을 보

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신분이나 이름 등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기 때

문에 인격 침해, 거짓정보 유포, 사이버 테러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성식(2004a)는 익명의 상황에서는 자아의식 수준 및 통제력이 낮아짐으로써 충

동적으로 사이버언어폭력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인격화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표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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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짓 등 사회적 맥락의 정보가 한정되어 자기중심적이고 낮은 통제력을 보인다고 하였

다(황지영, 2008).

사이버언어폭력의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면 열등감 해소, 공격성, 단순한 재미추구, 자

긍심 저하, 사이버 폭력에 대한 태도, 낮은 자기 통제력, 스트레스 해소, 자기과시, 일

상에서 비롯된 긴장 표출 등이 있다(김미화, 2014).

공격성의 경우 Suler(1996)는 인터넷의 속성 자체가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표

현할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다양한 압력과 공격적 충동을 적절히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그들의 좌절감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하였다(조아라, 2009). 이에 다른 학자들도 사이버언어폭력과 공격성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적인 성향 중 공격성이 사이버언어폭력 가해 경험

의 원인이 됨을 설명하였다(박순미, 2007; 성동규 외, 2006; 정승민, 2007; 조아라, 2009;

주지현, 2007; 황지영, 2008; 김미화, 2014).

자긍심은 자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로서, 자신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긍정적인 자아를 보존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사

람으로 인상이 위협받게 되고, 자아에 손상이 오게 되면 누구나 자아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한다고 한다(Luckenbill, 1997;

이성식, 1996 재인용).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아증진 동기로 인하여 인터

넷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에 따라 이들은 사이버 상에서 일탈행

동을 벌임으로써 현실에서 오는 상실감이나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한다. 이러한 일탈행

동은 사이버언어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현시 공간에서 자긍심이 낮은 사람은

사이버언어폭력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구와 동시에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위해(이성식,

2006a) 사이버언어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보았다(황지영, 2008).

Gottfredson과 Hirschi(1990)에 의하면 낮은 자기 통제력은 여러 비행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며,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에 빠지기 쉽다고 본다. 자기통제력은 순간 만족

과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지, 모험을 좋아하고 재미와 스릴을 추구하는지, 복잡한 일은

회피하고 단순한 일을 추구하는지, 분별력과 조심성이 없으며 근시안적인지, 인내력이

없고 쉽게 화를 내는지 등의 개인의 성향차이인데 이러한 성향의 차이가 범죄를 설명

한 유일한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황지영, 2007). 다시 말해 사이버언어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비행의 대부분은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버 공간



- 15 -

에서도 쉽게 흥분하거나 우발적인 화로 인하여 상대방에 폭언을 행사하거나, 재미삼아

호기심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띄우고,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모두 청소년

이 자신의 순간적인 욕구와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이해

경, 2002). 이성식(2005a)의 연구에 의하면 사이버 비행에 자기 통제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비행으로부터 얻는 재미나 쾌락적인 요소가 낮은 통제력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성식(2006a)의 연구에서도 통제력이 낮으면 사이

버언어폭력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비행을 유의미

하게 설명하였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Matheson, Zanna(1988)의 자아의식이론에서 사

이버 공간에서는 개인의 자아는 공적 자아의식과 사적자아의식으로 나누어지며, 현실

공간에서는 주위 환경이 영향을 미쳐 공적 자아의식이 높아지는 반면에, 사이버공간에

서는 비대면적인 상황이 영향을 주어 평소 내재되어 있던 가치관이나 태도가 큰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신념에 따라 사이버언어폭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평소에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해 별로 심각하지 않은 문제이며,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에 놓

였을 때 망설임 없이 언어폭력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황지영, 2008). 이

와 관련하여 다른 요인보다도 개인이 내면화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 갖는 태도

나 신념이 사이버언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이성식,

2004a; 2005a), 이성식(2006a)의 연구에서는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한 태도가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언어폭력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언어폭

력을 더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낮은 자기 통제력, 공격성, 자긍심저하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이외에 조아라(2009)

의 연구에서는 재미추구나 스트레스 해소가 원인이 됐으며, 이성식(2006a)의 연구에서

는 단순한 재미추구, 자기과시, 열등감 해소, 스트레스 해소, 일상생활의 긴장표출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언어폭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익명의 공간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통신 윤리의식 강화나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한 가치관, 태도 변화등의 사회적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개인

의 공격적인 성향을 낮추고, 낮은 자존감 및 자기 통제력을 높이는 정서적인 측면를

다뤄줄 수 있는 접근도 필요하다. 사이버언어폭력의 변화 가능한 원인 해결에 중점을

두어 사이버언어폭력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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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내현적 자기애

1. 내현적 자기애의 개념

1)자기애의 개념

심리학에 처음으로 자기애라는 용어를 사용한 Ellis(1988)는 “성적인 감정이 상실되고

거의 전적으로 자기 찬미에 몰이하는 경향”을 Narcissus-like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

현했다(나승은, 2009). 이후 Freud는 “자기애적”이라는 개념을 초기 심리성적 발달 이

론에 포함시켰고, 정상적인 발달 단계로 개념화 하였다. 그는 자기애를 설명하면서 자

기의 과대화, 과대망상, 이상화, 완벽추구, 자존감, 손상에 대한 두려움, 특권의식, 타인

을 자신과 분리시키지 못한 채 자신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는 경향 등을 언급하였고

(FREUD, 1914), 심리학의 이론적 연구와 임상실제에서 자기애를 중요한 구성개념으로

다루었다(Raskin& Terry, 1988).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자기애를 초기 발달단계의 부적절한 양육에서 비롯된 성격적 결

함이라고 하였다(Kernberg, 1975; Kohut, 1971). 양육 초기에 유아는 주변 환경을 탐색

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양육자가 제공하는 안전함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이때 아이는

선택의 과정 속에서 부적절한 보살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부적절한 보살핌의 원인에

는 양육자의 비 일관적인 태도나, 아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거나, 아이에게 자기중

심적으로 대하기 떄문이다. 이 과정 속에서 아동은 열등한 자기 개념을 형성하여 아동

스스로 “자기애적 상처”를 받게 된다. 이런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 아동은 과대하고, 거

짓된 자기를 발달시켜, 이를 통해 양육자에 대한 바람을 만족시킨다.

한편, 양육자에 대한 분노와 스스로 발달시킨 특권의식은 아동의 의식세계를 분열 시

키는데, 그 세계는 거짓자기를 통해 영원한 애정을 얻고자 하는 노력에 초점이 맞추어

지게 된다(Kernberg, 1975).

Kohut(1971)는 자기 심리학을 통해 자기애를 더욱 발달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하

였다. 그는 자기애성 환자의 특성을 무감각하다는 주관적인 느낌, 정도를 벗어난 활동,

열중과 열의의 부재라고 보았다. 그는 불안정성이나 이러한 구조의 퇴행 경향성을 자

기애성 성격의 준거가 되는 진단적 징후라고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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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ut(1971), Kernberg(1975), Millon(1981)등은 초기 아동기 시절에 과대화 되어있고

취약한 자기가 비일관적이고 비공감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하였다. 이들은 성인기

까지 아동기에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함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이에 정서적인 측면으로

자신의 부적절감을 상쇄시키기 위해 재확인을 구하거나, 인지적인 측면으로 자기-정의

의 욕구를 완성시키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자기애를 사회학습이론으로 발전시킨 Millon은 양육자의 상처나 보상 가설에 중점을

두고, 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대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Millon에 따르면 부

모에 의해 아동의 자기 가치감과 특권의식이 부풀려 지는데, 이때 내재화된 자기상은

지나치게 강화된다. 그 결과 과장된 자기상은 좌절이 발생하면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

며, 가끔 일어나는 성취로 인해 자기상의 왜곡을 유지 시킨다. 또한 현실에서 거대화된

자기개념은 실패나 사회적인 불일치를 경험하게 해준다. 이에 따라 자기애자는 타인에

게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타인을 조종하거나 반응에 대해 왜곡을 보이고도

한다. 또한 이들은 초기 아동기에 불안정한 애착경험 떄문에 대인관계에서 종종 불신

감과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자기애 성향자는 보통 사람들보다 자기개념을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 확인 하지만, 과대화 된 자기상과 피드백은 늘 불일치하여 이러한 피드

백의 타당성은 불분명해진다. 그래서 자기애자는 거의 사회적인 피드백과 자기평가 간

의 일치성이 모호한 상태로 남기 떄문에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를 끊임없이 갈망하

게 되며, 끊임없이 타인의 반응을 확인하며, 타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

게 된다.

DSM-IV-TR(American PsychiatricAssociation, 2000)에서 자기애 성격장애의 진단

준거를 살펴보면,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된 자존감이 있고, 끝없는 성공,

권력, 탁월성, 아름다움 또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에 빠지고,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해서 다른 특별하거나 상류층 사람들(또는 기관)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거나, 그

런 사람들(또는 기관)과만 어울려야 한다고 믿고,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며, 특권 의식

을 지니고 특별한 대우 받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대우나 복종을 바라는 불

합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들을 이용하려 한다. 또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여 타인들의 감정이나 요구를 인정하거나 확인하려 하기 보다 타인

들을 질투하거나 타인들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하고, 거만하고 방자한 태도를 보인

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과장된 자존감(공상)같은 광범위한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자

기애성향이 강한 사람의 특징으로서 자기를 위협한다고 지각할 경우, 위협을 가하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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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공격성을 드러낸다. 즉 자기애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기분, 동기, 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적응의 기제로 공격성을 사용한다(황수진, 2017) 자기애

성향자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양승을 보이며(강은정 & 장성숙,

2007). 웅대하고 노출적인 자기애성향자는 지배적이고 우호적인 행동을 하며, 강한 이상화

욕구를 가진 자기애 성향자는 적대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드러내기도 한다(robbins &

Dupont, 1992). 이러한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분노가 높고 이를 표출하는 경향이

높다.

2)내현적 자기애

자기애를 연구한 많은 이론가들은 자기애가 과대한 자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자기애에서도 표현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Kohut,

1971; Kernberg, 1975; Wink & Gough, 1990; Campbell, Miller, & Price, 2012; 김선영,

2013).

한편, Cooper(2000)는 자기애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나누고, 두 가지 자

기애 모두 동일한 자기애적 역동을 지니긴 하지만 다른 현상학적 특징을 가지는 이유

를 방어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처럼 적극적으로 타인의 찬사를 요구하고 과대성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를 방어하는 대신, 타인의 반응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만한

상황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한다.(현성민 2016)

Rose(2002)는 외현적 자기애 성향은 만성적인 자기고양으로부터 자기애를 얻기 때문

에 심리적 안녕감이 높지만,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자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깊은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어 심리적 안녕감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자존감이 낮고 자기 개념과 자기 평가가

부정적이었으며 우울과 정적관계를 보였고(박세란, 2005),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자

존감을 유지시키기 위해 타인비하적인 자동적 사고를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이

준득, 2004), 뿐만 아니라 진로 미결정이나 시험불안과 관련된 연구들(이춘희, 2007; 최

인희, 2005)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학업 상황에서 더욱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기애에 따른 방어 형태의 양상 또한 다르게 나타난

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병리의 정도에 있어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 보



- 19 -

다 더 부적응적이고 역기능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을 찾아 볼 수 있다(박세란, 2005; 신

희천, 2007; 이준득, 2004; 이춘희. 2007; 최인희, 2005; 김선영, 2013).

강선영(2011)의 연구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

보다 적대감이 크고 분노와의 관련성도 높게 나타났다.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분

노표현을 외현화해서 현실에서 표현하는 반면에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분노를 억

압하며, 억압된 분노는 적대감이나 분노 수준이 더욱 커지게 된다. 조은영(2014)의 연

구에서 내현적 자기애 집단은 외현적 자기애 집단보다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공격성을 표출하는 전위된 공격성을 더욱 보였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보다 만성적인 분노감이 더 높았고, 타

인비하적 사고를 더 자주 하였다(이준득 등, 2007).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역기능

적인 분노표현 양식은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에 비해 우울이나 불안 같은 심리적 부적

응을 훨씬 많이 느끼게 만들고, 억압된 분노가 폭발할 때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소지가

된다(백승혜, 현명호, 2008).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분노상황에서 분노표출과 분

노억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타인에게 느껴지는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적절하게 표현

하지 못하고,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다가 부적절하게 충

동적으로 표출하여 폭력으로 나타낸다. 분노표현 양상에 있어서도 외현적 자기애자들

은 신체적 공격성을 많이 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언어적 공격성으로 자

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박세란, 2005).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보다 우울하고 불안하며

자존감이 낮고,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여 회피하거나 억제함으로써 주관적인 불편감이

훨씬 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애 보다 심리적 부

적응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내현적 자기애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

사이버 공간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이버언어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이버 폭력을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존경을 받지 못하거나 성취 부족으로 인해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을 많이 느낀다. 이

들의 잠재된 열등의식은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폭

력 등의 부적응적인 행위로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고 자신을 과시하여 다른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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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끌려고 한다. 이들이 악플을 올리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과시하며, 동시

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타인에게 관심을 얻음으로써 만족감을 느낀다. 이처럼

자신의 사적인 의견을 공적인 광장으로 끌고 나와 현실에서의 열등감을 해소하면서 현

실에서 충족하지 못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구 표현한다(이성식,

2011).

이러한 특성은 내현적 자기애를 지닌 사람들의 특성과 유사하다. 내현적 자기애는 무

의식적인 웅대성을 억압하여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기 확신과 주도권이 부족하고.

자신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다. 이들은 거절이나 모욕당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

을 드러내지 않지만 이들의 내적 세계의 핵심에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

고 있다(조은영, 2011).

또한 사이버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자

신을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 하지 못하고 사이버 상에서 표출을 하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특성과 맞물린다고 볼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빗거나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 하지만 사이

버 공간에서는 사적 자아의식이 더욱 작동되고 그렇게 되면 행위자들은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내적 태도대로 행동한다(이성식, 2001). 탈억제화 되어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공격적인 언어폭력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는 실명을 사용하

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정완,

2005). 또한,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오프라인 상황과는 달리 지나친 발언을 하거나 오해가 생길수 있

다(Kowalski & Limber, 2007). 그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들보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사이버상에서의 피드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더욱 공격적이고, 적대

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을 행할 수 있다.

선행연구을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대학생은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대학생보다

불안과 우울이 높고 자존감이 낮으며(강선희, 정남운, 2002; 박혜진, 2003), 신경증적인

경향이 많다(정남운, 2001b)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대학생이 소극적이고 적

대적인 대인관계를 보이며(박철현, 2011)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좌절하게 되고, 좌절을 유발시킨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라는(Hart &

Joubert, 1998)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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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대학생은 타인에게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쉽게 느끼지만 이를 기능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떄문에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다가 억제

했던 분노를 부적절하고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고은정, 2011; 이

사랑. 2014; 우현주, 2016). 또한 내현적 자기애는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발

현되어, 분노, 좌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소하

기 위해 사이버 폭력 가해와 같은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박세란(2005)에 따르면 외현적 자기애자들은 신체적 공격성을 많이 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언어적 공격성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며, 조은영(2014)의 연구에

서 내현적 자기애 집단은 외현적 자기애 집단보다 전위된 공격성을 더욱 보였다. 이는

직접적인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현실에서 억압된 분노를 사소한 자극을 받아 사이버

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적대감과 언어적 공격성을 사이버언어폭력의 형태로

표출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폭력 가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예측한 연구는 적었지만 내

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분노상황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타

인에게 느껴지는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인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다가 부적절하게 충동적으로 표출하여 폭력으로 나타

났으며, 황수진(2016)에 따르면 자기애의 차원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시원, 박경(2012)의 연구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

여준다. 내현적 자기애가 학교폭력 및 데이트 폭력을 예측한다는 결과들과 박수현

(2015)연구에서 밝힌 내현적 자기애가 사이버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내현적 자기애가 사이버언어폭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C. 정서표현 양가성

1. 정서표현 양가성의 개념

정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외적환경 간의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거

나 중단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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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타인과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할 수 있고, 자신의 상태와

욕구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의 사회적 정보적 기능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

의 상태와 욕구를 알아차리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개인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고 같이 공유하는 정서적

소통이 필요하며,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정서표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정서의 표현적 측면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정서표현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정서

를 표현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적응적이고, 정서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를 초래한다고 보았

다(윤달아, 2012)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더욱 강한 정서반응을 초래

하고, 정서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억압하는 사람들보다 건강상의 문제를 더 많이 보고

하며, 강한 정서표현이 사고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쳐 갈등이나 이혼, 심리적 장애를

심화시킨다(Gottman, 1993)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정서억제의 가설이 무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이에 여러 연구자들은 정서표현의 결여 그 자체가 병리적이기보다는 정서를 표현하고

자 하는 욕구와 관련된 정서표현의 결여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시작하였고, 표현을 잘

하지 않더라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개인과 표현을 잘하지 않으면서 억압되고 긴장되어

있는 개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King과

Emmons(1990)는 정서를 표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심리적 과정에 주목하고 ‘자신의 감

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서표현

양가성의 개념을 제안하면서, 개인의 정서적 행동을 그 행동 이면의 목표와 신념의 맥

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

신이 경험한 정서를 솔직히 표현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해 의식적으

로 정서표현을 억제한다(Gross & Levenson, 1997; King & Emmmons, 1990).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개인이 느끼는 정서를 잘 표현 한다는 것은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서를 표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병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서표현에 대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심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인혜 .2014 ; 이주일, 황석현, 하정원, 민경환, 1997;

Pennebaker, 1995; Rogers, 1957). 정서표현 억제(suppression of emotional expression)

란 자신의 감정을 의식하지만 표현은 결여된 것, 또는 진행 중인 정서에 대한 표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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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숨기는 것으로 정의된다(Gross & John, 2003). 정서를 억제하는 것은 심리적 안

녕감과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낙관주의 등의 긍정적 지표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

관이 있는 반면,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와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

서를 조절 효능감도 낮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이인혜, 2014; 한아름, 2010;

Campbell, Barlow, Brown & Hoffmann, 2006; Feldner, Zvolensky, Eifert & Spira,

2003; Gross & John, 2003).

정서의 표현을 억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 갈등하는

것을 ‘정서표현 갈등’ 또는 ‘정서표현 양가성’이라고 하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관련

해 정서표현 자체보다 표현에 대한 욕구와 관련된 갈등이 더욱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인혜, 2014)

양가성이란 한 가지 대상을 원하면서도 또한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러한 양가성은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안정적 특성으로 연구되어 왔다(Katz

& & Emmons, 1990). 이러한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중

특히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렇지 않은 욕구가 양면성을 일으키기 쉽다고 설명한다

(Emmons & King, 1987). 왜냐하면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가치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은 개인의 취약함을 의미한다는 가치가 문화적으로 형성되

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면화된 가치가 개인 내면에서 심리적 과정의 표현에 대한 양

면성으로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떄문이다(이인혜, 2014).

또한 사회적으로 화, 공격성, 적개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의 표출을 부정적으로 바라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표현은 개인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하정,

1997). 이는 정서표현의 양가성은 불안한 정서 상태를 유발시키며, 이러한 정서는 부정

적 정서표현 상태로 이어져 공격성의 형태로 표출 될 수 있다(김 원. 2008).

2. 내현적 자기애와 정서표현 양가성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의 경우 부정적 평가에 대하여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

기 때문에 자기 내부의 부정적이고 취약한 자존감에 주의를 기울여 그것에만 초점을

맞체구 된다(이은영, 2013) 그리고 자신이 체험하는 정서들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보다

크게 경험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어떤 정서인지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하는 정서들을 조절하기 위해 좋은 대상을 만나 도움을 청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적응적인 방식보다는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식의 소극적이고 부적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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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식을 주로 선택하기 때문에(신혜인, 2009)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있는 그대로 표

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자신이 부

족하며 결핍되었고,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강문선,

2011). 또한 수치심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낮고,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자신의 부적절함, 즉 수치

스런 자기를 직면하는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반복된 방어 작용의 하나로써 정서 인식

의 둔화와 그것을 언어화 시키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이다(이지연, 2008).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대학생은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강

문선, 2011),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많을수록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진희, 2011; 박보림, 2014; 백승혜, 현명호 2008).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데(강문선, 2011),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잘 알아차리지 못할 뿐 아니라 정서표현 양가성을 가진다(이지연, 2008).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를 명확

히 파악하기 힘들고, 자신이 느낀 정서를 표현했을 때 거부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

져 올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서표현 갈등을 많이 할 것이다(윤달아, 2012) 이에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더욱 많이 경험한다(박효

경, 2017)

3. 정서표현 양가성과 사이버언어폭력

이버 언어폭력은 오프라인 현실에서 일상긴장과 부정적 감정이 폭력의 주요 원인이 된

다고 주장 되듯이(Agnew and White. 1992; 이성식, 2003) 사이버 언어폭력도 긴장 해

소와 표출의 과정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일상긴장은 현실에서

보다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아무리 긴장과 화가

나도 폭력으로 표출되기는 다소 어렵다. 이는 현실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지

닌 사람들은 분노, 화 같은 부정적인 정서표현 하는것에 대해 더욱 어려우며, 평상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데에 갈등하며, 슬픔이나 분노등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표출하

기보다는 억제하고, 회피하여 불안과 우울 같은 내면화 문제로 이어진다(Eisenberg &

Fables, 1992).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회적 실재감이 낮고 비대면의 상황이기 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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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긴장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상대방을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정

서표현 양가성을 지닌 사람들은 사이버 상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갈등을 느끼지 않

고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표출 하여, 사이버 언어폭력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용자는 익명의 상황에서 해방감을 느끼며, 평소 억누르던 감

정을 표출하기 쉽다. 평소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갈등하던 사람은 그렇

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였을 때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평소와

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하였는데 이것은 정서표현 양가성과도 관

련성이 있다.(이인혜, 2014) Parkinson(2001)의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운전상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익명성이 보장된 운전상황 및 비 운전 상황에서의 정서표현 양

가성이 높을수록 공격적인 행동을 더 잘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정서표현 양가성을 지닌 사람들은 타인에게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느끼지만 이를 기능

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여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

다가 부적절하거나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백승혜,

2008; 이준득, 2005). 즉,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다른 상황에서 다른 대상에게 전위된

(displaced) 형태로 표출한다(조은영, 2011). 분노가 억제될 경우 반추적 과정을 통해 분

노감이 증폭되어 사소한 자극에도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Berkowitz, 1984). 정서표현

에 대한 갈등을 느낄 때, 현실에서는 분노를 억제하다 사소한 자극에도 전위된 공격의 형

태로 나타난다(황멜라, 2017). 따라서 현실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느끼지만, 분노를

억제하게 된다. 반면 사이버 상에서 억제된 분노는 사소한 자극에 반응하여 분노를 표출하

여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나타난다(이인혜, 2014). 최근 두드러지는 폭력의 형태는 관계적

공격성으로 타인에게 신체적 해를 가하기 보다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협박하고, 유언비어

등의 관계적 공격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이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고(박민선, 2017), 김원(2008)의 연구에서 정서표현 양가성

이 높은 아동이 다양한 유형의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표현 양가성과 아동뿐

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의 문제행동이 관련이 나타났다(박하연, 2015). 이러한 선행연구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폭력보다 사이버상에서 관계적 공격성으로

협박하기, 비난하기,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사이버 언어폭력을 가할 수 있다.

위의 연구 결과처럼, 익명의 상황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이버언어

폭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인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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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 정서표현 양가성의 관계

사이버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자신을 표

현하고 싶지만, 표현 하지 못하고 사이버 상에서 표출을 하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

의 특성과 맞물린다고 볼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빗

거나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

서는 사적 자아의식이 더욱 작동되고 그렇게 되면 행위자들은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

던 내적 태도대로 행동한다(이성식, 2001). 탈억제화 되어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공격적인 언어폭력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정완, 2005). 또한,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오프라인 상황과는 달리 지나친 발언을 하거나 오해가 생길수 있다(Kowalski &

Limber, 2007). 그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들보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은 사이

버상에서의 피드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더욱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사이버 언

어폭력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지닌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잘 알아차리지 못할 뿐 아니라

정서표현 양가성을 가진다(이지연, 2008). 이는 수치스러운 자신에 대한 직면을 회피하

고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작용으로, 정서를 인식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됨을 의미한다.(이지연, 2008; 이은영, 2013)

정서표현 양가성을 지닌 사람들은 분노, 화 같은 부정적인 정서표현 하는것에 대해

더욱 어려우며, 평상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데에 갈등하며, 슬픔이나 분노등의 부

정적 정서표현을 표출하기보다는 억제하고, 회피하여 불안과 우울 같은 내면화 문제로

이어진다(Eisenberg & Fables, 1992).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회적 실재감이 낮

고 비대면의 상황이기 떄문에 긴장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상대방을 화풀이의 대상으

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정서표현 양가성을 지닌 사람들은 사이버 상에서 부정적 정서

에 대한 갈등을 느끼지 않고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표출 하여, 사이버 언어폭

력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용자는 익명의 상황에서 해방감을 느끼며, 평소 억누르던 감

정을 표출하기 쉽다. 평소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갈등하던 사람은 그렇

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였을 때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평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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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하였는데 이것은 정서표현 양가성과도 관

련성이 있다.(이인혜, 2014) Parkinson(2001)의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운전상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익명성이 보장된 운전상황 및 비 운전 상황에서의 정서표현 양

가성이 높을수록 공격적인 행동을 더 잘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익명의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아 의식의 작용을 낮추고 탈 억제를 촉진시켜 평소 정서

표현에 갈등을 느끼던 사람들도 사이버 상에서 평상시 표현하지 못했던 부정적 정서표

현을 하기 떄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은 웅대한 자기개념을 갖고

있으며, 타인의 비판이나 반응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로 인해 부정적

정서증가 시키며, 사이버 언어폭력을 보일 수 있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

은 거절과 부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정서표현

양가성을 지닌다. 이는 오프라인 상황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이 정서표현을

어려워 하지만 사이버 상황에서는 자신의 정서를 공격적으로 표출 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내현적 자기애는 사이버언어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내현적 자

기애로 인한 정서표현 양가성은 사이버언어폭력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로 인해 나타나는 사이버언어폭력에 선행하는 정서

표현 양가성은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에서 매개역할을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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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라남도 M시에 위치한 M, Y고등학교, G광역시에 위치한 G 고등학교의

재학생 1∼3학년 남·여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

답을 제외하고 남학생 154명(42.5%), 여학생 208명(57.5), 총 36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하였다.

B.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45문항), 사이버언어폭력을 측

정하기 위한 설문지(20문항), 정서표현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21문항)로 총 세

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척도는 모두 자기 보고식 척도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내현적 자기애척도(CNS)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비 임상집단을 대

상으로 개발 하였다. 총 45문항이며, 5점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45점에서 2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하위척도를 도출하였는데,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 2개는 인정욕구 / 거대자기 환상(9문항),

착취 / 자기중심성(9문항)으로 명명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 고유요인은 목표불안정(9

문항), 과민 / 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척도 개발자들

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91이었고, 각 요인별로는 순서대로 .92, .82, .78, .84, .8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92이었으며, 각 요인별 순서대로 .82, .806, .865, .864, .594 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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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목표불안정 5, 15, 20*, 23, 29, 30, 37*, 42, 44 9 .82

인정욕구/

거대자기환상
2, 6, 7, 13, 17, 24, 33, 38, 43 9 .806

착취/ 자기중심성 4, 9, 11, 12, 16, 22, 27, 35, 45 9 .865

과민/ 취약성 3, 8, 10, 14, 19, 25, 26, 31, 36, 40 10 .864

소심/ 자신감부족 1, 18, 21, 28, 32, 34*, 39, 41 8 .594

전체 25 .92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자기개념 1, 2, 3, 4, 5, 6 6 .927

모욕감 7, 8, 9, 10 4 .941

전체 10 .961

<표 1> 내현적 자기애 성격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역채점문항

2. 사이버언어폭력척도

본 연구에서 사이버언어폭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구자관(2007)이 카지노 딜러

가 개발한 검사지를 김현진(2013)이 사이버 언어폭력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검사지

를 이용하였다. 구자관의 언어폭력 검사 11개 문항은 자아개념손상 6문항, 모욕감 5문

항으로 자아개념 손상영역, 모욕감 영역 2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사이버 언어폭

력 유형 및 정의를 바탕으로 검사지를 재구성하였다. 검사에 대한 모든 응답은 1점 ‘전

혀안했다’ 또는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많이 했다’ 또는 ‘매우 그렇다’ 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 정도 및 위

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를 추정한 결과 사이버언어폭력 척도의 전체 신뢰

도는 .961로 나타났으며, 문항구성 및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표 3>와 같다.

<표 2> 사이버언어폭력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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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자기방어적양가성
1, 2, 3, 4, 5, 6, 7, 9 

,10, 11, 12, 14, 15
13 .893

관계관여적양가성
8, 13, 16 , 17, 18, 19, 

20, 21
8 .845

전체 21 .922

3.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EQ-K)

정서표현 양가성을 측정한 척도는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갈등 척

도를 최해연(2008)이 한국문화의 맥락에 맞게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갈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AEQ-K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고 싶어 갈등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느끼는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인 ‘자기 방어적 양가성’

과 타인중심적으로 관계성을 고려하기 떄문에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인

‘관계관여적양가성’의 이 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총 21문항 5점 Likert 척도이며

문항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느끼는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며 갈등하는 경향

이 많음을 뜻한다.

위 척도가 비록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지만, 김현주(2013)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2 이였으며, 박하얀(2015)의 연구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92 신뢰도를 보였으며 정서표현 양가성은 아동, 청소년, 성인 세 집단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성인과 고등학생의 정서표현 양가성의 차이는 문제행동에서만 차이

를 보였다. 이에 고등학생 대상으로 본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를 추정한 결과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의 전체 신뢰

도는 .922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방어적 양가성의 내적 합치도는 .934 관계관여적 양가

성의 .893 정서표현 양가성의 내적 합치도는 .937로 나타났으며 문항구성 및 하위요인

의 신뢰도는 <표 3>와 같다.

<표 3> 자기성찰지능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N =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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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연구절차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와 전남에 위치한 3개고등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다. 2017년 0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약 2개월 동안 G광역시, M시에 소재한 G, M,

H 고등학교 1, 2, 3학년 남, 여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누락된 27

부의 데이터를 제외한 총 373부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내현적자기애, 사이

버언어폭력, 정서표현양가성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의 동의를 구한 뒤 연구의 목적

및 설문지 응답방법 등을 설명한 후 실시하였다. 설문시간은 15~20분 정도 소요되었

다.  

D.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Statustics 23.0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와 가설을 측정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계수를 검증하였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 사이버 언어폭력, 정서표현 양가성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내현적 자기애가 사이버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

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분석 방법은 다음

과 같다. (1)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 독립변인이 매

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첫 번째 단계에서보다 세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에서 더 적게 나타나야 한다.

다섯째,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인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변인 간 모델별 Sobel test(절대값>1.96)를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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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구분 N(%)

성별
남 154(42..5)

여 208(57.5)

학년

1학년 69(19.1)

2학년 233(64.4)

3학년 60(16.6)

연령

16 74(19.9)

17 215(59.4)

18 64(17.7)

19 9(2.5)

Ⅳ. 연구결과

A. 기술 통계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4>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382)

※ 결측치에 의하여 요인간 빈도에 차이가 있음.

피험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제시된 <표>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연

구 대상자의 수는 남자는 154명(42.5%), 여자는 208명(57.5%)이었다. 연령은 16세 74명

(19.9), 17세 215명(59.4)으로 가장 많았으며, 18세 64명(17.7), 19세 9명(2.5)이다.

학년은 1학년 69명(19.1%), 2학년 233명(64.4%)이 가장 많았으며, 3학년 60명(16.6%)

이다.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내현적 자기애, 사이버

언어폭력, 정서표현양가성의 기술 통계치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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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내현적 자기애 1 .357** .416**

2. 사이버언어폭력 .357** 1 .242**

3. 정서표현 양가성 .416** .242** 1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내현적 자기애 125.93 26.165 174 57

사이버언어폭력 20.22 10.332 50 10

정서표현양가성 65.72 14.145 100 21

<표 5>주요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362)

3. 상관관계 분석

먼저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 사이버언어폭력, 정서표현 양가성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기 위하여 Pe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6>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N=362)

**p < .01

표 5에서 주요 변인들과 주요 변인들의 하위요인들간의 상관관계의 결과, 내현적 자

기애 성격과 종속변인인 사이버 언어폭력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r=.357,p<.01)

내현적 자기애적 성격과 매개변인인 정서표현 양가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

으며(r=.416, p<0.1), 정서표현 양가성과 사이버언어폭력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

냈으며(r=.242,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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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² F

1단계

내현적자기애
사이버언어폭력 .141 .019 .357 7.252*** .127 52.584

2단계

내현적자기애
정서표현양가성 .225 .026 .416 8.688*** .173 75.486

3단계

내현적자기애

정서표현양가성

사이버언어폭력

.122 0.21 .310 5.749***

.138

52.584

.083 .039 .113 2.103* 52.584

B.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

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내현적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알

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대

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6>과 같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청소년의 내현적자기애가 종속변인인 사이버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357, p<.001>, 청소년의 내현

적 자기애가 매개변인인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

=.225, p<.001),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정서표현양가성의 영향력이 유의

하였으며(β=.113, p<.05>, 청소년의 내현적자기애가 사이버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력

이 첫 번째 방정식(β=.357)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β=.31). 이에 따라 내

현적 자기애를 독립변인으로, 사이버언어폭력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

설명량이 12%이었으며, 내현적자기애와 정서표현양가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사

이버언어폭력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 설명량이 13%로 증가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정서표현양가성은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

력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내현적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N=362)

'P<0.5, 
**p < .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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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검증성을 높이기 위하여 Sobel-test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내현적자기애와 사

이버언어폭력 사이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Z값을 검증해 본 결

과, Z 값이 2.45,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

가 사이버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서표현 양가성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 되었고 정서표현 양가성의 부분 매개효과를 도식하여 그림 <그림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내현적 자기애가 사이버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부분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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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A.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이버언어폭력이 급증하는 가운데 사이버언어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가 사이버언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힌 연구들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내현적 자기애가 사이버언어폭력에

영향을 주며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 양

가성이 매개변인으로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

버언어폭력의 사이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경험적인 증거를 마련하고, 내현적 자기애

가 성격적인 차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청소년 상담 장면에서 보다 다루기 쉬운

요인들에 초점을 맞춰 보다 효과적인 치료적 계획가 개입을 제시 해보고자 하였다. 연

구결과 및 시사점을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 정서표현 양가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첫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는 사이버언어폭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사이버 상에서 언어폭력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이 사이버언어폭력을 더 많이 하는 선

행연구(박수현, 2015)와 일치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다른 사

람들과의 갈등을 빗거나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 하

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워 오프라인

보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다. 사적 자아

의식이 더욱 작동되고 그렇게 되면 행위자들은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내적 태도대

로 행동한다(이성식, 2001) 또한 탈억제화 되어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공격적인 언

어폭력을 보일수 있다는 연구와 비슷한 맥락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얼굴

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오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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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황과는 달리 지나친 발언을 하거나 오해가 생길수 있다(Kowalski & Limber,

2007). 그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들보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은 사이버상에서

의 피드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더욱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는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내현적 자

기애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의 성향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이은영

(2013)은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의 경우 부정적 평가에 대하여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기 떄문에 자기 내부의 부정적이고 취약한 자존감에 주의를 기울여 그것에만 초점

을 맞추기 때문에 정서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무시하거나 회피하는식의 소극적

이고 부적응적인 방식을 주로 선택한다고 한다(신혜인, 2009).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

향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정서를 회피하거나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그에 대한 두려움

으로 인해 정서표현의 양가성을 더욱 잘 나타낸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정서표현 양가성과 사이버언어폭력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정

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사이버언어폭력을 더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이인혜, 2014)

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정서표현 양가성은 평소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하

지 못하고 갈등하던 사람들도 사이버공간에서는 더욱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여 평

소보다 언어적이든 혹은 다른 방식으로든 더욱 행동화할 가능성이 높다.

Parkinson(2001)의 선행연구처럼 사이버공간처럼 익명의 상황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을

지닌 사람들의 경우 사이버 언어폭력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을 선정하였는데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 간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 상정한 가설

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지님으로써 자신의 정서나, 생각, 감정을 표현하고 싶지만 억압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모호하고 관계에서 취약성과 심리적 불편감을 느낀다(우성범,

2012) 오프라인 상황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지닌 사람들은 온라인 상황에서

사적 자아의식이 더욱 작동되어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분노나 적대감을 사이버 언

어폭력으로 표현하게 된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다른사람들의 평가를 민감

하게 받아들여, 사이버 상황에서 실제상황 보다 더욱 예민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익명의 상황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윤보영, 2011)의 연구와 일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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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며, 억압된 분노감이나 정서표현을 전위된 공격의 형태로 사이버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분노를 사이버언어폭력으로 표출 할 수 있다.

B.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의의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언어폭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환경적 요인이나 실태 연구에 관한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개인적 요인

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사이버언어폭력과 관련된 특성 중 기존 연구에서 상

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지 않은 개인적 특성을 다루었다는 점과 사이버언어폭력 상담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어떤 과정을 거쳐 사이버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내현적자

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

기애 성향과 사이버 언어폭력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을 설정하여

과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가 어떤 과정을 거쳐 사이버언어폭

력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청소년이 사이버언어폭력으

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치기 힘든 성격적 측면인 내현적 자기애를 다루기 보다는 기

능적으로 정서표현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장면에서 정서표현양가성에 관한 상담적 개입

이나 사이버 언어폭력집단의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의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의 사이에 다양한 매개변인이 존재할 수 있으

나, 정서표현양가성만을 연구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매개 변인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내현적 자기애 성격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언어폭력을

많이 보이는 내담자를 위하여 사이버언어폭력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적응적인 요인으

로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 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중재변인의 연구가 추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M, G지역의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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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성인들 또한 최근 사이버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보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표집 대상을 보다 일반화하여 후

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 참여자들

이 방어적 태도로 응답하였을 수도 있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응답에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Freud(1953; Kernberg, 1975)에

따르면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들은 억압이나 부인과 같은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타인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긍정

적으로 보이고자 자기보고식 검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행동 관찰법, 사회측정법, 실험 등 객관적이고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

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사이버언어폭력의 수준이 심각한 내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

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정서표현 양가성이 내현적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의 관계를 부

분매개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로써 후속연구에서는 적절하게 정서표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실질적으로 효과성을 입증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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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항들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문항을 잘 읽으시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적절한 

   숫자에 “O”표 해주십시오. 평소 자신을 떠올리면서 빠짐없이 모든 문항에 대하여 성  

   의껏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약

간 

그

렇

다

보

통

이

다

어

느

정

도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  

기를 바란다.
1 2 3 4 5

3 비판을 받을 때, 나는 쉽게 굴욕감을 느낀다. 1 2 3 4 5

4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증명해 보이  

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많은 돈을 쓰기를 바란다.
1 2 3 4 5

5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갈

피를 못 잡고 있다.
1 2 3 4 5

6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처럼 그려

보고 싶다.
1 2 3 4 5

7
나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다.
1 2 3 4 5

8 나는 가끔 남의 비평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1 2 3 4 5

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해 올 때에 때때로 짜증이  

난다.
1 2 3 4 5

10 가족들 중에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   1 2 3 4 5

부록

<부록 1> 내현적 자기애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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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1
나에게 즐거운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12

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로 와서 내 시간을 요구하

거나 공감해 주기를 요구할 때 말은 못해도 괴롭고 귀

찮다.

1 2 3 4 5

13
나는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  

를 바란다.
1 2 3 4 5

14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15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1 2 3 4 5

16 속기 보다는 차라리 남을 속이는 것이 좋다. 1 2 3 4 5

17
나는 내게 부족한 것(예를 들면, 외모나 돈, 혹은 능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가 난다.
1 2 3 4 5

18
때때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내 자

신을 주장하지 못할 때가 있다.
1 2 3 4 5

19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인생은 남들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1 2 3 4 5

20 내 삶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1 2 3 4 5

21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다. 1 2 3 4 5

22
다른 사람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  

우가 있다.
1 2 3 4 5

23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24 나는 여러 가지 일에 모두 뛰어나길 바란다. 1 2 3 4 5

25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 1 2 3 4 5

26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 1 2 3 4 5

27
필요하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  

을 교묘하게 이용할 것이다.
1 2 3 4 5

28
나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든 항상 사람들 눈에 띄지 않

는 구석진 자리에 앉는 편이다.
1 2 3 4 5

29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1 2 3 4 5

30 직업을 통해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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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나는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면, 두고두고 생각하며 괴  

로워하는 편이다.
1 2 3 4 5

32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활기가 적은 편이다. 1 2 3 4 5

33
나는 사람들이 왜 나의 장점을 더 알아주지 않는지 의

아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34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 앞

에서도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
1 2 3 4 5

35 나는 나에게 득이 될 때만 ‘공평의 원칙’을 지킨다. 1 2 3 4 5

36
나는 친구들과 함께 서 있을 때 조차도 종종 매우 외  

롭고 불편하다.
1 2 3 4 5

37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낀다. 1 2 3 4 5

38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39 나는 혼자서는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40
요 며칠동안 나는 계속 슬프고 우울했는데 쉽게 이런  

기분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1 2 3 4 5

41
누군가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힘이 

든다.
1 2 3 4 5

42 나는 일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1 2 3 4 5

43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1 2 3 4 5

44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말 모른다

는 

것이다.

1 2 3 4 5

45
기회만 된다면, 나는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

할 것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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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제시되는 문항을 읽고,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채팅, 메신저, 이메

일, 쪽지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

는 곳에 O표시를 해주세요. (문항의 인터넷은 사이버 공간; 게시판, 카페 및 블

로그, 게임, 채팅, 메신저, 이메일, 쪽지, sns 등을 포함합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안했

다

거의

안했

다

보통

이다

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1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2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어 인

신공격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3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무시

하는 글을 쓴 적이 있다.
1 2 3 4 5

4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평소 행동을 비

난하는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1 2 3 4 5

5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다른 사람의 글에 

연속적으로 글을 써서 도배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겁

을 주는 등의 협박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7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과 리플을 통해 싸

운 적이 있다.
1 2 3 4 5

8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 외모에 대하여 비

하하거나 놀리는 글을 쓴 적이 있다.
1 2 3 4 5

<부록 2> 사이버언어폭력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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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번호에 O 표시를 

해주세요.

9
인터넷에서 공인이나 다른 네티즌을 공격

한 적이 있다.
1 2 3 4 5

10
인터넷에서 다른 네티즌이나 연예인에 대

해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린 적이 있다.
1 2 3 4 5

문 항 내 용
전혀

안했

다

거의

안했

다

보통

이다

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1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

게 표현할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렵다.
1 2 3 4 5

2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로 

인해 나 자신이 당황하게 되거나 상처받게 

될까 걱정이다.

1 2 3 4 5

3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1 2 3 4 5

4
종종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 할 

수 가 없다.
1 2 3 4 5

5
내 문제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정말 이야

기 하고 싶지만. 떄때로 그러지 못한다.
1 2 3 4 5

<부록 3>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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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지만, 적당한 말

을 찾기가 어렵다.
1 2 3 4 5

7
종종 내가 느끼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고 싶지만 왠지 망설여 진다.
1 2 3 4 5

8

비록 가까운 사람들에게 온당한 일은 아니지

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의 부정적인 느낌

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1 2 3 4 5

9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1 2 3 4 5

10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감정들을 감춰두려 

하지만, 떄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

고 싶다.

1 2 3 4 5

11
정서적 반응을 좀 더 즉각적으로 드러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것 같다.
1 2 3 4 5

12

내가 그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

다는 것을 말했더라면 하고 회상할 때가 있

다.

1 2 3 4 5

13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죄책감을 느낀

다.
1 2 3 4 5

14
나의 애정을 좀 더 겉으로 표현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15
나는 화를 참으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

해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16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그것이 계속 마

음에 걸린다.
1 2 3 4 5

17

누군가 나의 신경을 건드릴 때, 느끼는 바를 

말하고 싶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려 

한다.

1 2 3 4 5

18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할떄조

차 나는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한

다.

1 2 3 4 5

19 내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남자 / 여자친구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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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았으면 하면서도 남자 / 여자 친구에 

대한 질투심을 억누르려 한다.

20
화를 낼까 하다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

다.
1 2 3 4 5

21
때떄로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싶더라도 나는 

언제나 기분을 다스리려 노력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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