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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tudies internet addiction and the levels of distressful stresses of middle 

school students based on their sexualities and grades. The paper also analyzes distressful 

stress factors affecting internet addiction and tests internet addiction differences by their 

levels of distressful stresses. The results indicates that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ternet addiction by their distressful stresses levels. The research holds that 

distressful stresses in their academic achievements and their family lives are significant 

factors explaining internet addi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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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정보통신부(2005)가 발표한 「2004년도 하반

기 정보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 우리

나라 만 6세 이상  국민의 70.2%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수는 3,158만 명에 이른다. 

인터넷 이용률은 1999년의 22.4% 이후 꾸 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인터넷 사용의 보편

화와 더불어 인터넷 독 상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Griffiths(1995)에 의해 처음 명명된 ‘인터넷 

독(internet addiction)’이란 용어는 인터넷 과

다 사용과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한 

집착  의존성과 같은 병리 이고 강박 인 인

터넷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 독 장애

(internet addiction disorder)’, ‘사이버 독

(cyber-addiction)’, ‘병  인터넷 사용(pathological 

internet use)’, ‘넷 독(net-addiction)’, ‘웹홀리

즘(webholism)’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

고 있다. 

6-19세에 이르는 청소년의 경우 96.2%가 인

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연령   가

장 높은 인터넷 이용률을 나타내는 것으로(정보

통신부, 2005), 청소년의 인터넷 독 가능성에 

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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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기 인터넷 사용의 독  성향은 약물남용이나 

비행과 같이 청소년 문제행동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조남근․양돈규, 2001), 그 원인과 결과에 

한 연구가 꾸 히 이어져 오고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 독의 원인에 해서는 크게 

인터넷 매체 자체의 특성과 청소년 개인의 심리

 성향 그리고 청소년의 가정환경이란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개방성, 익명성, 정보성, 

흥미와 같은 인터넷 자체의 특성이 독을 래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장일순, 

2000), 높은 충동성이나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청소년 개인의 성향이나 정서가 독의 원인으로 

제시된 바 있다(맹미희, 2003; 윤재희, 1999; 양

돈규, 2001; Young, 1996). 실에서는 어려운 

인간 의사소통을 가상 세계에서 이루려는 성향

이 인터넷에 독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본 

King(1996)의 주장이나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

존감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러한 자신의 

심리 상태를 보상받기 해 인터넷에 빠져들게 

된다고 설명한 Young과 Rogers(1997)의 연구 

한 인터넷 독의 원인을 개인의 심리 상태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정의 심리  환경에서도 인터넷 독의 원인

을 찾을 수 있는데, 거부 인 양육태도를 가진 부

모의 자녀가 인터넷 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고 보고한 윤지 (2001)의 연구나 가족의 지지가 

약할수록(안석, 2000),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합

리 일수록(박정은, 2001), 부모가 인터넷 사용

을 방치할수록(이계원, 2001), 가족간의 갈등이

나 충돌이 많고, 분 기가 우호 이지 않을 때(정

경란, 2001) 인터넷 독에 빠질 험이 높다고 

제시한 연구들이 그 이다. 

일반 으로 청소년기는 신체 으로 그리고 심

리 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압

력과 요구에 해 불균형을 지각하는 정도가 높

으므로 이로 인해 생리 , 심리 으로 부정 인 

반응, 즉 스트 스를 경험하고 표출하는 경향이 

많다. 청소년들의 스트 스를 야기하는 생활사건 

혹은 일상생활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한 최근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

요한 스트 스 요인은 가정생활 문제뿐만 아니라 

공부, 성 , 시험 등 학교생활 문제와 친구 계, 

자기 자신과 련된 문제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

나고 있다(김보정, 2002; 손 미, 2002; 신미리, 

2003; 심 훈, 1998; 황희석, 2003). 

스트 스가 청소년 개인의 심리  특성에 향

을 미치기도 하고  다른 문제행동이나 부 응 

행동을 래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해 볼 때, 개

인의 심리  특성이나 부모와의 계와 같은 가

정생활 요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

는 다양한 요인들, 즉 학업에 한 불안과 불만, 

학교생활의 부 응, 가정의 경제상황, 친구와의 

계, 자신의 정체감이나 외모 등의 스트 스 요

인과 인터넷 독이라는 문제행동간 계에 해 

보다 폭넓은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의 인터넷 독이 자기효능감과 문제해

결 태도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동기  학

업성취를 하시킬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이나 가

정생활에서의 응, 친구 계 등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제시된 바 있으

나(김재 , 2003; 박종주, 2002; 서주 , 2001; 

안복모, 2002; 엄순명, 2002; 이소 , 2000; 

Young & Rogers, 1997),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

에서의 응, 친구 계 등에서 나타나는 스트 스

가 인터넷 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인터넷 독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인터넷 독

에 빠질 수 있는 배경 원인으로서 가정생활을 비

롯하여 학업, 친구 계, 자기 자신에 한 스트

스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

게 학업, 가정, 친구 계, 자기자신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스트 스가 인터넷 독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해 으로써 청소년의 인터넷 

독에 한 보다 포 인 이해와 교육  시사

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을 상으로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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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독정도와 스트 스 수 이 어떠한지 알

아보고, 학업, 가정, 친구 계, 자기 자신에 한 

스트 스의 수 에 따라 인터넷 독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 독을 측하는 

유의미한 스트 스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생의 성별, 학년별 인터넷 독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생의 성별, 학년별 스트 스 수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학생의 스트 스(학업, 가정, 친구

계, 자기자신) 수 에 따라 인터넷 독에

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학생의 인터넷 독에 한 측요

인으로서 스트 스(학업, 가정, 친구 계, 자

기자신)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Ⅱ. 청소년의 스트 스와 

인터넷 독

재 사용되고 있는 스트 스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구분된다. 자극으로서의 스트

스, 반응으로서의 스트 스, 상호작용으로서의 스

트 스가 그것이다. 자극으로서의 스트 스는 행

동주의 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스트 스를 인간

에게 미치는 사건, 즉 하나의 자극으로 보는 입장

이고, 반응으로서의 스트 스는 어떤 요구에 한 

신체의 불특정한 반응이라고 보는 유기체의 생리

 측면에 을 둔 것이다.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 스는 환경과 인간간의 계를 강조하는 입

장으로, 환경내의 자극 특성과 이에 한 반응의 

매개체로서의 개인의 특성을 강조한다. 다시 말

해, 개인은 환경의 자극 요소와 그 반응을 직선

으로 매개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지각, 인지나 스

트 스에 한 처능력 등의 특징도 환경의 주

요한 일부분이 되며 환경에 향을 다는 견해

로서, 단순한 작용이 아닌 상호작용 는 역동  

작용으로 보는 것이다(박은 , 1995; 양병환․신미

, 1999; Lazarus & Folkman, 1984). 

상호작용  에서 볼 때, 한 개인이 지각하

는 스트 스의 수 은 상황 인 요인과 개인 인 

요인의 복합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

다. 즉 자신의 외모나 개개인의 특정 성격, 건강, 

강박 념 등의 개인  상황, 부모의 부부 계, 

부모의 양육 태도, 형제 자매 계, 가정의 분

기, 가정의 경제  문화  상태 등과 같은 가정환

경  상황, 성 이나 학교환경과 같은 학업  상

황, 동성  이성간의 친구 계 상황의 특성과 일

련의 사건에 한 측가능성  통제가능성 그

리고 사회  지원의 정도와 같은 요인들이 청소

년 개인의 스트 스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박 기, 1998).

1990년  이후 인터넷 환경이 격히 발달하

면서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상 생활에서의 

다양한 스트 스를 해소하는 공간으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 선

호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스트 스가 높을수록 인

터넷 독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Suler, 1996; Young, 1996).  

독이란 말은 원래 의학  용어로서 그 독

의 상이 알콜이나 독극물 등 약물을 복용하는 

사례에 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어떠

한 물질이 신체에 일으키는 험 증상에만 국한

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  험 증상  

문제의 특성에 따라 심리학과 의학 분야에서 다

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인터넷 독이란 

용어 한 인터넷에 한 과도한 의존, 내성, 

단증세와 같은 특성을 심으로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Suler(1996)는 모든 가상 실에 한 독을 

두 가지 범주 즉, 인 계 주 형태와 비 인

계 주 형태로 나 어 볼 수 있다고 하 다. 

인 계 주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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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고 사회 인 생활을 하는데 몰입하고 

그 외의 컴퓨터 이용에는 심이 없으며, 비 인

계 주 부류의 사람들은 개인 인 게임, 일, 

정보 수집 는 인터넷에서 무엇을 찾아다니는 

일에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들의 인 계를 해

서 가상공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부분의 

인터넷 독자들은 인 계 주 형태를 지닐 것

이라고 측하면서 그들의 사회  인터넷 독의 

기 에 흐르는 욕구는 인 계 이라고 주장하

다. 

Young(1996)은 인터넷 독에 범 한 행동

과 충동-통제 문제를 포함시키면서 독 유형을 

사이버 섹스 독, 사이버 계 독, 네트웤 강

박증, 정보 과몰입, 컴퓨터 독과 같은 다섯 가

지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사이버 섹스 독

이란 성인 화방이나 사이트를 충동 으로 사용

하며, 사이버 포르노나 사이버 섹스에 몰입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이버 계 독이란 화방, 머

드게임, 뉴스 그룹 등의 온라인 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네트워크 강박증이란 

충동 으로나 강박 으로 온라인 도박․쇼핑․경매 

등에 독되는 경우를 그리고 정보 과몰입이란 

충동 인 웹서핑  자료 검색에 독되는 것을 

말하며, 컴퓨터 독이란 컴퓨터 게임이나 컴퓨터 

로그램을 강박 으로 하는 것으로 부분 아동

이나 청소년에게서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Young(1998)은 인터넷 독의 요한 요인인 

내성, 단, 생활 문제 등을 포함하여 인터넷 

독검사를 개발하 는데(Young, 1998), 재 청소

년의 인터넷 독의 방과 치료를 한 진단도

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상  차

부산 역시 소재 Y 학교 학생 총 724명을 

상으로,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에 걸

쳐 인터넷 독 검사  스트 스 지각 검사를 실

시하 다. 이  일부 응답이 락된 상을 제외

한 후, 총 704명을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상으로 

삼았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학생의 일반 황

은 다음 <표 1>과 같다. 

구분 n %

성별
남 363 51.6

여 341 48.4

학년

1 223 31.7

2 246 34.9

3 235 33.4

계 704 100

<표 1> 연구 상자 황

2. 검사도구

가. 인터넷 독 검사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온라인 독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사용하고 있

는 인터넷 독 검사(Internet Addiction 

Test)(Young, 1998)를 김은정, 이세용, 오승근

(2003)이 우리나라 청소년용으로 번안, 수정하여 

타당화시킨 총 20 문항을 사용하 다(<표 2> 참

조). 김은정 등(2003)의 연구에서 검사척도의 내

 합치도를 알아본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91로 높게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도 .90으로 산출

되어 인터넷 독검사의 신뢰도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각 문항에 한 일치 정도를 5단계로 평정하여 

총 을 산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Young(1998)

과 김은정 등(2003)이 제시한 바에 따라 20-49

을 인터넷의 ‘일반 사용자군’으로, 50-79 을 

‘ 독 험군’으로 그리고 80  이상을 ‘ 독군’으

로 구분하 다.

나. 스트 스 검사

스트 스 수 을 알아보기 하여 본 연구에서

는 신미리(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를 수

정, 보완하여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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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1.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인터넷을 하
게 된다

2. 인터넷으로 시간을 보내느라 다른 해야될 일을 
소홀히 한다

3. 가장 친한 친구와 노는 것보다 인터넷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4.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사귄다

5. 인터넷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해 가까
운 사람들이 불평한다

6. 인터넷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성 이나 
학교 일에 지장을 받는다

7. 공부나 해야 할 일을 하기 에 이메일부터 먼  
확인한다

8. 인터넷 때문에 학습능률이 떨어진다

9. 다른 사람이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볼 
때 숨긴다

10. 실의 골치 아  생각을 잊기 해 인터넷을 하
게 된다

11. 다시 인터넷 하기를 기 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12. 인터넷이 없다면 생활이 지루하고, 허 하며, 기쁨
이 없을 것이라고 걱정한다

13. 인터넷 속 에 다른 사람이 방해하면 소리지르
고 고함치거나 막 화를 낸다

14. 밤 늦게까지 인터넷을 하느라 잠을 못 잔다

15.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 한 생각으
로 꽉 차 있거나 속하는 것을 상상한다

16. 인터넷을 할 때, “조 만 더하고 그만두어야지”라
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한다

17. 인터넷 하는 시간을 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
다

18. 인터넷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숨기려고 한다

19. 남들과 밖에서 놀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시간 보내
는 걸 택한다

20.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는 우울하고 울 해지거나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인터넷을 하게되면 그런 기
분이 사라진다

<표 2> 인터넷 독검사 문항

검사는 네 개의 하 역 즉, 학업, 가정, 친구

계, 자기자신에 한 스트 스를 측정하는 5단계 

Likert형 총 3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트

스 역  체 문항에 한 신뢰도 계수의 범

는 .79에서 .92로 나타나, 검사의 신뢰도는 양

호하다고 할 수 있다(<표 3> 참조).

3. 자료분석 

연구문제에 따라 조사 상자의 인터넷 독 

정도와 스트 스 수 을 악하기 하여 성별, 

학년별 교차분석(Crosstab)  χ2검증(Chi-square 

test)을 실시하 으며, 학생의 스트 스 수 에 

따른 인터넷 독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t검증(t-test)을 실시하 다. 그리고 학생의 

인터넷 독에 한 측요인으로서 스트 스가 

갖는 설명력을 알아보기 하여, 인터넷 일반 사

용자군과 독군 사례를 추출해서 이를 목 변수

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Test)을 실시하 다.

역
문항
번호

구성내용
문항
수

cronbach's α

학업 1-10

․성 에 한 불안
․공부에 한 부담
․학교수업에 한 

불만
․교사와의 계에 

한 불만

10 .79

가정 11-20

․부모와의 갈등
․형제와의 갈등
․경제  어려움
․가정내 소외감

10 .82

친구
계 21-29

․친구의 부재
․친구의 괴롭힘
․의사소통의 어려움

9 .90

자기 
자신

30-39

․정체감의 상실
․성, 외모에 한 

고민
․감정조 의 어려움

10 .85

체 39 .92

<표 3> 스트 스 지각검사의 신뢰도

Ⅳ. 연구 결과

1. 학생의 인터넷 독 

학생의 인터넷 독 검사 결과, 체 으로

는 일반 사용자군이 8.5%(60명)인데 비하여 

독 험군과 독군에 속하는 학생들이 체 

91.5%(644명)를 차지하고 있어 독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여학생(M=70.8, 

SD=14.3)이 남학생(M=67.5, SD=14.9)에 비해 

인터넷 독 수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M=72.0, SD=14.3)이 2학년

(M=69.0, SD=14.8)이나 3학년(M=66.5, 

SD=14.6)에 비해 상 으로 인터넷 독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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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총 을 기 으로 인터넷 독군을 분류

하여 성별, 학년별로 교차분석  χ2검증을 실시

한 결과(<표 4> 참조), 성별에 따라서는 인터넷 

독군의 분류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인터넷 독군 

집단 분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χ2=11.52, 

p<.05).   

구분

변인

수 집단(사례수(%))

M SD
일반 

사용자군
(20-49 )

독
험군

(50-79 )

독군
(80-100 ) 계 χ2

성

별

남 67.5 14.9 31(8.5) 251(69.1) 81(22.3) 363(100)
5.05

여 70.8 14.3 29(8.5) 211(61.9) 101(29.6) 341(100)

학

년

1 72.0 14.3 16(7.2) 136(61.0) 71(31.8) 223(100)

11.52
*

2 69.0 14.8 17(6.9) 164(66.7) 65(26.4) 246(100)

3 66.5 14.6 27(11.5) 162(68.9) 46(19.6) 235(100)

체 69.1 14.7 60(8.5) 462(65.6) 182(25.9) 704(100)

* p<.05

<표4> 성별, 학년별 인터넷 독의 차이

2. 학생의 스트 스 수

학생의 스트 스 검사 결과, 남학생

(M=143.1, SD=23.0)이 여학생(M=138.6, 

SD=21.0)에 비해 스트 스 수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M=144.3, 

SD=22.6)이 2학년(M=139.8, SD=22.0)이나 3

학년(M=139.0, SD=21.8)에 비해 상 으로 

스트 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elly(1939)의 집단 구분에 한 통계  제안

을 참고로, 상․하  약 27%에 해당하는 사례수를 

스트 스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성별, 학년별로 교차분석  χ2검증을 실시하 다

(<표 5> 참조). 그 결과 성별에 따라 스트 스 

집단을 구분하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χ2=7.90, p<.01), 학년에 따라서도 스트 스 집

단을 구분하는데 있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χ2=7.61, p<.05).   

구분

변인

수 집단 (사례수(%))

M SD
낮은 집단
(64-127 )

높은 집단
(155-195 ) 계 χ2

성

별

남 143.1 23.0 87(43.5) 113(56.5) 200(100)
7.90

**

여 138.6 21.0 107(57.8) 78(42.2) 185(100)

학

년

1 144.2 22.6 51(40.5) 75(59.5) 126(100)

7.61*2 139.8 22.0 72(53.7) 62(46.3) 134(100)

3 139.0 21.8 71(56.8) 54(43.2) 125(100)

체 140.9 22.2 194(50.4) 191(49.6) 385(100)
* p<.05

<표 5> 성별, 학년별 스트 스 수 의 차이

3. 학생의 스트 스 수 에 따른 인터넷 

독의 차이

스트 스 수 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

의 인터넷 독 수에 한 차이를 t-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학업(t=-7.50, p<.001), 가정

(t=-8.81, p<.001), 친구 계(t=-5.06, p<.001), 자

기자신(t=-8.11, p<.001)에 한 스트 스가 높

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 인터넷 독 수에 유

역 집단 M SD t

학업
낮은 집단(n=180) 62.58 15.63

-7.50***

높은 집단(n=178) 74.52 14.43

가정
낮은 집단(n=197) 62.96 15.31

-8.81
***

높은 집단(n=197) 75.74 13.39

친구 계
낮은 집단(n=192) 64.90 15.13

-5.06
***

높은 집단(n=178) 72.97 15.54

자기자신
낮은 집단(n=186) 62.80 14.37

-8.11***

높은 집단(n=188) 75.39 15.61

체
낮은 집단(n=194) 62.61 15.29

-8.69
***

높은 집단(n=191) 75.83 14.57

*** p<.001

<표 6> 스트 스 수 에 따른 인터넷 독 

수의 차이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체 으로 보았을 때, 

스트 스가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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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독 수 한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간 

차이도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t=-8.69, p<.001). 

4. 학생의 인터넷 독에 한 스트 스

의 측력

인터넷 일반 사용자군과 독군을 목 변수로 

두고, 이를 측하는 요인으로서 학업, 가정, 친구

계, 자기자신에 한 스트 스를 설명변수로 해

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설명변수 B S.E. Wald df p Exp(B)

학업 .11 .03 13.60 1 .000 1.12

가정 .12 .03 15.20 1 .000 1.13

친구 계 -.01 .03   .20 1 .658 0.99

자기자신  .21 .03   .71 1 .399 1.02

상수 -7.35 1.32 30.99 1 .000 0.00

<표 7> 인터넷 일반 사용자군  독군에 

한 스트 스의 측력

의 <표 7>에 의하면 학업에 한 스트 스 

회귀계수는 0.11이며 이 회귀계수의 통계  유의

성을 검정하는 값인 Wald 통계량 13.60으로, 그 

값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가정에 한 스트 스의 경우에도 회

귀계수가 0.12, Wald 통계량이 15.20으로 통계  

유의성이 검증되었다(p<.001). 한편, 친구 계에 

한 스트 스나 자기자신에 한 스트 스의 회

귀계수는 각각 -0.01, 0.21로 나타나 통계  유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상수는 

-7.35이며 통계 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p<.001). 

즉, 학업에 한 스트 스의 경우, Exp(0.11)

가 1.12로 다른 변수의 값을 일정하게 놓고 스트

스가 1단 , 즉 본 연구의 스트 스검사에서 1

이 증가되면 인터넷 독군이 될 확률은 1.12

배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에 

한 스트 스의  Exp(0.12)는 1.13으로, 다른 변

수의 값을 일정하게 놓고 스트 스 검사 수가 1

이 증가하면 인터넷 독군에 속할 확률은 

1.13배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스트

스 요인들  학업과 가정에서의 스트 스가 

인터넷 독군이 될 가능성을 측하는 데 있어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Ⅴ. 논의  결론

본 연구는 학생의 인터넷 독과 스트 스 

수 을 악하고, 인터넷 독에 향을 미치는 

측요인으로서의 스트 스 요인을 분석해 보고

자 하 다. 연구문제에 따라 그 결과를 련 연구

와 함께 논의해 보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

사 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인터넷 독 정도를 살펴본 결

과, 평균 으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터넷 

독 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Young(1998)의 인터넷 

독 집단 분류에 따라 성별, 학년별로 차이를 검증

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

았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의 독비율이 여학생보다 

높다고 한 김주노(1993), 김진숙(2000), 남기수

(2001), 서주 (2001)의 연구결과와 그리고 

학년보다 고학년에서 더 높은 인터넷 독군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양돈규(2001)의 연구와는 상

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들의 주요 

인터넷 활동인 게임뿐만 아니라, 이른바 ‘미니홈

피’, ‘블로그’, ‘카페’ 활동 등 다양한 인터넷 기반 

활동이 하루가 다르게 속도로 확 되고 있는 

상황과 련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남

녀를 막론하고 학교 이 의 어린 아동들까지도 

이러한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인터

넷 활동에 해 의존 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실을 고려해 볼 때 독에 있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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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인터넷 근 시간이 인터

넷 독의 표 인 지표  하나임을 고려해 볼 

때, 학교 1학년이 3학년에 비해 컴퓨터의 독

 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고입

비 학업 시간에 한 부담의 차이룰 그 원인  

하나로써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의 성별, 학년별 스트 스 수 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그리고 1학

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상 으로 스트 스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트 스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성별, 학년

별로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라 그

리고 학년에 따라 스트 스 집단간 차이가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 스 

정도가 학년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다는 손 미(2002), 황희석(2003)의 

연구와 상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에 

해서는 후속 으로 보다 심층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학생의 학업, 가정, 친구 계, 자기자신

에 한 스트 스 수 에 따라 인터넷 독 정도

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스트 스가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이 인터넷 독 수 한 

높게 나타났으며, 스트 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인터넷 독 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심리  환경이 인터

넷 독에 향을 다고 보고한 윤지 (2001), 

안석(2000), 박정은(2001), 이계원(2001), 정경

란(200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인터넷 독의 부정  결과로 학교생

활이나 친구 계, 자신의 효능감 등을 제시하 던 

연구들(김재 , 2003; 박종주, 2002; 서주 , 

2001; 안복모, 2002; 엄순명, 2002; 이소 , 

2000; Young & Rogers, 1997)의 입장과는 달리 

이러한 요인들이 인터넷 독의 결과로서가 아니

라 설명변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에 주목

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학생의 인터넷 독에 한 측요인

으로서 학업, 가정, 친구 계, 자기자신에 한 스

트 스의 설명력을 검증한 결과, 스트 스 요인들 

 학업에 한 스트 스와 가정에 한 스트

스가 인터넷 독군에 속할 확률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가족 계와 청소년 문제행동간에 높

은 련이 있다는 연구들(오미경, 1998; 남 미, 

1999; Frick, 1994; Hoffman, 1987; Speltz & 

Deklyen, 1993)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인터넷 

독에 있어 가정환경의 요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학교생활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원인으로서 

인터넷 독을 보는 기존 연구들의 과는 달

리, 학업에 한 스트 스가 인터넷 독에 원인

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청소년의 문제가 개인의 심리  차원뿐만 아니

라 복합  환경요인이 상호 작용한다는 을 고

려해 볼 때, 청소년의 인터넷 독과 스트 스 변

인간의 명백한 인과성을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

다. 그러나 인터넷 독의 측변인으로서 학업이

나 가정에 한 스트 스가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다는 결과는 청소년의 인터넷 독 상을 

이해하고 방하는 데 있어 학교나 가정과 같은 

환경의 생태  근이 필요함을 시사해 다. 학

교나 가정에서의 청소년의 스트 스에 해 보다 

세심한 주의와 심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스트

스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한 학교

상담 로그램이나 가족치료 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독 험군과 독군에 

해당하는 학생의 사례가 체 표집 상  

91.5%를 차지하는 것에서도 보듯이, 실상 청소년

의 인터넷 독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

다. 이후, 등학생부터 성인까지 표집 상에 포

함시켜 발달에 따른 변화를 고찰하는 연구가 필

요하며, 인터넷 독에 한 개인 , 사회  요인

의 종합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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