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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문초록>

인터넷중독이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김  미  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지도교수 박 태 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현황과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였다.

  첫째, 학교급별․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인터넷 이용시간․이용목적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는 어떠

한가?

  셋째,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적응성, 충동성, 책임성,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인터넷 중독과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가?

  연구대상은 제주시내 초등학교 5학년 282명, 중학교 2학년 274명, 고

등학교 1학년 528명으로 총 1,084명(남학생: 505명, 여학생: 579명)이다. 

* 본 논문은 200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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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 중 첫째, 인터넷 중독 검사는 인터넷 중

독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Young의 온라인 중독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제작한 5점 척도로 된 인터넷 중

독 검사(Internet Addiction Test)를 윤재희(1998)가 번안하여 이를 청

소년들에게 적합하도록 이선희(2000)가 사용한 검사를 본 연구에서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사회적응력 척도는 정원식․김호권(1965)의 성격검사와 이상

로․변창진․진위교(1969)의 성격진단검사, Miller의 사회친밀성 척도

(Miller Social Intimacy Scale:MSIS, 1982)와 Turner의 3인이 공동 제

작한 사회관계척도(Provision of Social Relation:PSR, 1983)에서 전미

향(1997)이 사회성과 관련된 문항들을 추출하여 사용한 것을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

리하였고, χ2 검증을 실시하여 학교급별, 성별, 인터넷 사용시간, 이용

목적등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고, 

인터넷 중독에 따른 사회적응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

하였으며, 또한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응력과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은 중학생이 가장 심하다

  둘째, 인터넷 중독 집단은 비중독 집단에 비해 주당 인터넷 사용시간

이 길며, 이용목적에서는 게임․오락의 빈도가 높다.

  셋째,  인터넷 중독 집단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회피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적응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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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인터넷 중독 집단은 어떠한 판단이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 즉흥

적이거나 자신의 순간 기분에 따라 행하는 충동성이 높다.

  다섯째, 인터넷 중독 집단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성실히 끝까지 처리하는 책임성이 낮다. 

  여섯째, 인터넷 중독 집단은 책임성과 적응성에 대해서 부적 상관관

계로 중독 집단일수록 책임성과 적응성은 낮으며, 충동성과는 정적 상

관관계로 중독 집단일수록 충동성이 높다.

  결국 인터넷 중독과 사용실태현황과의 관계에서 학교급별로는 중학

생인 경우,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수록, 이용목적이 인터넷게임 일수록 

인터넷 중독 집단일 경우가 높다.  그리고 인터넷 비중독 집단에 비해 

중독 집단은 적응성, 책임성은 낮으며, 충동성은 높다. 즉, 인터넷 중독

일수록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은 현저히 낮다. 

  본 결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시사는 요즘 청소년들이 인터

넷의 무절제한 사용으로 사회적응력을 약화시키게 되는데 이에 청소년

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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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80년대 이후 PC보급이 증대함에 따라 현재 인터넷 사용은 급속

히 확산되어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가 및 연령층이 다양해지고 있다.  

  월 1회 정기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인구만 보더라도 

1999년에는 10,860명, 2000년에는 19,040명, 2001년에는 24,380명으로 

매년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7세∼19세 청소년의 이용 인구수

도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 전체 중 93.3%를 차지하며, 초등학생 

88.4%, 중학생 99.8%, 고등학생 99%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한국

인터넷정보센터, 2001).

  이렇듯 청소년이 인터넷을 접할 기회와 사용인구수가 증대됨에 따

라 인터넷은 청소년들만의 또 다른 새로운 문화의 장을 제공하고 있

다. 청소년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색다른 방식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자신의 취미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하면서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그들의 휴식 및 정보습득의 공간이 되어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면이 있는 반면, 무절제하고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및 심리적,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

서 학업, 품행문제 및 사회화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후 출간될 DSM-Ⅴ에 하나의 정신과적 장애로 추가될 정도이다

(Zenhause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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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berg(1996)가 인터넷 중독 장애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함

으로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그 후 현재까지 여

러 학자들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

는데 그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학업적․직업

적․관계적․신체적․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화에 미치는 부모와 가족의 영향력

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또래 집단과 매체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증

가하고 있다(Bronfenbrenner, 1970). 그리고 다양한 전자 매체는 이미 

정체감이 형성된 성인보다는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

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이소영, 2000).

  청소년기는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관점이 넓어지고 다양해지므로 

나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적 적응이 요

구되는 시기이다. 또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신체적 욕구가 집중적

으로 표출되며, 정서적으로 강렬해지고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함께 

생리적, 사회적, 자아적 욕구가 고조되므로 욕구좌절이 많게 되어, 특

히 사회적 적응이 중요하다(전미향, 1997).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2000)의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을 

평소 친구 이상으로 여기고 즐기는 경우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조

사대상자 중 49.1%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나 가

족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인터넷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

고 있어 인터넷 사용이 청소년이 현실 사회안에서의 적응 정도에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효정(1999)은 인터넷 중독자들의 문제로 새로운 유형의 인간 소

외 현상과 가족,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대인관계의 문제 및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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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응 현상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은 현대인들에게 유용성도 있지만 과도하게 몰

입하게 되면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학습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

술과 능력,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의사소통 기

술이 저하된다. 그리고 현실과 괴리를 느끼고, 실생활의 인간관계에 

무심해지며 결국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상태로 발전된다(윤재희, 

1998: 송원영, 1998: 이병국, 1999: Young, 1996b, 1996c).

  이렇듯 점차 인터넷 이용자의 연령이 초․중․고등학생으로 확산

되어감에 따라 인터넷 중독 또한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인

터넷 중독의 영향 중에 하나로 아직 사회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의 약화가 심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현황과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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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인터넷의 중독이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학교급별․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는 어떠한

가?

  둘째,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시간․이용목적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

이는 어떠한가?

  셋째,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적응성, 충동성, 책임성,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인터넷 중독과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Ⅰ  청소년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라 인터넷 중독에는 차이가 있

을 것이다.

  가설Ⅱ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과 사용목적에 따라 인터넷 중독에

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Ⅲ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1 적응성 영역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2 충동성 영역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3 책임성 영역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4 대인관계 영역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Ⅳ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응력과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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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에 대한 이론적 기초로 인터넷 중독의 개념과 원인, 

증상, 사회적응력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응력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인터넷 중독의 개념과 원인

  최근에 들어 사회곳곳에서 인터넷 중독의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정확한 개

념이 확립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에서 인

터넷 중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독(addiction)이라 하면 주로 약물중독을 의미한다. 중독증은 내성

(tolerance)과 금단현상(withdreawal symptoms)을 동반한다 그러나 마

약과 같은 의존성 약물 이외에 충동조절 장애에 의해서도 중독증이 나

타난다(어기준, 2000).

  “중독증”의 진단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탐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며, 의존성, 내성 및 금단 증상의 발현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또 증상의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이며 만성화되어 신체, 심리, 사회 및 직업활동에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되어야 비로소 ‘중독현상’으로 볼 수 있다(송

원영, 1998).

  즉, 중독의 범위는 약물중독같이 초기의 국한된 개념에서 오늘날 과

도한 특정행위(병적 도박, 폭식증, 스포츠, 쇼핑, 게임등)들로 그 영역이 

더욱 확장되어지고 있다. 중독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특정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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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집착과 몰두로 인하여 그것에 의존하게 되고 내성과 금단현

상을 보이며 그 특정행동 때문에 주위의 인간관계, 사회관계에서 갈등

을 야기한다. 그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의지로 조절이 불가능하게 되

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장애로 인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안에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이다.

  인터넷 중독이란 개념은 Goldberg(1996)가 병리적으로 강박적인 인

터넷 사용을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 IAD)라고 

사용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용어로서 학자마다 각기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Young(1996a)은 병리적 인터넷 사용(Pathological 

Internet Use; PIU)라고 분류하고 자신의 논문을 통하여서는 인터넷 의

존자(Dependent Internet User)라고 부르고 있다. 그 외에도 

Greenfield(1997)의 강박적 인터넷 장애(Compulsive Internet Disorder)

와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 Suler(1996a)의 컴퓨터 및 가상공

간 중독(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등이 있다(송명준 외, 

2000). 이런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인터넷 중독이라는 포괄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Goldberg(1996)은 인터넷 사용이 더 많은 사용을 해야 만족을 느끼

게 되는 ‘내성’, 인터넷 사용을 중단하거나 감소하면 정신 운동성 초조

나 불안, 혹은 인터넷에 대한 강박적 사고나 환상(또는 백일몽)과 같은 

증상이 일어나는 ‘금단’, 이와 함께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 중요한 사회

적, 직업적, 활동이 포기되는 사태가 12개월 중에 발생할 시에 이를 ‘인

터넷중독장애’라고 일컫는다.

  Young(1996b)은 다양한 사례와 그 치료 경험을 통하여 인터넷이라

는 것이 충분히 중독에 빠져들 만큼 강력하며, 그 위력은 일상생활을 

파멸로 이끌 만큼 위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의문을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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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주었다. 그녀는 수많은 인터넷 중독자들과의 면접과 심리치료를 

통하여 인터넷중독이 가상공간의 비현실적인 관계로 인하여 가정파탄

을 초래하고, 억제할 수 없는 사용은 학업문제를 일으키며, 또한 업무

시간의 인터넷 사용으로 직장에서 상사와 문제를 일으켜 퇴직까지도 

당하는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을 강조하였다.

  Griffiths(1997)은 마약이나 알콜과 같은 약물만이 중독의 위험이 있

는 것은 아니며, 도박, 과식, 성행위, 운동, TV 및 컴퓨터 게임 등 인간

의 모든 활동이 중독 될 수 있음을 보여, 인터넷 중독에 관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양한 이견들을 세가지 

관점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중독으로 규정하는 입장으로 인터

넷 중독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하는 Young(1996a)과 인간이 중독 되

는 것은 두 가지, 약물 중독과 행동적 중독이 있는데 인터넷 중독은 행

동적 중독에 해당한다는 Griffiths(1997) 입장이다(송명준 외, 2001, 재

인용).

  두 번째 관점은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하나의 독립된 중독 장애로 

보기보다는 과도한 컴퓨터 사용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터넷 중독자들은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부터 컴퓨터에 중독

되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인터넷 중독자가 단순히 인터넷 사용 하나

에만 몰입한다기 보다는 다양한 컴퓨터 사용의 일환으로 인터넷에 사

용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송명준 외, 

2001).

  마지막 관점은 인터넷 중독이 사회적 관심으로 부각되고 과도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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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사용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Suler(1996a, 1999)는 인터넷 중독

이 타당한 진단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이라는 것은 세가지 종류가 있어, 

진정한 인터넷 중독이라는 것은 그 수가 매우 적으며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잠시 매료되었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대부분 인터넷 중

독이라는 것은 실제라기보다는 메스컴에 의한 부풀리기라고 주장한다.

 이상의 세 가지 접근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인터넷 중독이 하

나의 행동적 중독 장애로서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나올 DSM-V에는 하나의 새로운 장애로서 “가상현실 장애

(Cyber disorder)"가 생겨나게 될 예정이어서 그 영향력이 크다

(Zenhausen, 1995: 송명준 외, 2001, 재인용).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때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공간에 장시간 몰입

함으로서 자신의 현실 생활에서의 맡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

를 말한다.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살펴보면 사회적 현상과 개인적 욕구에 의한 

비인터넷 측면과 인터넷이 갖는 특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비인터넷 측면에서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사회적 현상적 측면

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Slouka(1996)는 “통신상의 세계는 지난 2∼3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가족의 붕괴, 지역사회의 붕괴, 물리적 환경의 악화 등의 문화적 변화

에 대한 반응이다. 이러한 대안적 세계가 점차 우리에게 상당히 매력적

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현재의 세계에 대한 대안적 세

계로서의 인터넷이 가지는 매력에 의해 인터넷중독의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또한 현재의 사회적 현상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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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모으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사회가 인터넷으로 사람

들을 몰아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터넷 중독의 근원을 사회적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김옥순․홍혜영, 1998, 재인용).

  비인터넷 측면 두번째로 개인적 욕구를 들 수 있는데 Goldberg(1996)

는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일정한 수준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더 많

은 시간을 온라인 상에서 보내기를 원하게되고 그에 따라 인터넷과 접

속이 되지 않을 때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현상에서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는 인터넷 중독자가 인터넷에 너무 몰입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

을 깨닫지만 인터넷사용을 중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독자들은 자연

히 사회적이거나 직업적인 사교활동 혹은 여가나 취미활동을 줄이면서

까지 인터넷 사용을 계속하게 된다고 주장한다(김옥순․홍혜영, 1998, 

재인용).

  다음으로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인터넷이 갖는 특징으로 보는 입장

이다. 인터넷 중독의 원인으로는 익명성, 개방성, 사회적 지지, 게임이 

갖는 특징 등이 있다. 

  이중 가장 강력한 요인은 현실세계와 다른 모습, 즉 자신이 원하는 

신분으로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익명성이다. 또

한 익명성의 특징으로 인해 인터넷 공간에서 음란물 사이트를 자유롭

게 검색을 하며 대화방에서도 성(性)에 관련된 음담패설을 서슴치 않

고 나눌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 시기의 절제된 성적인 욕구를 인터넷 

상에서 간접적으로 충족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개방성이다. 가상공간의 개방적인 특징은 방대한 정보가 자유

롭게 유통되게 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간

과 돈을 획기적으로 절약하며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장점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그리고 가상 공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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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청소년들이 광범위하게 장악하게 되면서 청소년들에게 무한한 가

능성과 함께 더 강력한 힘을 부여하고 있다(어기준, 2000).

  셋째는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이다. 청소년들은 현실생활에서 만

족되지 못하는 사회적 지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는 현실생활에서 받는 것보다 더 강하

게 느껴진다. 자신의 고민거리,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마음껏 

토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친밀한 관계를 이끈다고 할 수 

있다(강지선, 1999).

  넷째로는 인터넷에 중독되는 대부분이 게임에 중독된 경우임을 감안

할 때 게임이 갖는 특징을 들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게임에서의 승부

에서 자신의 세력을 넓혀 감으로써 현실에서 갖지 못한 힘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실제로 자신에게 유능한 힘(power)이 있다고 생각

하게 된다(윤재희, 1998). 실제 보이지 않는 상대방과의 게임에서 승리

했을 때의 흥미감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빠져드는 가장 강력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이소영, 2000). 

  그리고 인터넷이 갖는 특징을 중독의 원인으로 보는 여러 학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Suler(1996b)는 인터넷에 빠지게 

되는 것은 인터넷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라고 하며 

Maslow(1962)의 욕구 위계이론을 인터넷 사용에 접목시켜 사람들이 

인터넷에 중독적으로 빠지게 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송명준 외 

2001).

  King(1996)은 인터넷 중독원인으로 두 가지, 즉 대인관계 의사소통과 

가상세계의 잠복성을 들었다.

  대인관계 의사소통은 이전의 전화나 편지와는 달리 자신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과의 접촉을 쉽게 할 수 있고, 자신의 비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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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반응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접촉할 수 있는 사회망의 범위를 확

장시켜주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특성이 있다.

  그리고 가상세계의 잠복성은 가상세계에서는 채팅룸이나 이메일 그

룹을 통해서 타인의 활발한 상호작용, 감정, 그리고 생각들을 아무런 

위험 없이 몰래 훔쳐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인은 이를 통해서 현실

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위험 없이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이 매우 긍정적인 강화물이 되어, 인터넷에 빠져들게 된다. 

   Young(1997)은 인터넷에 중독 되는 원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가능

한 것들 즉, 사람들간에 유대감을 갖게 되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

지와, 자유로운 성의 표현으로 인한 성적인 만족감, 현실생활에서와는 

다른 나 자신의 새로운 인격창출과 더불어 현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숨은 성격의 발현, 마지막으로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

정과 영향력들이 사람들을 인터넷에 중독 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

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정리하여 보면 인터넷 문화

로 이끌어 가는 사회적분위기와 현실생활에서는 억제되고 가능하지 않

는 것들이 인터넷이란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표현되고 인정되는 매력들

에 의해 더 오랜 시간 인터넷 공간에 머물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구로 

인한 것이다. 즉, 어느  한 요인의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작용을 통해 점차 인터넷에 중독 되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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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터넷 중독의 증상

 

  중독의 증상은 어떤 대상을 탐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의존성,  

내성 및 금단증상의 발현을 필요조건으로 하며, 증상의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이며 만성화되어 신체, 심리, 사회 및 직업활동에 장애를 유발하

는 경우가 되어야 비로소 ‘중독현상’으로 볼 수 있다(송원영, 1998).

   하지현(2000)은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

상으로 오랜 시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전보다 많이 피곤해 하면, 성

적이 떨어지고, 취미활동에 관심이 없어지며,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pc사용을 주변에서 제지했을 때 반항하고 

화를 잘 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이는 인터넷 중독증상으로는 인터넷에 대한 심리적 의

존, 금단, 학업적 문제, 경제적 문제, 부부간 불화, 직무소홀등이 있으며 

(Young, 1996b, 1997: 이송선, 2001), 송원영(1998)은 인터넷에 중독 되

면 심리적으로나 신체적, 현실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 증상이 나타

날 수 있는데, 그 증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심리적 측면에서는 우선 의존과 내성, 금단증상이 있다. 인터넷

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인터넷을 찾게 되는 심리적 의

존상태가 발생하며, 인터넷 공간에 있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빠져나

오기가 점점 힘들어지며 오래 있어도 작업효율이 떨어지는 내성현상과 

왠지 초조하고 불안해하며 통신상에 무슨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것 같

은 생각이 들고, 어떤 전자우편(E-Mail)이 와 있을지 몹시 궁금해한다.  

특징적으로 이들은 모니터 앞에 앉아서 통신에 연결되는 순간 긴장이 

해소되고 금단증상들이 사라지는 안도감을 느낀다. 금단증상은 심리적 

금단과 신체적 금단의  두 가지가 있는데, 신체적 금단증상이 나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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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한 중독상태임을 의미한다.

  두번째로 신체적 증상으로는 먼저 인터넷 중독자들은 수면시간의 부

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으며, 눈의 피로와 두통, 목이나 어깨의 통

증을 호소한다. 또한 만성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무기력하다고 생각

하게 된다. Orman(1996)은 손목관절의 통증, 눈의 건조함, 요통, 식사

를 거름으로 인한 불규칙적 식사, 개인 위생을 소홀히 함, 수면 패턴의 

변화로 인한 수면장애들이 컴퓨터 중독의 증상이라고 이야기한다.

사회적 증상으로는 가족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우선 가족과

의 대화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가족 단위의 외식이나 여행에 자주 

참여하지 않으므로 가족 구성원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적응 또한 어려

워진다. 또한 통신 이용 시간에 대해서도 부모와 갈등이 있다.

  셋째, 현실생활에서의 중독증상으로는 학업/직업적인 문제에서 나타

나는 증상으로 성적이나 작업 생산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과 공부나 업

무에 몰두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흥미 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학교와 직장에서는 선생님이나 상사의 눈을 피해 졸기도 하고, 

직장인의 경우에는 통신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 늦게까지 남아 있거나 

일찍 출근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사회단체 등 타인과 얼굴을 직접 맞대고 만나는 모임활동에 잘 참여하

지 않게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

고, 사회적 활동이나 지역사회 활동에는 자연히 흥미를 잃게 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인터넷 중독 증상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증상을 정리하여 보면 우선적으로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수면

시간이 부족하게되면서 학업에 소홀하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며, 최근에 인터넷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청소년범죄의 현상을 보

았을 때 청소년들의 충동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친구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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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의 참여를 등한시하게 하며 그 결과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   

 3. 사회적응력의 특징

  사회적응력에 앞서 우선 적응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면, 적응의 사

전적 의미는 생활이 환경의 요청에 응함과 동시에 저절로 여러 요구가 

채워지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즉, 적응이란 개체와 환경

간의 균형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다(김은진, 2001).

  적응의 개념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균형화현상

(homeostasis)과 긴장해소의 개념이다. 균형화 현상이란 Cannon(1932)

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궁극적으로는 생명유지를 위한 신체 여러 

조직의 복잡한 조화 통일 기능에 의해 에너지 전환을 행하면서 내적인 

균형상태를 보전하는 유기체의 작용을 말한다. 긴장해소 개념은 항상 

새로운 긴장 또는 불균형이 생기고, 그 상태를 다시 해소하여 평형을 

회복해 가는 그 과정이야말로 환경 가운데에서의 개체의 존속을 성립

시켜 가는 것이며, 적응이란 기본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과정을 의미한

다. 다만 이러한 경우, 강조되는 점은 동적인 평형이고 평형의 회복이

나 긴장해소는 본래의 상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보다 복잡하고 발전적인 단계에로 향하는 과정이란 점이다.

  박아청(1999)에 따르면, 적응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외적 적응이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생활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환경의 사회적, 문화적 규범에 따르면서 그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

는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어떤가. 그 때 타인과 협조하고 또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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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관계 속에 있는가 어떤가 하는 면을 본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적 적응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질서를 혼란

케 하거나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타인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일 

또는 타인으로부터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기초로 되어 있는가 어떤가 

하는 것에 적응의 질과 정도가 문제시되는 측면이다.

  두 번째는 개인의 주관적인 세계 즉, 그 인간의 내적인 측면에서 적

응을 보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하나의 행동상보다도 어떤 의

미에 있어서는 의식되고 있는 적응감이 본인에 있어서는 보다 중요하

다. 외부로부터의 평가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기준이나 요구수준에 비

추어서 자기 자신을 긍정 또는 수용할 수 있는가 어떤가, 그것에 따라 

자기충족감, 자존감정, 행복감을 갖게 된다는 것은 적응의 내적 측면으

로서 중요하다. 

  이상의 두 가지 측면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상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박아

청, 1999). 

  이에 사회적응력은 인간이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

기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

는 과정 모두를 포함한다. 즉, 그가 속해 있는 사회환경과 조화되어 어

울리는 능력이며, 그가 속해있는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사

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능력이다(전미향, 1997). 

  이상으로 살펴보면 적응은 자연환경의 변화에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곤충의 경우에서처럼 생물학에서 유래된 개념이지만 심리학 차원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적응은 비단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들간의 인간관계와 같은 사회환경에의 적응 개념을 내포하고 있

다. 이렇게 인간이 사회환경에 적응해나가는 능력을 사회적응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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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구체적으로 사회적응력은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환경의 변

화에 잘 적응해 나가서 인간관계 등에서 원만하게 어울리는 능력과 더

불어 적극적인 의미로 자신의 요구충족을 위해서는 자신의 사회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회적응력의 특징을 사회적응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응력이 높은 사람은 우선,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즉 자기

결점, 정서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사회환경, 일상생활의 일에 대한 이

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나아가서는 자기 일

에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며, 가정과 사회의 긍정적 환경안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는 가능성이 있다. 즉,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가치, 규범, 질서 등과 일치되는 행동을 통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

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정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 속에

서 자신의 생활에 만족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다 명확

하게 의식하여 자신의 숨은 잠재력을 찾고 이를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다(김은진, 2001: 김미성, 1991 재인용).

  그리고 문화적 제약에 순응하거나 수동적인 적응을 하지 않고 방어

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

받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기자신의 

손상함이 없이 자기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잘 충족시켜가면서 외부 세

계의 가치기준에 잘 부응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고 

이러한 자신감을 스스로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노력 혹은 힘을 갖고 있

으며, 또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할 수도 있게끔 

개인과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한다(김은진, 2001: 김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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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재인용)

  자기통제와 자발성, 순응과 비 순응간의 균형을 맞출 줄 알며, 자기

의 감정을 억제만하지 않고 해방시킬줄도 알며, 충동적인 행동이 비 생

산적이고 해로울 때는 그 충동을 억제할 줄도 아는 사람으로 (전미향, 

1997),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므로 자신이 관심과 능력에 

알맞는 사회적 역할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선택 혹은 주어진 일

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처리해나갈 수 있다.  

  사회적응력이 낮은 사람은 우선, 자신과 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가기존중감이 낮아지며, 일상생활면에서 많이 소극적으로 위

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모임이나 집단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지 않으려 하며, 자신에게 관계된 문제나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내세우지 않으므로, 소외나 고독의 감정을 자주 느낀다.  

특히, 청소년기에 있어서 사회적 부적응의 징후 중 하나는 친구관계를 

형성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있어서 무능하다(전미향, 1997).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

지하는 사회적 기술을 배울 기회가 적어지며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충동적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며,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또한 

결여되어 있으며, 환경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적고 또 환경을 상당히 바

꾸어 버리는데, 그것은 어디에 가든 적대적인 행동으로 불쾌한 분위기

와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뿐 아니라, 앞으로 성인기에 자신의 환경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므로, 청소년기의 사회적응력 발달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전미향, 1997).

  이에 사회적응력의 특징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해나가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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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배워나가며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

으며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충동적인 행동이 주위에 피

해를 줄 수 있을때에는 잘 억제하고 사회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을 신중하게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갖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응력을 적응력, 충동성, 책임성, 대인관

계의 4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 하위요인을 중심

으로 살펴보겠다. 

 4.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응력의 관계

  Brenner(1997)는 인터넷을 통한 pc통신, 컴퓨터 게임의 중독이 인터

넷  사용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는 보고하였다. 이처럼 아직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기에 과도한 인터

넷 사용은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청소년기 특징 중 부모나 동료 집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라

는 것이다. 그런 관계속에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며 자신의 사회적 역

할 등을 배워나가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가족간에 대화하고 친구

들과 어울려 지내야 할 시간에 요즘 청소년들은 집이나 pc방에서 인터

넷에 빠져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녀

야 하는 것들은 배울 기회를 잃게 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해나

가는 능력을 키울수가 없게 된다.

  중독에 관한 이론 중 “사회 부적응 이론(social maladjistment 

theory)에 따르면 중독자들은 불만족스러운 대인관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TV 중독증과 관련한 연구에서 이에 대한 몇 가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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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들이 발견되었는데, 어린이들의 중독증은 부모와의 갈등과 관계가 있

으며(Schramm, Lyle & Parker, 1961: Smith, 1986 재인용), 친구를 사

귀는데 있어서의 어려움과도 관계가 있다고 한다(Smith, 1986).

  그리고 Murray(1972)는 중시청자들은 사회부적응, 수동적인 대인관

계, 인내심의 결핍, 그리고 수줍음 등의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터넷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모두 대인관계에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는 없지만 인터넷 중독증에 걸리는 사람들에게서는 흔하게 찾아 볼 수 

있는 특징이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이다. 인터넷 중독 조사에서, 중독

자들이 연인관계, 가까운 친구관계에서부터 심지어 부부, 부모 자식간

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으며, 중독자들의 53%가 

심각한 대인관계 문제를 보였다. 청소년에게 있어 원만하지 못한 대인

관계는 또래 집단에의 소속이나 인정을 중요시 여기는 청소년기에는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이는 또 다시 또래 집단에서의 불승

인, 거부, 소외, 고립을 통한 낮은 자존감, 자기 열등감을 조장하여 새

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더욱 소외되고 고

립되어 결과적으로 부적응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

들게 된다(황수정, 2000; Young(1996b).

  Goldberg(1996)은 인터넷 중독자가 인터넷 사용을 중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독자들은 자연히 사회적이거나 직업적인 사교활동 혹은 여

가나 취미활동을 줄이면서까지 인터넷사용을 계속하게 된다. 이것이 

더욱 심각하게 발전될 경우 수면시간의 박탈을 경험하거나 친구를 잃

거나 또는 학교나 직장에서 배척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

다.   

  또한 Young(1999)는 지나친 인터넷 의존의 결과, 학생들은 성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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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고, 부부관계 등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

생하며, 직장인은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상사와의 갈등을 겪는 등, 

일상생활에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Kraut(1998)가 2년간의 종단연구를 한 바를 따르면 우울은 인터넷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한 사회망(social network)의 축소로 인한 결과이

며, 우울은 이후의 인터넷 사용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가상공간의 지속적인 활용은 사회망을 축소시킬 뿐 아니

라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며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감소시키며, 

그를 고립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오랫동안 가상공간을 활용해 온 사

람들은 자기보고에서도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느끼고 있다. 이는 

적절한 가상공간의 활동과 함께 사회적인 관계, 현실생활에서의 일처리 

기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송원영, 1998).

  인터넷 중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자일수록 대학생활 능력이 떨어진 상태이고, 대학에 적응하는데 어

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험이나 과제를 하는 것에 과도

한 부담을 느끼고, 공부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또한 자신

에 학점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비중독자에 

비해 대학에서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적 유대관계가 약한 편으로, 동아리 등 친목활동에도 잘 참여하지 않으

며, 이로인해 사회적인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올바른 인

간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사례연구를 통해 

지나친 인터넷 사용이 직접적으로 대인관계 문제를 야기한 것은 아닐

지라도, 현실의 면대면 대인관계의 피상성은 인터넷에 중독적으로 빠져

들게 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하였다(송명준 외, 2000). 

  이소영(2000)의 연구에서는 게임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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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충동적이며, 문제해결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실제 문제해결 능

력도 떨어지며, 사회적 능력을 재는 반응 유능성과 대인 협상 전략에서 

중독 집단은 실제적인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정중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 유형에서도 산만형, 비난형, 초이성형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여 지시적이고 명령적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인터넷에 중독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약화되어 대인관계에

서 획득해야 할 사회적 기능을 학습할 수 없게 되고, 자기 통제력의 상

실, 통신을 통한 행복감의 추구, 사용량의 증가, 일상생활의 부적응, 감

정조절능력의 감소, 대인관계의 장애로 인해 사회부적응 상태로 빠지게 

된다(이병국, 1999: 김옥순․홍혜영, 2000)

  이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에게 인터넷은 현실생활에서 충족되지 못

했던 점들을 충족시켜주는 매체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지나친 인터넷 

사용은 오히려 가족과 친구들과 같이 지낼 시간을 박탈하게 되고, 청소

년기에 인간관계를 통해 배워야 하는 사회적응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줄이게 되며 이는 결국 현실생활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하면서 사회환

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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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초등학생 고학년생부터 고등학생까

지로 규정하고 연구의 대상을 제주시내 초등학교(5학년) 2개교, 중학교

(2학년) 남녀공학 2개교, 고등학교(1학년) 4개교(실업계, 인문계)로 정

하였고 학급별 단위로 표집하였다.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총 1,150부를 배포하여 1,123부를 회수하였

고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4명, 인터넷 사용을 안한다고 응답한 5명

을 제외한 1,08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

자는 다음<표Ⅲ-1>과 같다.

<표Ⅲ-1> 학교급별, 성별 조사대상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남 152 123 230 505

여 130 151 298 579

계 282 274 528 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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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측정도구

  1) 인터넷 중독 검사

  인터넷 중독 검사는 인터넷 중독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Young의 온라인 중독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제

작한 5점 척도로 된 인터넷 중독 검사(Internet Addiction Test)를 윤

재희(1998)가 번안하여 이를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도록 이선희(2000)가 

사용한 검사를 본 연구에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인터넷이

나 통신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부적응적인 측면, 조절능력의 상

실, 인터넷이나 통신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이나 기대감등을 포함하고 

있다<표 Ⅲ-2>. 점수 범위는 20점 ∼ 100점 사이이고, 20점 ∼ 49점은 

가끔 인터넷을 오래 사용할때도 있지만 자기 통제력이 있는 상태로서 

자기 조절이 가능한 경우이다. 50점 ∼ 79점인 경우는 인터넷 사용으

로 인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80점이 넘는 

경우는 병리적인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실생활에서 매우 심한 부적응

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중독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20

점에서 49점 사이에 있는 집단을 비중독 집단으로, 50점 이상인 집단을 

중독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α=.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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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 인터넷 중독의 하위요인

구    분 문항번호 문항수

인터넷이나 통신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부적응적인 측면

3, 6, 8, 9, 10, 13, 15, 

18, 19, 20
10

인터넷이나 통신사용의 조절능력

의 상실
1, 2, 4, 5, 14, 16, 17 7

인터넷이나 통신에 대한 강박적

인 생각이나 기대감
7, 11, 12 3

  2) 사회적응력 척도 

  사회적응력 척도는 정원식․김호권(1965)의 성격검사와 이상로․변

창진․진위교(1969)의 성격진단검사, Miller의 사회친밀성 척도(Miller 

Social Intimacy Scale: MSIS, 1982)와 Turner의 3인이 공동 제작한 사

회관계척도(Provision of Social Relation: PSR, 1983)에서 전미향(1997)

이 사회성과 관련된 문항들을 추출하여 사용한 것을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응력 척도는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표Ⅲ-3>), 하위영역중 첫째, 적응성은 개인이 현실에 어떻

게 적응하고 있는가 특히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가 아니면 현실을 회피하는가 하는 것을 뜻

한다. 둘째, 충동성은 판단이나 행동이 기분에 좌우되고 침착성과 자제

력이 결여되는 경향을 뜻한다. 셋째, 책임성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신중히 생각하고 맡은 일을 끈기있게 완수하며 자발성이 강한 정도를 

뜻한다. 넷째, 대인관계는 주변사람들과의 사교능력, 협동성, 친절성, 활

동성 등을 뜻한다(전미향, 1997).

  점수체계는 4점 척도이며 “아주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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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최저 48점에서 192점까지 구성

되어 있다. 부정문항은 역순채점을 적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

회적응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α=.85이다.

<표Ⅲ-3> 사회적응력의 하위영역

사회적응력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적응성
6, 7, 8, 10, 11, 13, 14, 15, 16, 17, 

32, 33, 34, 35, 36, 37, 38, 43
18

충동성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3

책임성 39, 40, 41, 42, 44, 45, 46, 47, 48 9

대인관계 1, 2, 3, 4, 5, 9, 12, 31 8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였다.  

   본 연구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χ
2 

검증을 실시하여 학교급별, 성별, 인터넷 사용시간, 이용목적등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고, 인터넷 중

독에 따른 사회적응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여 

p<.01 과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리

고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응력과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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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해석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학교급별, 성별, 사용시간, 이용목적에 따른 중독의 실태와 중독․비

중독 집단간에 사회적응력의 하위요인의 차이 및 인터넷 중독과 사회

적응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 검증

  다음 <표Ⅳ-1>은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에 대

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의 분포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
2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Ⅳ-1> 학년별,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

  : (%)

구분 비중독 집단 중독 집단 전체 χ
2

학교

급별

초등학생 216(76.6) 66(23.4) 282(100.0)

83.15 **중학생 115(42.0) 159(58.0) 274(100.0)

고등학생 250(47.3) 278(52.7) 528(100.0)

성 별
남 255(50.5) 250(49.5) 505(100.0)

3.66
여 326(56.3) 253(43.7) 579(100.0)

전체 581(53.6) 503(46.4) 1084(100.0)

**:p<.01

  위의 <표Ⅳ-1>에 의하면 학교급별에 따른  중독 집단에 대하여 중

학생의 분포가 58%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52.7% 그리고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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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3.4%로 가장 낮았으며, 학교급별로 본 인터넷 중독의 차이는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요즘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인 경우 

가정에서 부모의 통제에 의해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중학생

인 경우는 고등학생보다 시간적 여유와 아직 자기 통제력이 약한 상태

이기에 인터넷 중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차이에서는 빈도 분포는 남학생이 다소 

높았으나 남녀학생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인터

넷 중독이 성별의 차이와 무관하다는 이선우(2000)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그리고 전체 인터넷 중독 집단의 분포도 46.4%로 그 정도가 점점 높

아지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인 경우는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인터넷

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인터넷 이용시간, 이용유형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 검증

  

  다음 <표Ⅳ-2>은 가설Ⅱ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 이용시간, 

이용 유형별로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의 분포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Ⅳ-2>를 보면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빈도 분포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비중독 집단인 경우 7시간 미만이 

44.9%로 가장 높은 반면, 중독 집단은 7∼14시간 24.9%, 14∼21시간 

23.6%, 28시간 이상도 21.9%로 두 집단간의 이용시간 차이를 보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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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비중독 집단은 인터넷이

용시간이 감소하고 중독 집단은 인터넷 이용시간이 증감함을 보여주며,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수록 인터넷중독경향이 높다는 선행연구(강지선, 

1999: 김세영, 1999)들과 동일한 결과이다. 인터넷 중독 판단기준이 사

용시간만은 아니지만 사용시간이 중독여부에 비중 있는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은 사실이다. 

<표Ⅳ-2>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

     :(%)

구분 비중독 집단 중독 집단 전체 χ2

주당

평균 

사용

시간

7시간 미만 261(44.9) 66(13.1) 327(30.1)

201.87 **

7∼ 14시간 181(31.2) 125(24.9) 306(28.3)

14 ∼ 21시간 74(12.7) 119(23.6) 193(17.8)

21 ∼ 28시간 41(71) 83(16.5) 124(11.4)

28시간 이상 24(4.2) 110(21.9) 134(12.4)

전체 581(100) 503(100) 1084(100.0)

**:p<.01

  다음 <표Ⅳ-3>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목적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빈

도 분포는 비중독 집단인 경우는 이메일/동호회 확인이 39.6%, 게임 

오락이 30.5%, 학습/지식/정보획득이 19.3%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독 

집단인 경우에는 게임/오락이 46.9%로 가장 높았으며, 새로운 만남(채

팅)이 31.6%로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이용목적간에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Young(1996)이 이전에 “중독자와 비중독자간에 이용하는 온라

인 서비스 유형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비중독자들은 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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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해주고, 이미 형성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의 영역을 사용했다. 그러나 중독자들은 고도로 상호 작

용적인 서비스를 통해 주로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의 영역을 이용했다”고 밝힌 연

구를 뒷받침 해주는 결과로써 정보검색을 주로 하는 비중독 집단에 비

해 중독 집단은 게임 서비스, 성인사이트를 주로 이용한다고 밝힌 선행

연구(강지선, 1999: 임효정, 2000)와 같은 결과이다.

  그리고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목적이 음란물을 접촉하기 위한다는 

학생이 중독 집단에서만 5명이 나타난 것도 유념해 보아야 할 문제이

다. 그리고 기타 목적으로는 연예인 홈페이지 검색이 주를 이루고 있었

다.

<표Ⅳ-3> 인터넷 이용목적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

  :(%)

구분 비중독집단 중독 집단 전체 χ2

이

용

목

적

학습,지식,정보 획득 112(19.3) 42(8.4) 154(14.2)

54.56 **

새로운 만남(채팅) 23(4) 28(5.6) 51(4.7)

게임,오락 177(30.5) 236(46.9) 413(38)

음란물접촉 ․ 5(0.9) 5(0.5)

이메일,동호회 확인 230(39.6) 159(31.6) 389(35.9)

시간때우기 18(3) 12(2.4) 30(2.8)

기타 21(3.6) 21(4.2) 42(3.9)

전체 581(100) 503(100) 1084(100.0)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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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사회적응력의 차이 검증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라 사회적응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비중독 집단과 중독 집단간에 사회적응력의 하위요인 영역에서의 

차이를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적응력의 차이 검증

  다음의 <표Ⅳ-4>는 사회적응력 중 적응력이 비중독 집단과 중독 

집단 간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한 결과이다.

 <표Ⅳ-4>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적응력의 차이

구분 N X SD t

학교

급별

초등

학생

비중독 216 53.73 7.13
5.97 **

중독 66 47.74 7.12

중학생
비중독 115 50.86 6.41

6.56 **
중독 159 45.59 6.68

고등

학생

비중독 250 49.15 5.64
6.93 **

중독 278 45.44 6.56

성별

남
비중독 255 51.57 6.86

8.77 **
중독 250 46.35 6.51

여
비중독 326 50.89 6.54

10.10 **
중독 253 45.24 6.85

계(적응성)
비중독 581 51.19 6.69

13.24 **
중독 503 45.79 6.70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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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Ⅳ-4>를 보면 우선 학교급별 적응성의 차이는 초등학생

(t=5.97), 중학생(t=6.56), 고둥학생(t=6.93) 모두 p<.01수준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고, 성별에 따른 적응성의 차이에서도 남학생(t=8.77)과 

여학생(t=10.10) 모두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비중독 

집단이 중독집단에 비해 적응성이 뚜렷하게 높았다. 전체적인 적응성

도 비중독 집단( X=51.19)이 중독 집단( X=45.79)보다 적응성이 뚜렷하

게 더 높으며(t=13.24), 이는 역으로 중독 집단이 적응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한다. 비중독 집단과 중독 집단간에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 

  

  2)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 검증

  다음의 <표Ⅳ-5>는 사회적응력 중 충동성이 비중독 집단과 중독 

집단 간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한 결과이다.

  <표Ⅳ-5>를 보면 우선 학교급별 충동성 차이는 초등학생(t=-8.13), 

중학생(t=-5.83), 고둥학생(t=-8.05) 모두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고, 성별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에서도 남학생(t=-8.05)과 여학

생(t=-10.39) 모두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비중독 집

단이 중독집단에 비해 충동성이 뚜렷하게 낮았다. 전체적인 충동성도 

비중독 집단과 중독 집단간에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 즉, 중독 집단( X=31.44)이 비중독 집단( X=26.54) 보다 충동성이 

뚜렷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중독 집단보다  중독 집단이 충동

성이 높아 판단이나 행동에서 침착성과 자제력이 결여되는 경향을 보

일 수 있다(t=-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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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Ⅳ-5>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

구분 N X SD t

학교

급별

초등

학생

비중독 216 24.29 6.68
-8.13 **

중독 66 32.21 7.69

중학생
비중독 115 27.01 6.68

-5.83 **
중독 158 31.51 6.00

고등

학생

비중독 250 28.26 5.57
-8.05 **

중독 278 31.21 6.08

성별

남
비중독 255 25.69 6.44

-8.05
중독 249 30.35 6.56

여
비중독 326 27.20 6.42

-10.39
중독 253 32.51 5.82

계(충동성)
비중독 581 26.54 6.47

-12.60 **
중독 502 31.44 6.28

 

**:p<.01

 

  3)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책임감의 차이 검증

  다음의 <표Ⅳ-6>는 사회적응력 중 책임성이 비중독 집단과 중독 

집단 간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한 결과이다.

 <표Ⅳ-6>는 인터넷 중독에 따른 책임성의 차이를 본 것으로서 초등

학생인 경우 비중독 집단( X=23.18)과 중독 집단( X=22.17)이 p<.05수

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중학생인 경우 비중독 집단( X

=23.08), 중독 집단( X=22.15)로 여학생인 경우 비중독 집단( X=22.80)과 



- 33 -

중독 집단( X=21.83)간에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

나 고등학생과 남학생인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인 책임성에서는 비중독 집단과 중독 집단간에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비중독 집단( X=22.86)이 중독 집단( X

=22.22)보다 책임성이 뚜렷하게 더 높아 비중독 집단이 중독 집단에 비

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t=-12.60).

 <표Ⅳ-6>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책임감의 차이

구분 N X SD t

학교

급별

초등

학생

비중독 216 23.18 3.49
2.06 *

중독 65 22.17 3.41

중학생
비중독 115 23.08 2.90

2.72 **
중독 159 22.15 2.71

고등

학생

비중독 250 22.49 2.89
.904

중독 278 22.27 2.65

성별

남
비중독 255 22.94 3.41

1.18
중독 250 22.61 2.71

여
비중독 326 22.80 2.92

4.06 **
중독 252 21.83 2.78

계(책임성)
비중독 581 22.86 3.14

3.54 **
중독 502 22.22 2.78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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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의 차이 검증

  다음의 <표Ⅳ-7>는 사회적응력 중 대인관계 능력이 비중독 집단과 

중독 집단 간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한 결과이다.

  

<표Ⅳ-7>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의 차이

구분 N X SD t

학교

급별

초등

학생

비중독 216 21.12 3.33
1.02

중독 66 20.64 3.49

중학생
비중독 115 22.10 3.43

1.77
중독 159 21.33 3.65

고등

학생

비중독 250 21.99 3.39
.57

중독 278 21.82 3.71

성별

남
비중독 255 21.65 3.30

.52
중독 250 21.48 3.69

여
비중독 326 21.72 3.47

.64
중독 253 21.53 3.67

계(대인관계능력)
비중독 581 21.69 3.40

.84
중독 503 21.51 3.68

 위의 <표Ⅳ-7>을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비중독 집단과 중독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학생과 고등

학생의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중

독․비중독 집단 모두 현실적인 인간과의 사고, 행동활동이 이루어지기 

보다 오히려 가상공간을 통한 폭넓은 대인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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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사회적응력의 차이 검증

  다음의 <표Ⅳ-8>는 사회적응력이 비중독 집단과 중독 집단 간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한 결과이다.

<표Ⅳ-8>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사회적응력의 차이 

구분 N X SD t

학교

급별

초등

학생

비중독 216 139.09 13.87
8.12 **

중독 65 123.20 13.68

중학생
비중독 115 133.78 12.96

6.97 **
중독 158 122.91 12.55

고등

학생

비중독 250 130.64 10.74
7.11 **

중독 278 123.60 11.87

성별

남
비중독 255 135.59 13.02

9.18 **
중독 249 125.25 12.25

여
비중독 326 133.47 12.88

11.45 **
중독 252 121.42 12.11

**:p<.01

  위의 <표Ⅳ-8>는 인터넷 중독에 따른 전체적인 사회적응력의 차이

를 살펴본 것으로서 학교급별, 성별로 비중독 집단과 중독 집단 간에는 

p<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

생의 경우 비중독 집단( X=139.09)이 중독 집단( X=123.20)보다 사회적

응력이 뚜렷하게 더 높았고(t=8.12), 중학생의 경우 비중독 집단( X

=133.78)이 중독 집단( X=122.91)보다 사회적응력이 뚜렷하게 더 높다

(t=6.97). 고등학생의 경우도 비중독 집단( X=130.64)이 중독 집단( X

=123.60)보다 사회적응력이 뚜렷하게 더 높다(t=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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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로 보면 우선, 남학생의 경우 비중독 집단( X=135.59)이 중독 집

단( X=125.25)보다 사회적응력이 뚜렷하게 더 높았으며(t=11.45), 여학

생의 경우 비중독 집단( X=134.40)이 중독 집단( X=123.33)보다 사회적

응력이 뚜렷하게 더 높다(t=14.33).

 

 4.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응력의 관계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응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Ⅳ-9> 중독과 사회적응력의 상관관계 검증

구    분 책임성 적응성 충동성 대인관계 사회적응력

인터넷 중독 -.124 ** -.448 ** .467 ** -.010 -.494 **

** : p<.01

  위의 <표Ⅳ-9>는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응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

으로서 전체적으로 중독정도는 대인관계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적응성은 p<.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r=-.448), 책임성에서는 다소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

고 있다(r=-.124). 한편 충동성과는 p<.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r=.467). 

  따라서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아질수록 적응성, 책임성은 떨어지고  

충동성은 늘어나며,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응력 전체와의 상관관계가 

r=-.494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인터넷에 중독될수록 사회적응

력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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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와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사

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는 어떠한

가?

  둘째,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시간, 이용목적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

이는 어떠한가?

  셋째,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적응성, 충동성, 책임성,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인터넷 중독과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선정한 대상은 제주시내 청소년

으로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 34명,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학

생 5명을 제외한 초등학교 5학년 282명, 중학교 2학년 274명, 고등학교  

1학년 528명으로 총 1,084명(남학생 : 505명, 여학생: 579명)이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도구로는 인터넷 중독 검사지와 사회적응력 

척도, 그리고 인터넷 사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이다.

   인터넷 중독 검사는 인터넷 중독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Young의 온라인 중독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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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5점 척도로 된 인터넷 중독 검사(Internet Addiction Test)를 윤

재희(1998)가 번안하여 이를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도록 이선희(2000)가 

사용한 검사를 본 연구에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응력 척도는 정원식․김호권(1965)의 성격검사와 이상로․변

창진․진위교(1969)의 성격진단검사, Miller의 사회친밀성 척도(Miller 

Social Intimacy Scale: MSIS, 1982)와 Turner의 3인이 공동 제작한 사

회관계척도(Provision of Social Relation: PSR, 1983)에서 전미향(1997)

이 사회성과 관련된 문항들을 추출하여 사용한 것을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셋째, 인터넷 이용실태 설문지는 본 연구에 알맞게 인터넷 사용시간, 

이용목적, 사용장소등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진 설문지이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를 이용하여 학교급별, 성별, 인터

넷 사용시간, 이용목적등은 χ2 검사를 통해 알아보았고, 인터넷 중독에 

따른 사회적응력의 차이는 사회적응력의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를 구한 후 t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응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를 보면 

학교급별로는 인터넷 중독자의 빈도가 중학생이 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고등학생 52.7% 그리고 초등학생이 23.4%로 가장 낮았다. 학교

급별로 본 인터넷 중독의 차이는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빈도 분포는 남학생이 다소 높았으

나 인터넷 중독 정도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간에는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전체 인터넷 중독 집단의 분포도 46.4%로 

그 정도가 선행연구에 비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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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58.0%․ 52.7%) 인터넷의 지나친 사용으

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시간, 이용목적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

이에서 우선,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빈도 분포의 차이

는 비중독 집단인 경우 7시간 미만이 44.9%로 가장 높은 반면, 중독 

집단은 7∼14시간 24.9%, 14∼21시간 23.6%, 28시간 이상 21.9%로 두 

집단간의 이용시간 차이를 보였으며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인터넷 이용목적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빈도 분포는 비중독 집단인 

경우는 이메일/동호회 확인이 39.6%, 게임/오락이 30.5%, 학습/지식/ 

정보획득이 19.3%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독 집단인 경우에는 게임, 오

락이 46.9%로 가장 높았으며, 새로운 만남(채팅)이 31.6%로 높게 나타

났으며,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이용 목적간에 p<.01에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

  셋째,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적응성, 충동성, 책임성,대

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선 적응성은 비중독 집단( X=51.19)

이 중독 집단( X=45.79)보다 뚜렷하게 더 높았고(t=13.24), 책임성도 비

중독 집단( X=22.86)이 중독 집단( X=22.22)보다 뚜렷하게 더 높게 나

타났으며(t=-12.60), 충동성은 비중독 집단( X=26.54)이 중독 집단( X

=31.44)보다 뚜렷하게 더 낮게 나타났다(t=-12..60). 그리고 이상의 적응

성, 충동성, 책임성은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인터넷 중독에 따른 전체적인 사회적응력의 차이는 p<.01 수준에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비중독 집단( X=134.40)이 중독 집단( X=123.33)

보다 사회적응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t=14.33). 그러나 사회적응력의 하

위요인 중 대인관계에서는 비중독 집단과 중독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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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인터넷 중독과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

독정도는 대인관계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적응성

은 p<.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r=-.448), 

책임성에서는 다소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r=-.124). 한편 

충동성과는 p<.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r=.467).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아질수록 적응성, 책임성

은 떨어지고 충동성은 늘어날 것임을 나타내며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응력 전체와의 상관관계가 r=-.494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인

터넷에 중독 될수록 사회적응력이 낮아짐을 나타낸다. 

 2. 결론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자의 빈도는 중학생이 가장 높다.

  둘째, 인터넷 중독 집단은 비중독 집단에 비해 주당 인터넷 사용시간

이 길며, 이용목적에서는 게임/오락의 빈도가 높다.

  셋째, 인터넷 중독 집단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회피하지 않

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적응성이 낮다. 

  넷째, 인터넷 중독 집단은 어떠한 판단이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 즉

흥적이거나 자신의 순간 기분에 따라 행하는 충동성이 높다.

  다섯째, 인터넷 중독 집단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성실히 끝까지 처리하는 책임성이 낮다. 

  여섯째, 인터넷 중독 집단에서 책임성과 적응성은 대해서 부적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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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중독 집단일수록 책임성과 적응성은 낮으며, 충동성과는 정적 

상관관계로 중독 집단일수록 충동성이 높다.

  결국 인터넷 중독과 사용실태와의 관계에서 학급으로는 중학생인 경

우,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수록, 이용목적이 인터넷 게임, 채팅, 음란물 

접촉일수록 인터넷 중독 집단일 경우가 높다. 그리고 인터넷 비중독 집

단에 비해 중독 집단은 적응성, 책임성은 낮으며, 충동성은 높으며, 전

체적인 사회적응력은 현저히 낮다.

  본 결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시사는 요즘 청소년들이 인터

넷의 무절제한 사용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응력을 약화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사회적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인

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

다. 

 

 3.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터넷중독 척도는 1996년, Young에 의해 

고안된 척도로서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척도는 미국인의 실정에 맞

게 만들어진 것이기에 우리 나라 실정에 맞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인터

넷 환경에 따른 인터넷 중독 척도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성별에 따

른 중독의 차이, 중독정도에 따른 대인관계의 차이에 대해서 좀더 심층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기존의 연구들은 거의 횡단적 연구의 제한점을 갖고 있는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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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위해서는 종

단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근에 들어서 우리 나라에서도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론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

년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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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Internet Addiction 

on Social Adaptive Power of Youth 

Kim Mi-eun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Tae-soo 

  The Research is designed to examine the present situation of Internet 

addiction of youth and how Internet addiction has an influence on social 

adaptive power of the youth.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set up in order to achieve this aim. 

  First, how different is Internet addiction by school level and by sex? 

  Secondly, how different is Internet addiction by using time and by using 

purpose of the Internet? 

  Third, how does Internet addiction have an influence on social adaptive 

power of youth (adaptability, impulse, responsibility, and personal 

relations)? .

  Fourth,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social 

adaptive power of youth? 

  The study subjects are 1,084(male students:505, female students: 579) 

282 students are from the fif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274 students 

are from the 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and 528 students are from the 

fist grade of high school located in Jeju city. 

  Regarding the measuring tools used in the research first, the Internet 

addiction test is designed to assess whether a research participan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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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cted to the Internet or not and in the research revised and used was 

the test devised by Lee Seonhui(2000) in order to fit for youth, the 

adaptation of Yun Jaehui(1998) was used. The test was composed of a 5 

point scale which 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 led by Young made. 

Second, as the social adaptive power scale the researcher revised and used 

the items related to sociality extracted and employed by Jeon 

Mihyang(1997) from the Personality Test of Jeong Wonsik Kim 

Hongwon(1965), the Personality Diagnostic Test of Lee Sangro Byeon 

Changjin Jin Wigyo(1969), the Miller Social Intimacy Scale: MSIS, 1982, 

and the Provision of Social Relation:PSR, 1983 made jointly by three 

people including Turner. 

  The data collected in the research were processed using the SPSS WIN 

software program, whether significant difference of Internet addiction exists 

or not according to school level, sex, Internet using time, and Internet 

using purpose was examined by means of conducting the verification, the t 

verification was conducted in order to find difference of social adaptable 

power, and moreover correlation of Internet addiction and social adaptive 

power was investigated. 

  The conclusion of the research through the procedure mentioned earlier 

is as follows. 

  First, the Internet addition by school level shows tha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it is the most serious. 

  Second, the group of Internet addiction has longer Internet using time 

per week than that of non-Internet addiction and the frequency of game 

entertainment runs high in regard of using purpose. 

 Third, in case of the group of Internet addiction adaptability to try to 

overcome difficulties instead of evading them when they happen in reality 

is low. 

  Fourth, with the group of Internet addiction impulse to be impromptu 

and behave according to their own momentary feelings in making a 

judgment and taking an action is high. 

  Fifth, regarding the group of Internet addiction responsibility to perform 

the roles and duties given to them to the end diligently is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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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xth, the group of Internet addiction h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responsibility and adaptability and the more addicted the group gets the 

lower responsibility and adaptability become while it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impulse and the more addicted one is the higher impulse 

glows. 

  Consequently as middle school student by school level, the longer 

Internet using time they have, the more using purpose is for Internet 

game the higher the possibility is that they are the group of Internet 

addiction from the view of the relation of Internet addiction and the 

present situation on Internet using realities. And in case of the addicted 

group compared with the non-addicted group adaptability and responsibility 

are low whereas impulse runs high. That is, those who are more addicted 

to the Internet have remarkably low social adaptive power. 

The educational suggestion deduced from the conclusion is that these days 

immoderate Internet use weakens social adaptive power of the youth, so 

emerges the necessity of education of correct Internet use to the youth 

and the development of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 on Internet 

addiction of the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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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이 청소년 여러

분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이 설문지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읽고 평소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표시하면 됩니다.

응답하신 설문의 내용은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

습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고 편안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 2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김 미 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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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학년   성별( 남, 여)

Ⅰ. 다음의 물음에 해당하는 번호에Ｖ표시를 해주세요

1. 집에 컴퓨터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하루 평균 인터넷(게임 등) 사용시간은?

 ① 1시간 이내  ② 1시간~ 2시간  ③ 2시간 ~ 3시간 ④ 3시간 ~4시

간  ⑤ 4시간 이상

4. 일주일 평균 인터넷(게임 등) 사용 시간은?

 ① 7시간 미만 ② 7시간 ~ 14시간 ③14시간 ~ 21시간 ④ 21시간 ~28

시간 ⑤ 28시간 이상

6. 귀하의 인턴넷(PC통신 포함)을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나 목적

은?

 ① 학습, 지식, 정보에 도움을 줌으로

 ② 새로운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사귀고 싶어서

 ③ 게임이나 오락 등이 재미있어서

 ④ 성인사이트 등의 음란물을 접하기 위해

 ⑤ 이메일 및 동호회 확인을 위해

 ⑥시간보내기 위해

 ⑦ 기타

8. 인터넷 사용은 주로 어느 곳에서 이용합니까?

 ① 집   ② pc방   ③ 친구집   ④ 학교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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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 문장을 잘 읽고 자신에게 맞는 곳에 ○표 해 주십
시오.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아주 
그렇
다

1. 처음에 생객했던 것보다 더 오래 인터넷/게임을 하
게 된다

1 2 3 4 5

2. 인터넷/게임을 하느라고 집안(또는 학교)일을 미룬 
적이 있다

1 2 3 4 5

3. 가족이나 친구들과 있는 것보다 인터넷/게임을 하는 
것이 더 즐겁다

1 2 3 4 5

4. 인터넷/게임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된다 1 2 3 4 5

5. 인터넷/게임을 너무 오래 한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불평을 듣는다

1 2 3 4 5

6. 인터넷/게임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숙제나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좋지 못한 성
적을 받은 적이 있다.

1 2 3 4 5

7. 해야할 일을 미루고 먼저 인터넷/게임부터 하게 된
다

1 2 3 4 5

8. 인터넷/게임 때문에 학교 공부가 소홀해지고 생산력
이떨어졌다

1 2 3 4 5

9. 사람들이 내게 주로 하는 인터넷/게임이 몇 가지인
지 물었을 때 사실보다 축소하여 말한적이 있다

1 2 3 4 5

10. 인터넷/게임에 대한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서 일상
사의 괴로운 생각을 피한 적이 있다

1 2 3 4 5

11. 다시 인터넷/게임을 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게 된
다

1 2 3 4 5

12. 인터넷/게임이 없는 세상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다

1 2 3 4 5

13. 인터넷/게임을 하는 도중 방해받았을 때 소리를 지
르거나 화를 낸적이 있다

1 2 3 4 5

14. 밤새 인터넷/게임을 하느라 늦게 잠이 든 적이 있
다

1 2 3 4 5

15. 인터넷/게임을 안 할 때도 게임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다

1 2 3 4 5

16. 인터넷/게임을 할 때 “ 조금만 더 해야지”  하면서 
계속 하게 된다

1 2 3 4 5

17. 인터넷/게임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한 적이 있다

1 2 3 4 5

18. 인터넷/게임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남에게 숨긴 
적이 있다

1 2 3 4 5

19. 남들과 어울려 나가기 보다 인터넷/게임을 하며 시
간을 보내는 걸 택한다

1 2 3 4 5

20. 기분이 우울하고 긴장됐다가 인터넷/게임을 한 후 
괜찮아진 적이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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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장을 잘 읽고 자신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려면 가슴이 떨린다 1 2 3 4

2. 나는 가족이외의 사람들과는 별로 접촉하고 싶지 않
다

1 2 3 4

3.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일이면 빠지지 않는 편이다 1 2 3 4

4. 나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나는 낯선 사람들과는 잘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 1 2 3 4

6. 어떤 경기나 단체활동에 스스로 참가해서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다

1 2 3 4

7. 나는 쉽사리 수줍어하곤 한다 1 2 3 4

8.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는 일이 잘 안된다 1 2 3 4

9. 친구를 사귈 때는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나서는 편이
다

1 2 3 4

10. 나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편이다 1 2 3 4

11. 좀 시시한 이야기도 상대방 기분을 생각해서 끝까지 
들어준다

1 2 3 4

12. 긴요한 용건이 없으면 친구를 잘 만나지 않는다 1 2 3 4

13. 나는 팔자를 잘못 타고났다고 생각한다 1 2 3 4

14, 수업시간에 일어서서 대답해야 할 때는 많이 떨린다 1 2 3 4

15. 한가지 일에 마음을 집중하기 힘들다 1 2 3 4

16.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다 1 2 3 4

17.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냉정하고 침착해진다 1 2 3 4

18. 가고 싶은 물건을 사지 않고는 못배긴다 1 2 3 4

19.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1 2 3 4

20. 하고 싶은 말을 도저히 참지 못한다 1 2 3 4

21. 기분 내키는 대로 순간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다 1 2 3 4

22. 흥분하면 진정하기가 어렵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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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3. 가끔 집을 뛰쳐나오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1 2 3 4

24. 기분이 좋지 않을때는 금방 울화가 치민다 1 2 3 4

25. 싫은 소리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화 풀이를 한
다

1 2 3 4

26. 대수롭지 않은 일로 곧잘 화를 낸다 1 2 3 4

27. 가끔 나도 모르게 고함을 지를 때가 있다 1 2 3 4

28. 성급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이다 1 2 3 4

29.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기가 힘들다 1 2 3 4

30. 화가나면 닥치는 대로 마구 내던진다 1 2 3 4

31. 나도 날들처럼 빨리 친구를 사귈 수 있다 1 2 3 4

32. 내 주위에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것이 싫다 1 2 3 4

33. 내 앞에 닥친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다 1 2 3 4

34.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운 시간이 많다 1 2 3 4

35. 책을 읽어도 전처럼 머리 속에 잘 안들어 온다 1 2 3 4

36. 우울할 때가 종종 있다 1 2 3 4

37. 남들보다 정신을 집중하기 어렵다 1 2 3 4

38. 행동을 하기보다는 앉아서 공상을 하는 때가 더 많
다

1 2 3 4

39. 계획만 세워놓고 도중 그만두는 일이 종종 있다 1 2 3 4

40.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다 1 2 3 4

41. 무슨 일이든 끈기 있게 한다 1 2 3 4

42. 낼 돈은 반드시 기한내에 내는 편이다 1 2 3 4

43. 갑작스런 일이 생기더라도 잘 대처하는 편이다 1 2 3 4

44. 빌린 물건은 반드시 제때에 돌려준다 1 2 3 4

45.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맡은 일은 반드시 해치운다 1 2 3 4

46. 재미있게 놀다가도 꼭 해야할 일이 있으면 곧 그 일
에 착수한다

1 2 3 4

47. 남들이 나를 비교적 믿어주는 편이다 1 2 3 4

48. 해야할 일은 제때에 해치우는 편이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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