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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 의하면 2008년 10 의 99.9% 
이상이 인터넷 이용자로(한국 인터넷 진흥원, 2008), 정보

화 시 에 사는 현 인들에게 인터넷은 매우 중요한 매

체이다. 그러나 인터넷 과다 사용은 인터넷 중독이라는 

중요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이란 용어는 심리학자인 Goldberg에 의해 처

음으로 사용되었고, 같은 해 Young이 미국 심리학회에서 

인터넷 중독을 발표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을 DSM-IV에 정의된 물질 중독이나 충동조절 

장애들과 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행동장애로 규정하였다. 
즉 인터넷 중독은 부정적인 사회, 경제적 경과를 보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인터넷 중독은 학업, 직업, 사회적 

손상 및 일상 생활의 장애, 심지어 모방 범죄, 폭력, 살인 

등까지 유발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윤영미와 박

효미, 2006; Goldberg, 1996).
학령기의 인관계는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학교나 친

구로 확 되는 시기로서 인간의 전 발달 단계 중 인관

계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최명민, 2000), 초등학

생의 인터넷 중독은 성장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정신

적, 정서적 발달과 정체성 확립에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연구결과 인터넷에 중독된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

나 친구와의 관계 등 중요한 인 관계에 한 만족이 낮

으며(양돈규, 2003), 자아 존중감이 낮고, 비행이 많았다

(김혜원, 2001). 또한 아동의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할수

록 우울한 경향이 있으며(나순희, 2004), 학업 성적이 저

하되었다(김지영과 류현숙, 2003).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 정도는 

윤영미와 박효미(2006)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자 3.1%, 과
다 이용군 48.5%였고, 김지영과 류현숙(2003)연구에서 중

독군이 10.0%, 위험군이 58.0%로 분류되어 고학년 과반

수 이상이 인터넷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인터넷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성격, 가족체계와 학업적 

자아개념과 인터넷 중독의 관련성을 보고자 한다. 
Young(1996)은 심각한 정서적 문제나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 자신의 정체감에 불만이 있는 사람 등이 인터

넷 중독에 잘 빠진다고 지적하며 개인적 특성 요인을 강

조하였는데, 인터넷 중독과 성격에 관한 연구에서 우울

하고 충동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더 몰입하는 

결과를(윤재희, 1999) 보였고, 김종범(2000)의 연구 결과 

중독집단에서 외로움과 우울이 높고 자존감과 공격성이 

낮게 나타나 인터넷 중독과 성격이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중독과 가족과의 관련성은 청소년의 문제행동

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총체적인 가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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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는 관점에서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데(이혜

진, 2001),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인터

넷 중독의 가능성이 높았다(방희정과 조아미, 2003). 또한 

심리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부모의 간섭과 통

제에 저항하는 청소년과 달리 학령기 아동은 부모의 인

터넷 이용에 관한 통제나 자녀 생활 감독 정도가 높을수

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낮은 결과를 볼 때 초등학생의 경

우 부모의 통제는 아동의 인터넷 중독에 중요 영향 요인

이므로 가족체계는 인터넷 중독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

으로 고려된다.
아동 성장 발달의 기초는 부분 가정 환경 안에서 이

루어지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학령기 아동은 학교 생활

에 적응된 양상을 보인다. 인터넷 중독과 학업과의 관계

에서 인터넷 중독은 학교 생활 적응과 학업 성적에 부정

적 영향을 주며(김지영과 류현숙, 2003), 초등학생의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태근, 
2005).

이상과 같이 인터넷 중독은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주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방해하므로 인터넷 

중독에 한 연구는 중요한데, 특히 학령기 아동의 경우 

성장의 중요 요소로서 성격, 가족, 학업과 인터넷 중독과

의 관련성에 한 이해는 중요한 문제로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5, 6학년을 상으로 아동들의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중독의 중요 관련 요인으로서의 

성격, 가족 체계, 학업적 자아개념과의 상관성을 확인하

므로서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 실태와 중독 정도를 파악한다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인터넷 관련 특성에 따

른 인터넷 중독 정도를 파악한다.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성격, 가족체

계와 학업적 자아 개념의 차이를 파악한다.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성격, 가족 체계, 학업적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하는 요인을 규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성격, 가족 체계, 
학업적 자아 개념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상자는 충북 J시의 초등학교 5곳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으로 하였다. 자료조사 기간은 2008년 6월 15
일에서 7월 5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을 위해 해당 학교

장의 승인을 받은 후 5, 6학년 학급 담임 선생님의 도움 

하에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설문 조사 내용은 연구를 위해서만 

활용됨을 알려주었고, 개인의 기록 사항은 학년을 제외

한 반과 번호, 이름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에 동

의한 학생들의 질문지는 담임 선생님의 도움 하에 다음

날 회수하였다.
연구에 동의한 총 400명에게 질문지를 나누어주었으

며, 이 중 390부를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분석이 불

가능한 12부를 제외한 378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이

용하였다.

2. 용어정의

1) 인터넷 독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과다하여 

불편감이나 직업, 학업, 사회, 일이나 가족과 관련하여 재

정적, 심리적, 생리적 기능의 저하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날 

때를 의미하며(Goldberg, 1996), 본 연구에서는 Young(1999)
이 만든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가족관계, 인관계, 일, 학교 등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2) 성격: 행동 활성화 체계  행동억제 

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이하 BAS/ 

Behavioral inhibition system: 이하 BIS)

성격은 Gray가 제안한 행동과 정서를 기초로 하는 두 

가지 일반 동기체계로서의 행동 활성화 체계와 행동 억

제 체계로 측정하였다. 행동 활성화 체계는 접근동기를 

통제하며, 행동 활성화 체계 점수가 높은 사람은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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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처벌 단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행복이나 희망 및 고

양감 등의 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이 강하고, 행동 억

제 체계는 회피 동기를 통제하며, 공포나 불안 및 슬픔과 

같은 부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이 강한 성격을 의미하

며(김교원과 김원식, 2001), 본 연구에서는 Carver와 

White(1994)가 제작한 미국판 BAS/BIS척도를 김교헌과 

김원식(2001)이 번안하여 만든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가족체계

가족체계는 가족 응집성과 가족 적응성으로 구성되며, 
가족 적응성이란 가족성원들이 서로에 하여 느끼는 정

서적 결속으로 정의되며 가족성원간의 상호의존적 관계

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가족 적응성은 상황적, 발달적 스

트레스에 응하여 자체의 권력구조, 역할 관계, 관계 규

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으로 정의되며, 
가족성원들이 가족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설명

하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Olson, Portner와 Lavee(1985)
가 제작한 FACES III를 한상분(1992)이 번안한 도구를 이

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학업  자아 개념

학업적 자아 개념은 자기(self)의 정의적 측면과 상으

로서의 자기 및 자기 자신의 지각과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실증적, 경
험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개념으로(이병혜, 
1988), 본 연구에서는 오만록(1984)이 제작한 학업, 비학

업적 자아개념 중 학업적 자아개념 20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연구도구

1) 인터넷 독

인터넷 중독 여부를 가리기 위해 Young(1999)이 온라

인 중독 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만든 중

독자용 척도를 사용하였다(부록 1). 이 검사는 인터넷 사

용으로 인하여 가족관계, 인관계, 일, 학교 등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5점 척도, 20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는 최저 5점에서 최고 100점까지

이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해 점수가 20~39점일 경우에

는 인터넷 평균 사용자, 40~69점일 경우 인터넷 과다 사

용자, 70~100점일 경우 인터넷 중독으로 나누었다. 점수

가 높을수록 중독의 증세가 심한 것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90이
었다.

2) 성격: 행동 활성화 체계  행동억제 체계

Carver와 White(1994)가 제작한 미국판 BAS/BIS척도를 

김교헌과 김원식(2001)이 번안하여 만든 척도를 사용하

였다(부록 2). BAS 13문항과 BIS 7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 활성화 및 행동 

억제 체계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0.83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BAS는 Cronbach's α 0.84, BIS는 Cronbach's α 0.57로 나타

났다.

3) 가족체계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체계의 유형을 평가하는 척

도로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제작한 FACES III를 

한상분(199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부록 3). 총 20문
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집성와 적응성을 측정

하는 두 가지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

록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전

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84이고, 응집성은 

Cronbach's α 0.76, 적응성은 Cronbach's α 0.71로 나타났다.

4) 학업  자아 개념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업적 자아개념 검사는 오만록

(1984)이 제작한 학업, 비학업적 자아개념 중 학업적 자아

개념 20문항을 초등학교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부록 4).
이 검사는 학업에 한 재능 3문항, 성적 3문항, 학습

방법 3문항, 창의력 3문항, 적응력 등에 한 자신감과 능

력 4문항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감 4문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이 검사의 재검사 신뢰도는 0.78이
었다. 이 검사는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긍정문항의 ‘예’는 1점을, ‘아니오’는 0점을 주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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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부정문항의 경우에는 반 로 채점하였다. 총점은 20
점이며, 이 검사의 KR- 20 신뢰계수는 0.70이었다.

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

산처리 하였다. 
1) 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터넷 관련 특성과 연구 변

수는 서술적 통계를 구하였다.
2)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차이는 

χ2 test를 구하였다.
3) 상자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성격, 가족체계와 학

업적 자아개념의 차이는 t- test를 이용하였다.
4)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이용하였다.
5)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

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5. 연구의 제한

충북 J시의 초등학교 5곳의 초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확  해석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Ⅲ. 연구결과

1. 상자의 인터넷 독 정도와 연구 변수의 서술  

통계

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는 평균적인 이용군이 

51.9%로 평균 30.71점이었고, 인터넷 과다 이용군이 

45.5%로 평균 49.71점이었으며, 인터넷 중독자가 2.6%로 

평균 81.20점이었다(표 1).

표 1. 상자의 인터넷 독 정도
(N=378)

분류 Range N(%) Mean ± SD

인터넷 평균 사용자 20-39 196(51.9) 30.71 ± 5.77

인터넷 과다 사용자 40-69 172(45.5) 49.71 ± 7.53

인터넷 중독 70-100  10( 2.6) 81.20 ± 9.47

전체 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는 평균 40.69점으로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성격에서 행동 활성화 체계(BAS)
는 평균 평점 2.09점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고, 행동 억제 

체계(BIS)는 평균 평점 2.52점으로 중간 정도였다. 가족체

계에서 가족 응집성은 평균 평점 3.13점으로 중간 정도였

으며, 가족 적응성은 평균 평점 2.77점으로 중간보다 다

소 낮았다. 학업적 자아 개념은 평균 11.59점으로 중간 정

도로 나타났다(표 2).

표 2. 상자의 인터넷 독, 성격, 가족체계와 학업  자아개념 정도
 (N=378)

변 수 Min Max. Mean ± SD

인터넷 중독
성격
  행동 활성화 체계(BAS)
  행동 억제 체계(BIS)
가족체계
  가족 응집성
  가족 적응성
학업적 자아 개념

20 

 1
 1 

 1
 1
 0

100

 4
 4 

 5
 5

 20

40.69 ± 13.32

 2.09 ± 0.56
 2.52 ± 0.50

 3.13 ± 0.79
 2.77 ± 0.76
11.59 ±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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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전체  평균 사용자 과다/중독사용자

χ2 p
 N(%)  N(%)  N(%)

학년 5학년

6학년

196(51.9)
182(48.1)

115(58.7) 
 81(44.5)

 81(41.3)
101(55.5)

7.58 0.01

성별* 남

여

197(52.1)
180(47.6)

 82(41.6)
114(63.3)

115(58.4)
 66(36.7) 

17.75 0.00

나이* 11-12세
13세

204(54.1)
173(45.9)

119(58.3)
 77(44.5)

 85(41.7)
 96(55.5)

 7.17 0.01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전문 졸 이상

158(41.8)
185(48.9)

 90(57.0)
 90(48.6)

 68(43.0)
 95(51.4) 

2.36 0.12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전문 졸 이상

206(54.5)
134(35.4)

104(50.5)
 75(56.0)

102(49.5)
 59(44.0)

0.98 0.32

어머니 직업* 있음

없음

어머니 안계심

233(61.6)
136(36.0)
  6( 1.6)

133(57.1)
 58(42.6)
  5(83.3)

100(42.9)
 78(57.4)
 1(16.7)

7.17 0.011)

경제수준* 상

중이하

 51(13.7)
320(86.3)

 33(64.7)
160(50.0)

 18(35.3)
160(50.0)

3.81 0.05

월소득*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141(37.3)
109(28.8)
115(30.5)

 69(48.9)
 54(49.5)
 67(58.3)

 72(51.1)
 55(50.5)
 48(41.7)

2.60 0.27 

한달 용돈 3만원 미만

3만원 이상

310(82.0)
 68(18.0)

160(51.6)
 36(52.9)

150(48.4)
 32(47.1)

0.04 0.84

인터넷 사용 시간 3시간 이상/일
1-2시간/일
5시간 미만/주

 41(10.8)
170(45.0)
167(44.2)

 10(24.4)
 92(54.1)
 94(56.3) 

 31(75.6)
 78(45.9)
 73(43.7)

14.05 0.00

2. 상자의 일반  특성  인터넷 련 특성에 따른 

인터넷 독 정도

Young(1999)의 인터넷 중독 척도는 70점 이상은 명백

한 인터넷 중독 경향이 있다고 보았고, 40점 이상인 경우 

인터넷으로 인한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경계선으로 

보았으며, 인터넷 중독자는 전자우편이나 정보 검색을 

주로 하는 일반인과는 다르게 화방, 게임, 동호회 등을 

주로 즐긴다고 하였고,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사이버 공

간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명

백한 인터넷 중독자는 2.6%로 적어 인터넷 중독 점수 40
점을 기준으로 39점 이하의 인터넷 평균 사용자와 40점 

이상의 인터넷 과다/중독 사용자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일

반적 특성 및 인터넷 관련 특성을 비교하였다(표 3).
인터넷 평균 사용자와 과다/중독 사용자의 비율은 학

년, 성별, 나이, 어머니 직업, 인터넷 사용 시간, 인터넷 

사용 목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서는 5학
년은 평균 사용자가 58.7%로 많았고, 6학년은 과다/중독 

사용자가 55.5%로 많았다(χ2=7.58, p= 0.01). 성별에서는 

남아에서 과다/중독 사용자가 58.4%로 많았고, 여아는 평

균 사용자가 63.3%로 많았다(χ2=17.75, p= 0.00). 나이는 

11-12세는 평균 사용자가 58.3%로 많았으나 13세는 과다/
중독 사용자가 55.5%로 많았다(χ2=7.17, p= 0.01). 어머니 

직업에서는 어머니 직업이 있는 아동의 경우 평균 사용

자가 61.1%로 많았고, 어머니 직업이 없는 경우 과다/중
독 사용자가 42.6%로 많았다(χ2=7.17, p= 0.01). 인터넷 사

용 목적의 경우 인터넷 평균적인 사용자는 정보 검색이 

목적인 경우가 66.1%로 많았고, 인터넷 과다/중독 사용자

는 게임이나 오락이 목적인 경우가 58.9%로 많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19.24, p= 0.00).

표 3. 상자의 일반  특성  인터넷 련 특성에 따른 인터넷 독 정도
 (N=378)



68  保健敎育․健康增進學 誌 第26卷 第2號

인터넷 사용 목적 정보검색

게임/오락

기타

 62(16.4)
197(52.1)
119(31.5)

 41(66.1)
 81(41.1)
 74(62.2)

 21(33.9)
116(58.9)
 45(37.8)

19.24 0.00

성인용 스팸메일

받은 경험

있다

없다

119(31.5)
259(68.5)

 55(46.2)
141(54.4)

 64(53.8)
118(45.6)

2.20 0.13

성인용 동영상 

사이트 접근법

안다

모른다

 23( 6.1)
355(93.9)

 10(43.5)
186(52.4)

 13(56.5)
169(47.6)

0.68 0.41

* 결측치 제외
1) 어머니 직업이 있음과 없음 두 집단에 한 검정값

표 4. 인터넷 독 정도에 따른 성격, 가족체계와 학업  자아 개념 차이 
(N=378)

변수

인터넷 평균 사용자
(N=196) 

 인터넷 과다/중독 사용자
 (N=182)  t p

 mean ± S.D   mean ± S.D

성격

  행동 활성화 체계(BAS)
  행동 억제 체계(BIS)
가족체계

  가족 응집성 

  가족 적응성

학업적 자아 개념

 1.95 ± 0.57
 2.43 ± 0.49

 3.25 ± 0.88
 2.83 ± 0.84
12.38 ± 4.45

 2.25 ± 0.52
 2.62 ± 0.50

 2.99 ± 0.67
 2.71 ± 0.66
10.75 ± 4.61

-5.47
-3.60

 3.18
 1.58
 3.49

0.00
0.00

0.00
0.11
0.00

3. 인터넷 독 정도에 따른 성격, 가족체계와 학업  

자아 개념 차이

인터넷 평균 사용자와 과다/중독 사용자 간의 성격, 가
족체계, 학업적 자아 개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격 중 

행동 활성화 체계와 행동 억제 체계 점수는 인터넷 과다/
중독 사용자가 평균 사용자보다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t=-5.47, p=0.00, t=-3.60, p=0.00). 가족 체계에서

는 인터넷 평균 사용자가 과다/중독 사용자보다 가족 응

집성의 점수가 높았다(t=3.18, p=0.00). 그러나 가족 적응

성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업

적 자아 개념은 평균 사용자가 과다/중독 사용자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49, p=0.00)(표 4).

4. 인터넷 독, 성격, 가족체계와 학업  자아 개념 

간의 상  계

인터넷 중독, 성격, 가족체계와 학업적 자아 개념 간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상자의 인터넷 중독은 행동 

활성화 정도와 행동 억제 체계와 순 상관관계가 있었고

(각각 r= 0.36, r=0.20), 가족 응집성과는 약한 역 상관관계

가 있었다(r=-0.13). 인터넷 중독과 학업적 자아 개념도 역 

상관관계를 보여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학업적 자아개

념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r=-0.23). 그러나 인터넷 중독과 

가족의 적응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행동 활성화 체계는 행동 억제 체계와 중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0.41), 가족의 응집성과 순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r=0.23), 가족의 적응성과도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r=0.28), 학업적 자아 개념과는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이지 않았다. 행동억제체계는 학업적 자아 개념과 

약한 역 상관관계를 보여 행동 억제체계가 높을수록 학

업적 자아개념이 낮았다(r=-0.17). 그러나 가족 응집성, 가
족 적응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의 응집성과 가족의 적응성과는 강한 순 상관관계

를 보여 가족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가족의 적응성이 높

았다(r=0.69). 또한 가족의 응집성과 학업적 자아 개념과

도 중정도의 순 상관관계를 보였고(r=0.33), 가족의 적응

성과 학업적 자아 개념 역시 중정도의 순 상관관계를 보

였다(r=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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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컴퓨터 독과 련 변수와의 상 계
(N=378)

행동 활성화 
체계(BAS)

행동 억제 
체계(BIS) 가족 응집성 가족 적응성

학업적 
자아 개념

인터넷 중독
0.36

(p=0.00)
0.20

(p=0.00)
-0.13

(p=0.01)
-0.05

(p=0.34)
-0.23

(p=0.00)

행동 활성화 체계(BAS) 1.00
0.41

(p=0.00)
 0.23

(p=0.00)
 0.28

(p=0.00)
 0.09

(p=0.09)

행동 억제 체계(BIS) 1.00
 0.01

(p=0.78)
-0.02

(p=0.64)
-0.17

(p=0.00)

가족 응집성  1.00
 0.69

(p=0.00)
 0.33

(p=0.00)

가족 적응성  1.00
 0.31

(p=0.00)

표 6. 다  공선성 검사

변수 Tolerance VIF

행동 활성화 체계(BAS)
행동 억제 체계(BIS)
가족 응집성 
가족 적응성
학업적 자아 개념

0.74
0.78
0.51
0.50
0.84

1.34
1.27
1.95
1.99
1.18

표 7. 등학생의 인터넷 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B SE B  β  t  p Cum R2  F  p
(상수)
행동 활성화 경향(BAS)
학업적 자아 개념
가족 응집성 

 35.62
 0.75
-0.61
-0.26

3.11
0.08
0.14
0.08

 0.41
-0.21
-0.16

11.45
 8.92
-4.40
-3.23

0.00
0.00
0.00
0.01

0.13
0.20
0.22

56.98
46.90
35.56

0.00
0.00
0.00

5. 상자의 인터넷 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

상자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

기 위하여 예측 변인으로 행동 활성화 체계, 행동 억제 

체계, 가족 응집성, 가족 적응성과 학업적 자아 개념을 독

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 공성선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0.50- 0.84의 값을 보

여 0.1이하는 없었고, 분산 팽창요인(VIF)값이 1.18- 1.99
의 값으로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

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다중 회귀분석 결과 상자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행동 활성화 경향, 학업적 자아 개념, 가족 

응집성으로 나타났으며, 이 세 요인이 인터넷 중독의 

2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5.56, p=0.00). 초등

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행동 

활성화 경향(β=0.41, p=0.00)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학업적 자아 개념(β=-0.21, p=0.00), 가족 응집성(β=-0.16, 
p=0.0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동 억제화 경향과 가

족 적응성은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데 유의하게 기여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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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상으로 컴퓨터 중독 

정도와 컴퓨터 중독의 관련 변수로서 성격, 가족 체계, 학
업적 자아 개념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상자의 인터넷 과다 사용자가 45.5%였고, 
인터넷 중독자는 2.6%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

년을 상으로 한 윤영미와 박효미(2006)의 연구에서 과

다 이용군이 48.5%, 인터넷 중독자가 3.1%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나 김지영과 류현숙(2003)의 연구에서 인

터넷 중독군이 10.0%, 중간군이 58.0%보다는 적은 편이

며, 김영혜 등(2007)의 연구에서 잠재적 위험군이 22.5%, 
고위험군이 6.3%보다는 높은 결과였다. 초등학교 고학년

의 인터넷 중독 실태는 연구 결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중독 정도는 3-10%이며, 인터넷 사용 위험군은 20-60%로 

추정된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상으로 한 문영임 

등(2005)의 연구에서 인터넷 과다 사용군이 27.9%, 인터

넷 중독이 0.5%으로 나타난 것보다는 높은 수치로 고학

년이 되면서 인터넷 중독의 비율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5학년보다는 6학년의 인터넷 중

독 비율이 높은 결과로 나타나 학년이 증가하면서 인터

넷 중독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초

등학교 저학년에서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법과 중독 예방

을 위한 적극적 개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초등학교에서 

인터넷 중독 아동에 한 선별과 인터넷 중독 아동을 위

한 상담과 개별지도, 놀이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시

행해야 함을 제기한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를 살

펴본 결과 5학년보다는 6학년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인터넷 중독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김지영과 류현숙

(2003), 윤영미와 박효미(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

다. 남학생의 경우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중독에 있어 적

극적인 예방과 중재 관리 상으로 고려됨은 여러 논문

에서 지적 된 바 있다. 또한 어머니 직업이 없는 상자

에서 인터넷 과다/중독 이용자가 많았는데, 오원옥(2004)
의 연구에서 부모의 맞벌이가 게임 중독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과는 다른 결과이며, 어머니 직업이 없는 아동이 

부모의 통제 하에 있어서 인터넷 중독에 덜 노출될 거라

고 기 한 것과도 다른 결과이다. 김기숙과 김경희(2009)

의 연구에서 부모 자녀간의 애착이 강하고, 부모가 수용

적이고 자율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의 자

녀에 한 감독이 잘되고, 부모의 학업 기 가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 중독이 낮다고 하였으므로 어머니가 직장이 

있더라도 부모의 올바른 양육태도가 자녀의 인터넷 중독

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 인터넷 평균 이용자의 가족 응집성

이 높게 나왔는데, 가족 응집성이란 가족 구성원들이 서

로에 해 느끼는 정서적 결속이며, 가족 구성원 간에 상

호의존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족의 응집성이 

높음은 가족이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여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녀 인터넷 중

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가족적 지도와 관심은 

중요 변인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족 적응

성은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며, 인터넷 중

독에서는 가족 적응성보다는 가족 응집성이 중요 변인으

로 고려된다.
그러나 김미현(2004)의 연구에서는 가족 적응성과 가

족 응집성 모두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

아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므로 추후 가족 체계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성은 더 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학생의 성격 중 행동 활성화와 

행동 억제 체계는 인터넷 과다/중독 사용자가 인터넷 평균 

사용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상관관계 또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인터넷 중독과 행동 활성화는 중정도의 상

관관계를 보였고, 행동 억제 체계와는 약한 상관 관계를 

보여 인터넷 중독에서는 행동 활성화 체계가 더욱 중요한 

관련 변인으로 고려된다. 이는 김미현(2004)의 연구와 같

은 결과이다. BAS 점수가 높은 아동은 보상과 비처벌 단

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행복이나 희망 및 고양감 등의 

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이 강하므로(김교헌과 김원식, 
2001), BAS가 높은 아동의 인터넷 사용은 인터넷 게임이 

주는 보상과 행복, 고양감등의 정서 때문에 인터넷 중독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송인덕(1999)
도 온라인 이용자의 자극 추구 성향이 강할수록 온라인에 

중독되는 경향이 많다고 한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또한 BIS도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는

데, BIS가 높은 아동은 처벌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포나 불안 및 슬픔과 같은 부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



등학생의 인터넷 독 정도와 성격, 가족 체계, 학업  자아 개념과의 련성  71

이 강하므로 인터넷 중독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와도 관

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Young과 Rodgers(1998)는 우울

이 인터넷 중독의 중요한 선행 요인이 된다고 한 내용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성격적으로 인터넷 중독은 

각성 상태를 추구할 성향이 높은 BAS가 높은 아동이나 

부적 정서가 강한 BIS 점수가 높은 아동 모두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성향의 아동에 

해 인터넷 통제는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중독과 학업적 자아개념과의 관계에서 인터넷 

평균 사용자의 학업적 자아 개념이 과다/중독 사용자보

다 높았으며, 인터넷 중독과 학업적 자아개념도 부적 상

관관계를 보여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

아개념이 낮았다. 이는 윤영미와 박효미(2006)의 연구에

서 인터넷 평균 이용군의 학업 수준이 높았으며, 오원옥

(2004)의 연구에서도 학교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일수록 

컴퓨터 게임 중독 정도가 높다고 한 것과 유사한 같은 결

과로 인터넷 중독은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

인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통제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을 중심으

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 중독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행동 활성화 체계, 학업적 자아개념, 가
족 응집성 순으로 나타났고, 이 변수들은 인터넷 중독을 

22%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향을 줄 것이라 기 했

던 모든 변인이 인터넷 중독의 설명변인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인터넷 중독은 성격, 가족체계, 학습 변인에 의

해 부분적으로 설명되었다. 본 연구 주요 변수의 설명력

이 인터넷 중독에 해 22%의 설명력을 가지므로 기타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주요 요인을 고려하여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을 이해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윤영미와 

박효미(2006)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하는 요

인이 인터넷 하루 사용 시간, 충동성, 공격성, 성별, 자아 

존중감, 인터넷 사용 기간, 아버지 연령, 주 사용 장소였

고, 이 변수에 의해 인터넷 중독은 46.8%가 설명되어졌으

며, 오원옥(2004)의 연구에서는 성별, 충동성, 1일 평균 컴

퓨터 게임 시간, 우울, 혼자 보내는 여가 시간, 낮은 학교 

성적, 주당 PC방 이용 일수가 컴퓨터 게임 중독의 영향 

요인이었다. 문영임 등(2005)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저학

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주일 인터

넷 사용 시간, 자기 통제력, 성별(남), 아버지 직업(사무

직), 게임 활용, 인터넷을 혼자하는 경우였고, 인터넷 중

독의 42%를 설명하였다. 기타 연구결과 인터넷 사용시간

은 인터넷 중독의 주요요인으로 아동의 인터넷 사용에 

한 통제는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

제로 고려된다. 강희양과 손정락(2007)의 인터넷 및 게임 

중독 관련 변인에 한 메타분석에서 가족변인, 또래 변

인, 인터넷 특성 변인, 자기 관련 변인, 정서변인, 학교 변

인등 6개 변인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 또래 변인의 

효과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추후 연구에서는 또

래 변인에 한 분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은 거의 모든 초등학생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절제를 

지도하여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 변인에 한 이해를 통해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있

어 성격적 측면에서 행동 활성화 체계, 가족체계에서 가

족 응집성, 학업적 자아개념이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부모나 교사는 아동의 인터넷 사용에 있어 중

독적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의 성향을 파악하고, 가
족적 지지와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

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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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s among Internet Addictio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Family System, and Learned Self-Concep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young-Hee Kim, Myoung-Sook Kim

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gree of internet addiction and factors affecting internet 
addic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was employed in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378 students who were 
recruited from 5th and 6th grade in five elementary schools in J city, Korea.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10.1 program.

Results: Of the children, 51.9% reported being average online users, 45.5%, heavy online users, and 2.6%, internet 
addicted.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of subjects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the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ehavioral inhibition system, family cohesion, and learned self-concept, but not family adaptability. Significant predictors 
influencing internet addiction were the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learned self-concept, and family cohesion. These 
predictors accounted for 22% of variance in internet addictio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the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in personality aspects, family cohesion in the 
family system, and learned self-concept are primary factors that explain internet addiction among elementary students. We 
suggest these results be used to develop an online addiction prevention or treatment program.

Key Words: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ternet addiction, Personality, Family system, Learned self-conce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