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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컴퓨터 과다 사용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연구 중에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적은 편이다. 아동의 경우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정보제공이 아동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보호자의 보고를 근거로 아동의 

컴퓨터 과다 사용과 정신사회적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서울의 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28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들의 부모로 하여금 아동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기본 설문, 부모용 아동 컴퓨터 중독 검사, 한국아동인성검사에 답하도록 하였다. SPSS(version 

10)를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컴퓨터 사용의 차이, 컴퓨터 중독 검사 점수와 한국아동인성검사와의 관계에 

대한 통계분석을 하였다.  

결  과： 

1) 성별에 따라 컴퓨터 중독 검사 점수를 비교했을 때 남아의 점수가 여아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

았으며 남아가 여아에 비해 과다 사용자에 포함되는 비율도 더 높았다. 

2) 컴퓨터 중독 검사 점수와 한국아동인성검사 대부분의 임상 척도 점수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과다 사용자군에서 대부분의 임상 척도 점수가 일반 사용자군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3) 한국아동인성검사 결과, 비행, 과잉행동, 가족관계 척도에서 65점 이상인 아동들의 경우 일반사용자군

보다 과다사용자군에 속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결  론：컴퓨터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은 여러 가지 정신사회적 문제들을 가질 가

능성이 높았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임상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초등학생·컴퓨터 과다사용·정신사회적 특성. 

 

서     론 
 

1990년대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이 급격하게 보급됨

에 따라 많은 편리함을 갖다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컴퓨

터 사용과 관련된 많은 부정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

다. 컴퓨터 보급 초기에는 전문 직업인들에서 컴퓨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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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시력저하, 두통, 불면, 식욕부진, 

근육긴장,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VDT(Video Dis-
play Terminal) 증후군’이라 불리며 관심을 끌기도 하

였다1). 점차 일반인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이 널리 보

급되고,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사용 환경과 다양한 자극

들이 제공되면서 컴퓨터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

고 컴퓨터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현상들이 사회적 문제

로 제기되고 있다. 아직 이러한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지나친 몰두에 대해 하나의 질환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치된 견해는 없다.  

인터넷 혹은 컴퓨터 중독(internet or computer addi-
ction)을 하나의 질환으로 인정하자는 견해로는 Young

이 대표적으로, Young2)은 인터넷 중독군에서 금단, 내

성, 갈구 등의 전형적인 의존 증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

면서 DSM-Ⅳ의 병적도박의 진단기준을 변용하여 인터

넷 중독의 진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7개의 문

항을 만들어 3개 이상의 항목에 그렇다고 답한 경우 인

터넷 중독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1998년에는 이 문항들

을 세분화하여 20개 문항의 인터넷 중독 검사(internet 

addiction test)를 만들었으며 이후의 연구에서 많이 이

용되고 있다3). 그 외 Brenner4)는 연구를 통해 인터넷 

중독군의 55%에서 내성을, 28%에서 금단증상을, 22%

에서 탐닉증상을 보인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반

대하는 견해로, Griffith5)는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이는 

일련의 증례 보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부분이 일차적

인 인터넷 중독이기보다는 사회적 고립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이차적인 증상군이라고 보고하였고 일반적으로 알

려진 것만큼 유병율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터넷 사용은 빠른 기술 발전을 따라잡고, 가상사

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중

독’,‘병’으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6). Huang과 Alessi7)는 기존의 정신과 질환들이 

인터넷 중독으로 오진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진단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과학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인터넷 중독의 원인 혹은 영향을 밝히기 위해 인

터넷 사용과 심리사회적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

도 많이 이루어졌다. Young과 Rogers8), 그리고 Petrie

와 Gunn 등9)은 대인관계가 적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

에서 인터넷 중독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Shotton10)은 

어린 시절 심리적 외상이 있거나 수줍어하고 우울한 성

향을 가진 사람에서 인터넷 중독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Brenner4)는 나이가 어릴수록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문

제가 많이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청소년기의 사회적 

역할 부담의 증가, 문제 해결능력의 미숙과 연관되어 있

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아동들은 컴퓨터가 쉽게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준

다는 면에서 컴퓨터에 빠져들기 쉬운 반면, 자신에 대한 

통제력 및 판단력이 약하여 과다한 컴퓨터 사용과 관련

된 문제를 야기하기 쉽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초

등학생에서 과도한 컴퓨터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

고 그 결과를 이러한 문제의 예방과 치료에 활용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

로 성인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들어 초등학생에서의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한편으로 나이가 어린 아동들은 자신의 심리적인 상

태에 대해 잘 깨닫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시기에 아동과 관련된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정보제공이 매우 중요하

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보호자가 설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아동

의 컴퓨터 중독 척도를 조사하였고, 이렇게 보호자가 

측정한 아동의 컴퓨터 사용정도와 보호자가 평가한 아

동의 정신사회적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서울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5, 6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교내 방송을 통해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인

터넷 중독에 대한 교육을 한 후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

다.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들의 부모로 

하여금 설문지를 완성하게 한 후 담임 선생님을 통하여 

설문을 수거하였다. 수거된 323명의 설문 중 설문을 완

성한 287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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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

져 있다. 아동의 컴퓨터 사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물어보기 위해 저자들이 제작한 설문지, 아동의 컴퓨터 

중독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 아동의 인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한국아동인성검사(Korean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K-PIC)11)로 구성되었다. 

아동의 컴퓨터 중독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은 

Young의 온라인 중독센터에서 제작한 부모용 아동 인

터넷 중독 검사(the parent-child internet addiction 

test)12)를 저자들이 번안하였으며 아동의 컴퓨터 활동

이 항상 인터넷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이라는 단어 대신 좀 더 포괄적인 

컴퓨터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단어의 대체는 

Yang의 연구13)에서도 시도되었으며 큰 문제는 없을 것

으로 생각하였다. Young의 보호자용 아동 인터넷 중독

검사는,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Young의 자기보고

형 인터넷 중독 검사와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각 

문항들도 부모의 입장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인터넷 사

용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한 정도를 파악하고, 이미 문제

가 있다면 가족관계, 대인관계, 학교생활 등 어떤 생활 

영역이 가장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

록 고안되었으며, 전체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

답은 5점 척도로서 1=‘해당되지 않거나, 혹은 거의 아

니다’부터 5=‘항상 그렇다’까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

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더 중독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Young은 20~49점은 자신의 인터넷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일반 사용자군으로, 50~79점은 인터넷

으로 자주 문제를 경험할 것 같으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군으로, 80점 이상은 인터넷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하고 있는 군으로 분류하였다12). 

한국아동인성검사는 보호자의 보고를 통해 아동의 인

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아동의 인지와 정서 및 행동 특

성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타당도 척도, 자아

탄력성 척도, 임상척도가 있다. 타당도 척도에는 무응답

(?)척도, 검사-재검사(Test-Retest；T-R)척도, 거짓

말(Lie；L)척도, 빈도(Frequency；F)척도의 4개 척도

가 있으며 자아탄력성 척도에는 자아탄력성(Ego Re-

silience；ESR)척도 1개가 있고, 임상척도에는 언어발

달(Verbal Development；VDL)척도, 운동발달(Per-
formance Development；PDL)척도, 불안(Anxiety；

ANX)척도, 우울(Depression；DEP)척도, 신체화(So-
matization；SOM)척도, 비행(Delinquency；DLQ)척

도, 과잉행동(Hyperactivity；HPR)척도, 가족관계(Fa-
mily Interaction；FAM)척도, 사회관계(Social Intera-
ction；SOC)척도, 정신증(Psychoticism；PSY)척도, 

자폐증(Autism；AUT)척도의 11개의 척도가 있다. 자

아탄력성척도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아동

들의 대처능력이나 적응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외적 스트레스에 융통성 

있고, 적절하게 대처함을 의미한다. 각 임상척도는 점수

가 높을 때 정신병리나 심리적인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65점 이상일 때 임상에서 주

목해서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통계 및 분석 

모든 자료분석은 윈도우용 SPSS(version 10)를 이용

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 학년별 분포의 차이 유

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일반사용자군과 과다사용

자군 사이의 성별 분포, 주요 컴퓨터 사용 용도, 한국아

동인성검사 각 척도에서 65점 이상인 아동의 수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chi-square 분석을 사용하였

다. 성별에 따른 중독 점수 평균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

여, 그리고 사용자군 간 한국아동인성검사 각 척도 점수 

평균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였다. 순위 척도로 조사된 컴퓨터 사용 시간과 컴

퓨터 사용군 간에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향분석법

인 linear by linear association method를 이용하였다. 

컴퓨터 중독 검사 점수와 한국아동인성검사 각 척도 점

수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γ를 이

용하였다.  

 

결     과 
 

1. 인구학적 특성 

전체 대상 학생 287명 중 남아 126명(43.9%), 여아 

161명(56.1%)이었으며 학년별로는 5학년 154명(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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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학년 133(46.3%)명이었다(Table 1). 성별, 학

년별 분포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컴퓨터 중독 경향 

컴퓨터 중독 검사 점수 평균은 전체 38.83±14.81였

고, 남아의 경우 43.48±15.43로 여아의 평균 35.19±

13.2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4.81, df=246.64, p< 

0.001). 학년별 중독 검사 점수 평균은 5학년이 38.44±

15.67, 6학년이 39.28±13.78이었으며 두 군간에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중독 검사 점수를 Young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20~49점인 경우는 217명(75.6%), 50~79점인 

경우는 68명(23.7%), 80점 이상인 경우는 2명(0.7%)

이었다(Fig. 1). 80점 이상인 경우의 수가 2명으로가 너

무 적어 군간 특성 비교를 위한 통계분석을 적용할 수 

없어, 중독 검사 점수가 높은 상위 두 군을 하나의 군으

로 묶어 50점 이상인 군과 50점 미만인 군을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컴퓨터 사용에 대한 통제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와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자주 문제를 경험할 것 같거나,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는 

대상자를 비교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편의상 이후

에는 50점 미만인 군을 일반 사용자군으로, 50점 이상

인 군을 과다 사용자군으로 명명하였으며 일반 사용자

군은 217명(75.6%), 과다 사용자군은 70명(24.4%)이

었다. 컴퓨터 중독 검사 평균 점수는 일반 사용자군에서 

31.84±8.18이었으며, 과다 사용자군에서 60.50±8.33

이었다. 여아(8.4%)에 비하여 더 많은 비율의 남아(16. 

0%)가 과다 사용자군에 해당되었다(χ2=16.88, df=1, 

p<0.001). 
 

3. 하루 평균 컴퓨터 사용 시간 

하루 컴퓨터 사용 시간을 묻는 질문에 30분~1시간이

라고 답한 경우가 70명(24.4%)으로 가장 많았으며 3시

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도 19명(6.6%)이 있었다. 컴

퓨터 사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과다 사용자의 수의 비가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61.21, df=1, 

p<0.001)(Table 2). 
 

4. 컴퓨터의 주요 사용 용도 

가장 주된 컴퓨터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에, 게임(66.2%), 숙제나 공부(20.6%), 채팅(9.4%), 

파일 다운로드(2.4%), 기타(1.4%)의 순으로 조사되었

다. 숙제나 공부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사용

자(26.7%)가 과다사용자(1.4%)보다 유의하게 많았으

며(χ2=20.74, df=1, p<0.001), 게임을 위해 주로 사용

하는 경우는 과다 사용자(90.0%)가 일반 사용자(58.5%)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χ2=23.43 df=1, p<0.001). 그

Table 1. Grade and gender distribution of subjects 

Gender 
Grade 

Male(N, %) Female(N, %) 
Total(N, %) 

5th 075(26.1%) 079(27.5%) 154(53.7%) 

6th 051(17.8%) 082(28.6%) 133(46.3%) 

Total 126(43.9%) 161(56.1%) 287(100%) 
χ2=3.11, df=1, p>0.05 

 

Table 2. Comparison of computer use hours between 
general user group and excessive user group 

Use hours 
per day 

General 
user 

Excessive 
user 

Total 

<30min 26(100.0%) 00(00.0%) 26(100.0%) 

<1hr 69(095.8%) 03(04.2%) 72(100.0%) 

<1hr 30min 55(079.7%) 14(20.3%) 69(100.0%) 

<2hr 37(066.1%) 19(33.9%) 56(100.0%) 

<3hr 26(057.8%) 19(42.2%) 46(100.0%) 

>3hr 04(021.16%) 15(78.9%) 19(100.0%) 
Linear by linear association test(χ2=61.21, df=1,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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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distribution of the parent-child internet addi-
ction test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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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다른 컴퓨터 사용의 경우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성별로 주된 사용 용도를 

비교하였을 때의 결과가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5. 컴퓨터 중독 검사 점수와 한국아동인성검사 점수의 비교 

컴퓨터 중독 검사 점수는 한국아동인성검사의 자아탄

력성 척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외 운

동발달척도를 제외한 모든 임상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Table 5).  

일반 사용자군과 과다 사용자군에서 한국아동인성

검사 각 척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Table 6). 

1) 자아탄력성척도에서 일반 사용자군의 평균이 53. 

20±10.88로 과다 사용자군의 평균 47.11±10.18보

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t=4.13, p<0.001), 일반사용

자군이 더 자아탄력적임을 보여주었다. 

2) 모든 임상 척도에서 과다 사용자군의 평균이 일반 

사용자군의 평균보다 높았으며, 언어발달척도, 운동발달

척도, 신체화척도를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그 차이는 유

의하였다. 

한국아동인성검사 각 임상척도의 점수가 65점 이상인 

Table 3. Main computer activity by user groups 

General 
user 

Excessive 
user 

Total 
Main activities 

N(%) N(%) N(%) 
χ2 

Playing game 127(58.5%) 63(90.0%) 190(66.2) 23.43* 
School-related 
 activity 

058(26.7%) 01(01.4%) 059(20.6) 20.74* 

Chatting 023(10.6.%) 04(05.7%) 027(09.4) 01.48 
Down loading 
 files 006(02.8%) 01(01.4%) 007(02.4) 00.397 

Other activites 003(01.4%) 01(01.4%) 004(01.4) 00.001 
*：p<0.001 

 

Table 4. Main computer activity by gender 

Male Female Total 
Main activities 

N(%) N(%) N(%) 
χ2 

Playing game 107(84.9%) 83(51.6%) 190(66.2) 35.17** 

School-related activity 016(12.7%) 43(26.7%) 059(20.6) 08.50** 

Chatting 002(01.6%) 25(15.5%) 027(09.4) 16.12** 

Down loading files 000(00%) 07(04.3%) 007(02.4) 05.62* 

Other activites 001(00.8%) 03(01.9%) 004(01.4) 00.59 
*：p<0.05, **：p<0.01 

             
Table 5. Correlation between total score of computer addiction test and K-PIC scales 

Scale ERS VDL PDL ANX DEP SOM DLQ HPR FAM SOC PSY AUT 
Total score of 
 computer 
 addiction test 

-.291* .170* .111 .198* .318* .178* .282* .246* .246* .177* .181* .207* 

ESR：Ego Resilience, VDL：Verbal Dervelopment, PDL：Performance Development, ANX：Anxiety, DEP：Depre-
ssion, SOM：Somatization, DLQ：Delinquency, HPR：Hyperactivity, FAM：Family Interaction, SOC：Social Interaction, 
PSY：Psychoticism, AUT：Autism, *：p<0.01 

             

Table 6. K-PIC scale according to group type M±SD 

Scale General user Excessive user t value 

ERS 53.20±10.88 47.11±10.18 -4.13** 

VDL 44.91±09.49 47.36±09.70 -1.87 

PDL 44.68±09.86 46.13±10.22 -1.06 

ANX 46.75±11.95 50.24±11.60 -2.14* 

DEP 45.70±10.47 52.31±10.81 -4.56** 

SOM 45.58±10.10 48.16±09.77 -1.89 

DLQ 45.40±09.01 51.29±10.06 -4.62** 

HPR 42.35±10.42 47.14±12.58 -2.88* 

FAM 44.95±09.74 49.27±11.73 -3.06** 

SOC 50.00±09.12 53.03±09.04 -2.43* 

PSY 29.24±14.75 34.81±17.95 -2.36* 

AUT 39.14±14.18 44.20±13.60 -2.62** 
*：p<0.05, **：p<0.01 by Student t-test. For explanation 
of the abbreviations, see the foot notes to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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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수를 일반 사용자군과 과다 사용자군에서 비교

하였을 때, 비행척도(χ2=10.19, df=1, p=0.001), 과

잉행동척도(χ2=10.88, df=1, p=0.001), 가족관계척

도(χ2=14.85, df=1, p<0.001)에서 65점 이상인 대상

이 과다 사용자군에 속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Table 7). 

 

고     찰 
 

컴퓨터는 본래 인간의 작업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아직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

들만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던 과거와는 

달리,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는 급속도로 대중화되었고, 

인터넷의 결합과 더불어 사용 목적도 정보 공유, 게임, 

대화의 공간 등으로 다양화되어 이미 현대인의 필수품

으로 자리 잡았다. 컴퓨터의 현대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컴퓨터의 부정적인 영향, 특

히 과다한 사용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4). 이런 가운데 과

다한 컴퓨터 사용 혹은 병적인 컴퓨터 사용과 관련된 

연구들의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주로 성

인이나 청소년들에 국한되어 있고, 주 사용자층의 하나

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컴퓨터 사용과 관련된 문제에 취

약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

박한 편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적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동용으로 따로 개발되거

나 표준화된 자기 보고형 인터넷 중독 척도가 거의 없

어 성인의 중독 척도를 아동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한가지 이유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컴퓨터 사용 실태와 중독 정도를 보호자가 평가

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이를 한국아동인성검사를 이용

해 평가한 정신사회적 특성과의 관계를 탐색해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중산층 거주 지역에 위

치한 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컴퓨터 중독 검사 평균 점수는, 남아가 여

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또한 과다 사용자군에 

속하는 남아의 비율이 여아의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성별의 차이를 나타냈던 안석14), Anderson15), 

Yang 등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기존의 성인

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과 마찬가지

로 초등학생에서도 이러한 성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

었다. 대부분의 컴퓨터 게임들이 공격, 파괴, 경쟁, 모험 

등 남성 위주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 10대 소년들이 소

녀들에 비해 이러한 중독성이 강한 컴퓨터 게임에 빠져

들기 쉽다는 것이 남-여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제안되

고 있다13)16). 

컴퓨터의 주요 용도를 살펴보면 66.2%가 게임을 주

된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특히 남아의 경우 84.9%가 

게임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여아의 51.6%에 비하

여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숙제나 공부, 채팅, 파

일 다운로드, 기타 활동에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는 여아가 각각 26.7%, 15.5%, 4.3%, 1.9%로 남아의 

12.7%, 1.6%, 0%, 0.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의 중독지수의 평균이 더 높은 것은 여아들

에 비하여 게임에 더 몰두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데 위에서 제시된 컴퓨터 중독의 남녀 차이에 

대한 설명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컴퓨터의 과다한 사용은 청소년들에게 사회적17), 신체

적18), 가정적19), 학업적20)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여러 연구들이 컴퓨터 몰두

와 정신병리가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인터

넷 중독자에서 정상인보다 더 많은 정신병리가 발견되

Table 7. Comparison of the percentage of those who 
received scores above 65 for K-PIC scores 

General user Excessive user 
Scale 

N(%) N(%) 
χ2 

VDL>65 08(03.7%) 03(04.3%) 0.05 

PDL>65 06(02.8%) 02(02.9%) 0.00 

ANX>65 24(11.1%) 12(17.1%) 1.785 

DEP>65 14(06.5%) 09(12.9%) 2.95 

SOM>65 14(06.5%) 04(05.7%) 0.05 

DLQ>65 05(02.3%) 08(11.4%) 10.19** 

HPR>65 06(02.8%) 09(12.9%) 10.88** 

FAM>65 04(01.8%) 02(12.9%) 14.54** 

SOC>65 13(06.0%) 03(04.3%) 0.29 

PSY>65 01(00.5%) 02(02.9%) 2.94 

AUT>65 03(01.8%) 05(05.9%) 2.75 
*：p<0.05, **：p<0.01 by chi-square test. For explanation 
of the abbreviations, see the foot notes to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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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1), 인터넷 중독자들은 중독되기 전부터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같은 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3), 인

터넷 중독이 우울증, 사회공포증, 충동조절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등과 같은 기존의 정신 병리를 악화시키고22), 

우울증이나 사회적 철퇴와 같은 새로운 정신병리를 유

발23)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독척도 점수와 한국아동인성검사의 자

아탄력성척도 및 각 임상 척도의 상관성을 조사한 결과, 

자아탄력성 척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운동발달을 제외한 모든 임상 척도와는 유의한 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사용자군에 따른 한국아동인성검

사 각 척도의 평균을 비교했을 때 과다 사용자군에서 일

반 사용자군보다 자아탄력성 척도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

수를 보였으며, 언어발달, 운동발달, 신체화 척도를 제외

한 8개의 임상 척도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은 위 세 개의 임상척도 중 언어발

달척도, 신체화 척도에서도 경계역의 차이는 인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컴퓨터 과다 사

용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하여 내적, 외적 스

트레스에 융통성있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자아의 기능이 

떨어져있음을 의미하며, 컴퓨터 과다사용 정도가 여러 

다양한 정신병리 영역과 연관되어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한국아동인성검사 임상척도 65점 이상은 환아들과 정

상아동들과의 판별분석 결과 임상에서 주목해서 볼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5). 컴퓨터 사용자군간에 임상척도 

65점 이상인 아동의 수를 비교했을 때 비행척도, 과잉행

동척도, 가족관계척도에서 일반 사용자군보다 과다 사용

자군에 속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는 이러한 

영역에서 병리적인 수준의 문제가 컴퓨터 과다사용과 특

이한 연관성을 가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또한 컴퓨터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초등학교 아동들을 임상에서 만날 때 

상기 영역에 정신병리를 가질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비교적 연구가 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중독 정도와 정신사회적 특성과의 관계를 밝히려 

했다는 점, 대상이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들

의 부모가 아동의 중독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문

을 한 점 등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나, 기존의 집단 

설문검사가 가지는 한계,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고 한 특

정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전체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 번안한 중독 검

사 설문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하지 못한 점 등은 이 연

구의 제한점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에서 

컴퓨터의 과다 사용 정도는 다양한 정신병리와 상관성을 

보이고, 컴퓨터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아동들은 임상적으

로 주목할만한 정신사회적 문제를 더 가질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올바른 컴퓨터 사용 교육이 필요하며, 과다 

사용자와 관련된 정신사회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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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PSYCHIATRIC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WHO USE COMPUTERS EXCESSIVELY 

- ON THE BASIS OF CARERS’ REPORT - 

 

Mun Sun Kim, M.D., Hea Kyung Jhin, M.D. 

Department of General Psychiatry, Seoul National Hospital, Seoul 
 

Objectives：Among the studies related to excessive computer use, the studie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relatively rare. Because children have relatively poor ability to recognize and express the-
mselves, the carers’ information is important to assess the children.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computer use and sociopsychiatric characteristics on the basis of 
carer’s reports. 
Methods：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87 5th- and 6th-grade students in the elementary school in 

Seoul. The student carers were asked to answer the questions for children’s computer use, the computer 
addiction test modified from Young’s parent-child internet addiction test, Korean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K-PIC). SPSS(version 10) was used to analyse the differnece of computer use between 
genders and the relation of the computer addiction test with K-PIC. 
Results： 
1) The score of computer addiction tes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male children than in female children 

and more male children compared to female children were distributed in the excessive user group. 
2) The score of computer addiction test correlated with the scores of most clinical scales of K-PIC and 

the average scores of most clinical scal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xcessvie user group than in the 
general user group. 

3) More children with score above 65 in HPR, DLQ, FAM scale were distributed in excessive user group 
than in general user group. 
Conclusion：The 5th- and 6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excessive computer use were 

found to show more sociopsychiatric problems. With these finding we suggest that social and clinical 
attention to the children who use computer excessively shoud be required. 
 
KEY WORDS：Elementary school children·Excessive computer use·Sociopsychiatr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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