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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degree to which people use the Internet prior to 

joining the army and mental health. 
Methods：The author assessed Internet addiction and mental health using an Internet addiction diagnos-

tic scale for soldiers and the Symptoms Check-list-90. A total of 508 subject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
alysi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Results：The Internet addiction risk group (n=19, 3.7%) had significantly higher mean scores for obses-

sive-compulsion (t=-2.43, p=0.02) and interpersonal-sensitivity subscales (t=-2.30, p=0.03) tha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Internet addiction was related to soldiers’ mental health. An assessment focused on internet 

use would be useful in the evaluation of a person potential adaptation to the military. (Anxiety and Mood 
2010;6(2):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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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 나라는 의무병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군인들 대부

분이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하고 있다.1 군에 입대하는 병

사들은 대부분 후기 청소년기에 속한다. 후기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이행되는 발달단계로 스트레스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식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다.2 또한 군 입

대는 많은 환경적 변화와 지속적인 긴장을 가져오기에 군

인들은 군생활에서 긴장과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3 병사의 자살, 탈영, 정신장애를 포함한 크고 작은 군

기 사고의 대부분이 군 부적응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4

를 보아도 의무적으로 군 입대를 해야 되는 병사들의 건강

한 군 생활 적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군인들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보고 되

었는데, 군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 감이 군 적응에 유의

한 영향1을 주는 인자로 보고되고, 상관과의 관계나 동료

와의 관계가 군의 부적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보

고도 있었다.3 그리고 군에서의 자살시도 이유가 자율권의 

제한과 답답함, 두려움과 자신감결여,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이라는 보고5도 있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고려

해 볼 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적 요소만이 아닌 병사들의 

개인적인 차원의 정신건강 문제가 군 적응에 깊이 관련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일상생활의 필수품목으로 

자리잡아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6 하지

만 인터넷 이용에 따른 부정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남으

로써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7 Korea Agenc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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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Opportunity & Promotion, KADO(2008)는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을 14.3%로 보고 하였

다.6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성인의 2배 이상이며,8 청소

년의 인터넷 중독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9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 건강관련 증

상이 많이 나타나며,10 특히 우울, 사회공포증, 적대감 수준

이 높아진다는 것이 보고되었다.11  

따라서 주변환경과 본인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

는 시기인 청소년기의 연장선 상에 있는 현역 군인들에서, 

인터넷에 중독된 군인들은 관련 정신병리로 인하여 군대 

내에서 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군인들의 

입대 전 인터넷 중독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인터넷 중독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도 보고된 것이 없는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역 군인의 입대 전 인터넷 사용 정도와 

정신건강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 구 방 법 
 

연구대상 및 과정 

이 연구는 일 부대의 현역 군인 690명을 대상으로 2008

년도 지역 정신보건센터의 군부대원 정신건강 중재 프로그

램을 위하여 실시되었다. 정신보건 센터 요원들이 직접 부

대를 방문하여 병사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부대 담당

자가 설문지를 수거하여 지역 정신보건센터에 전달하였다. 

수집된 총 690개의 자료 중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이 누락

된 항목이 있는 것을 제외한 508개의 설문지가 최종분석

에 포함되었다. 관련기관의 윤리 심의 위원회로부터 이 연

구를 승인 받았다. 

 

평가도구 

 

군 병사용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 

2006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검토된 병사용 인터넷 

중독 경향성 진단척도를 사용하였다.12 총 61문항으로 이

루어 졌으며, A척도(입대 전 인터넷 중독 정도), B척도(인

터넷 대체행태 수준), P척도(심리적 취약성 총점-외로움, 

효능감, 통제감)로 구성되어 있다.‘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이며 분류기준은 

표집 집단의 응답분포와 관례적인 통계적 분류기준을 적용

하여 위험군, 잠재군, 일반군의 세 집단으로 분류한다. 본 

척도는 1,834명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였고, 인터넷 중독 경향의 과거와 현

재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척도이다.13 

 

간이 정신진단 검사(Symptom check list, SCL-90-R) 

병사들의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간

이정신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SCL-90-R은 Derogatis 

등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식다차원증상목록 검사이다. 신

체화(Somatization, SOM), 강박증(Obsessive-Compul-
sive, O-C), 대인민감성(Interpersonal Sensitivity, I-

S), 우울(Depression, DEP), 불안(Anxiety, ANX), 적대

감(Hostility, HOS), 공포불안(Phobic anxiety, PHOB), 

편집증(Paranoid ideation, PAR), 정신증(Psychoticism, 

PSY)의 9개 증상차원, 9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체 지표는 전체심도지수(Global Severity Index, GSI), 표

출증상합계(Positive Symptom Total, PST), 표출증상심

도지수(Positive Symptom Distress Index, PSDI)이다.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0점)에서‘아주 심하다’(4점)까지 5점 평정

으로 한다. 실시시간이 15~20분 정도로 짧고, 당사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고,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을 가려내는 일차적 도구로 사용 될 수 있다. 검사의 실시

나 채점이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고, 집단 심리

검사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증상을 대체로 포괄하고 있

는 특징이 있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

에서는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이 번역하여 표준화한 한국

어판 SCL-90-R14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대상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 및 측정 도구의 평균값

을 측정하였다. 인터넷 중독 위험 군과 대조군의 SCL-90-

R 평균값 비교를 위하여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하였

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

의수준은 0.05 미만의 p값을 기준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인구사회학적 특징 

연구 대상자는 총 508명이었으며, 모두 남성이었다. 연

령층은 20세에서 32세이며, 평균 연령은 22.2±1.1세였

다. 종교는 225명(44.3%)이 종교가 없었고, 기독교 123

명(24.2%), 불교 103명(20.3%), 천주교 57명(11.2%)순

이었다. 사병들로 구성된 대상자들의 계급은 이등병 46명

(9.1%), 일병 155명(30.5%), 상병 213명(41.9%), 병장 



 
 
 
 
 

김선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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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명(18.5%)이었다(Table 1). 

 

인터넷 중독경향과 간이 정신진단 척도의 평균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던 508명의 인터넷 중독 경향 진

단 척도와 SCL-90-R의 소척도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를 구하였다. 그 중 입대 전 인터넷 중독 정도를 나타내는 

A척도의 평균값은 37.27±8.58이었고, 정신건강의 전반

적인 증상 지표를 나타내는 GSI의 평균값은 39.98±5.22

이었다. 

 

인터넷 중독 척도 점수에 의한 집단 분류와 평균 비교 

병사용 인터넷 중독 경향 진단척도로부터 분류된 고위험 

집단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 집단을 합쳐 인터넷 중독 위험 

군으로 분류하여 인터넷 중독의 문제가 없는 대상자와 SCL-

90-R 소척도들을 각각 비교하였다.  

508명의 현역 군인 중 19명(3.7%)이 인터넷 중독 위

험 군에 해당하였다. 인터넷 중독 위험 군 19명과 정상군

의 489명의 SCL-90 소척도들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O-

C, I-S에서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고     찰 
 

본 연구는 현역 군인들의 정신건강에 입대 전 인터넷 사

용 정도가 관련성이 있는지 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비중독군과 비교하여 

강박증, 대인민감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인터

넷 중독과 정신병리의 연관성을 살펴 본 기존 연구들은 보

면, 한 연구15에서 인터넷 중독자들에게서 정상인들보다 더 

많은 정신병리가 발견되었고, 다른 연구16에서 인터넷 중

독이 종종 다른 정신병리와 동시 이환 된다고 보고하였다. 

인터넷 중독이 우울증, 사회공포증, 충동조절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등과 같은 기존의 정신병리를 좀 더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17는 연구도 있었다. 또한 국내의 한 연구18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 군이 우울증, 반사회성, 편집증, 강박

증, 정신분열증, 조증 척도에서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과 정신병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가 있어 왔다. 1,173명의 중고교생

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과 불안, 우울, 자기 효능감의 

연관성을 본 연구19에서 인터넷 중독 군에서 현재의 불안정

도 및 불안성향이 모두 높았다. 그리고 신체적 징후들의 수

가 증가하였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

다. 이는 병사들의 대부분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연장선

상에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본 연구결과와 일

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며, 더 나아가 군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1,555명의 중고교생

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 군에 동반된 정신병리에 대한 

연구20에서도 신체증상, 불안, 사고의 문제, 공격성 등이 

의미 있게 높은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

로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Kim 등21은 1,573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

독과 우울증의 관계를 의미 있게 보고하였고, 5개 고교의 

869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22에서는 우울성

향이 중독 경향 군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회

피 및 불안척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나는데, 본 연구는 입대 전 우울증 등 두

Table 2. Comparisons of SCL-90-R between internet addiction 
risk group and control group 

 
Internet addiction 
risk group (n=19) 

Mean±SD† 

Control group 
(n=489) 

Mean±SD 
t p 

SCL-90     
SOM 46.32±8.75 43.87±6.17 -1.21 0.24*
O-C 44.53±9.54 40.22±7.50 -2.43 0.02*
I-S 45.74±8.16 41.38±6.41 -2.30 0.03*
DEP 42.05±6.48 39.74±5.32 -1.84 0.07*
ANX 41.89±3.78 41.32±4.07 -0.61 0.54*
HOS 44.47±6.83 43.18±5.28 -1.03 0.30*
PHOB 44.42±2.84 43.87±3.11 -0.77 0.44*
PAR 42.05±6.29 40.42±5.13 -1.38 0.18*
PSY 44.42±6.45 41.78±3.82 -1.78 0.09*
GSI 42.74±7.09 39.87±5.11 -1.75 0.10*
Independent t-test *：p<0.05, †：Standard deviation. SCL-90-R：
Symptom check list-90-revised, SOM：Somatization, O-C：Ob-
sessive-Compulsive, I-S：Interpersonal Sensitivity, ANX：Anxiety, 
HOS：Hostility, PHOB：Phobic anxiety, PAR：Paranoid ideation,
PSY：Psychoticism, GSI：Global Severity Index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508 soldiers

 N (%) or Mean±SD* 

Male sex 508 (100) 
Age (years) 22.2±1.1 
Religion  

Christian 123 (24.2) 
Catholic 057 (11.2) 
Buddhism 103 (20.3) 
No religion 225 (44.3) 

Rank  
Private 046 (09.1) 
Private first-class 155 (30.5) 
Corporal 213 (41.9) 
Sergeant 094 (18.5)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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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진 정신병리를 가진 대상자는 징집 과정에서 대개 제

외되는 데에 기인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 군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는 것을 고려할 때,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하여 정신병리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는 

인터넷 사용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최초의 연구

라는 점, 또한 이전의 많은 연구들이 군 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스트레스, 심리 사회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

리 군 입대 이전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군인들의 정신 

건강에 접근한 것이 본 연구의 장점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의 제한 점이 있다. 첫째, 인터넷 중

독 위험을 보이면서 정신 병리를 가진 군인들에서 인터넷 

중독 이전에 근본적인 동반질환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둘 째, 자기 보고식 방법으로 과거 회상을 바탕으로 인터

넷 중독 여부가 진단되었기에 회상 오류(recall bias)가 결

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 째, 각각

의 연구에서 Young 등23이 고안한 Internet addiction scale

을 번안하여 각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는

데, 본 연구에서는 이순묵 등24이 개발한 성인용 인터넷 중

독 진단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기에 해석에 주의가 필

요하다.  

후속 연구에서 자기 보고형 척도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임상 면접을 통한 진단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

한 향후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정신병리를 가진 군인들에

서 정신질환의 이환률과 군 부적응자의 발생률에 대한 연

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현역 군인들에서 입대 전 인터넷 중독과 정신

건강과의 관련성을 찾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 

중독 위험군이 강박증과 대인 민감증 척도에서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정신병리는 군대 부적

응과 연결될 수 있기에 입대 전 군인들의 인터넷 사용 평

가는 군 적응을 위한 정신건강 평가 중 하나로서 유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 단어：인터넷 중독·군인·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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