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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연구의 필요성1.

보 과 사용 아짐에 라 사 다

양 야에 수사 식 고 다 특 생.

들에게 사용 새 운 술 습득과 다양 사

가능 게 고 계 장 수 는,

도 과 동시에 미 주 에 빠 게 산 고

다 지만 경 달 보격차.

고 쉽게 원 는 보 얻고 거움 찾 수 는,

효과뿐만 아니라 연 고 많 사람들에게

향 는 매체가 못 사용

독 라는 상생 에 주 게 는 역

능 상도 고 다 만( , 2005).

독 란 과도 사용에 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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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eating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Methods: Sampled for sake of convenience, 507 college students in Kwang-ju and Chun-nam area were

surveyed fromSeptember 3rd to September 10th 2008. The contents of the survey consist of general, academic,

health behavior, internet usage, internet addiction and eating habit traits.

Results: 49.3% of subjects were appeared to be addicted to internet, while male students had higher addiction

rate of 54.9% than female student with 40.3%. Significantly, eating behaviors are worse in the group of mild and

serious internet addiction, arts students, the group that recognizes its living standard as normal or richer, and also

in the group that takes breakfast less seriously. These groups were appearing 47.0% of addiction rate.

Conclusion:For college students, internet addiction was proved to be effective significantly in eating behavior.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internet usage control to settle proper eating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KeyWords: Internet, Eating behavio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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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 움 겪게 는 것 남동 독( , 2007),

들 지 않는 동안에도 생각만

게 상생 동에도 장애 미 는 가

다고 다 강지연 찬식 독( , 2003; , 2002).

에 들 간 견에도 고 독 에,

사용수 가 건강과 상생 에 연 사가

우 루어 야 다( , 2005).

생들 사용에 상생 에 는

지나 게 사용 거나 독 몰 게

신체 상 비 여 가 과 갈등 계, ,

상 생 어 움 비 나 비, ,

실 충동 장애 같 신건강,

뿐만 아니라 사용시간(Griffiths, 1998)

지 지 못 에 규 식사 게 고 양실

에 걸릴 험 식사 폭식 등,

체 가 험 도 다 강 찬( , 2003;

식 고 다 뿐만 아니라 청 식사 양상 결, 2002) .

식 가 규 식사 간식과 야식 가 또는, ,

스트 드 빈 용 단순 식사 내용 등 람직,

지 못 식 동 보 고 다 장 순과 미라 고( , 1999)

다.

러 개 식 동 지역 사 경, , ,

등 경 뿐 아니라 개 가 태도 등 심리,

생리 에 수 다(Unusan,

생 신체 사 청 에 숙2006). ·

어가는 과도 양 취는 장

건강 비에 매우 다(Hong et al., 2004).

라 생들 균 잡 양 취 신체 동

건강 진 질병 에 큰 미 가질 수 다.

그 동안 용과 연 는

용실태 생 상 변 나 동에 연 들과 진(

사용과 건강 나 생 양식 건강 진 생, 1999), ,

양식과 들에 연 들 연( , 2003;

숙 진 고 나 생들, 2003; , 2003) ,

상 독과 식 동과 연 는

많 루어지지 못 다.

본 연 에 는 연 에

독 진 사 변

사용 변 심 생 독과 식생

실태 도 악 고 생 독과 식 동,

과 연 규 고 다.

연구목적2.

본 연 목 생 독과 식생 실태

도 악 고 식 동에 미 는 향 규 여,

독 생 는 규 식 동

생 건강 진에 여 고 다 체 목.

다 과 같다.

� 생 독과식생 실태 도 악 다.

� 생 독과식 동과 상 악 다.

� 생 식 동에 미 는 향 규 다.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대상1.

본 연 상 재 역시G 지역에 재 고J

는 개 에 재 고 는 생4 4 2008 9

월 월 지 본 연 목 에 동3 9 10

지 사 허락 계열 체능계열 과에 재

남 생 연계열 과에 재 남300 ,

생 상 사 다300 600 .

지 답 실 거나 누락 93

수 연 상 다507 ( : 85%) .

자료수집2.

본 연 는 역시G , 지역 에 재 고J 4

는 남 생들에게 지 용 여 본 연

취지 목 후 사에 동 생들에게

식 사 실시 다.

연구도구3.

본 연 지 생 특 별 나( ,

키 몸 게 공 가 계 거주 상태, , , , , , , ,

모님 직업 생 편 식 도 식 동과 생 습, ),

결식 평 식사 비 연 여 평균 수 시간( , , , ,

운동 아 식사 지 도 모님 아 식사 여, ,

신 체 가 알아보는 용, )

재 사용 주 사용 평균( , ,

사용시간 주 용 고 는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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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도 등 내용 다.

인터넷 중독1)

과도 사용에 실 생 에 어 움 겪게

는 것 본 연 에 는 독 여 는, Young

라 독 에 것 재 가 우(1998)

리말 안 척도 사용 다 독 검사는.

척도 어 수 는20 5 ,

지 다 라 독 에20~100 . Young

많 사용 나 사20~49 ,

용 도 스스 수 는 사용 라 다.

사용 경험 는 사50~79

람들 독 경 라 다 사. 80~100

용 실 생 에 많 경험 고 는 사

람들 심각 독 다.

독 신뢰도 결과 었다Cronbach's =.946 .⍺

식생활 습관 변화2)

사용에 상생 는 사용시간

지 지 못 규 식사습 생 는 양

실 험과 식사 폭식 등 가 는

것 강 찬식 미 는 것 본 연( , 2003; , 2002) ,

에 는 컴퓨 사용 식생 습 변 악

민건강 양 사 참고 여 내용

다 상 식생 습 과. 7개

척도 수가 에 가 울수 식생5 , 35

람직 다고 평가 식생 습 변 신뢰도,

결과 었다Cronbach's =.887 .⍺

자료분석4.

수집 료는 그램 용 여 빈SPSS/WIN 13.0

도 평균 편차 등 술통계, , , t-test

다 귀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과 용 다Scheffe's test .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연 상 별 남 생 여 생257 (50.6%),

남 생 많았다 공 야별 는250 (49.4%) .

계열 생 연계열 생240 (47.3%), 236

체능계열 생 었다 별(46.5%), 31 (6.1%) .

는 1 131 (25.9%), 2 269 (53.3%), 3

었다 가 는 경우는105 (20.8%) . 460

없는 경우는 었 포는(90.7%), 47 (9.3%) ,

독 가 가장 많았다 가 계 보208 (41.0%) .

모님 모 생 는 경우가 쪽378 (74.7%),

모만 생 는 경우가 모님 안 계시77 (15.2%),

는 경우가 었다 모님 직업 보51 (10.1%) .

모님 모 직업 갖고 는 경우가 307 (60.9%),

아 지만 직업 가진 경우가 어 니만 직165 (32.7%),

업 가진 경우가 었다 신 가 에18 (3.6%) .

생 식 도는 보통 다 라고 답 경우가 361

(71.5%), 다 라고 생각 생 어85 (16.8%),

다고 생각 는 경우가 순 었다59 (11.7%) < 1>.

상 특 에 식 동 차 는 과 같1

다 별에 라 는 남 식 동 수는. 25.07±6.43,

여 는 여 가 남 에 비 게 았다26.4±6.49

(p 공계열에 라 는 계열 생 식 동=.021).

수는 연계열 생 체25.28±6.25, 26.59±6.53,

능계열 생 공계열에 라 차22.87±7.04

보 다(p 사후 결과 연계열 생=.004).

계열 생 보다 식 동에 차 보 다 또.

가 계 생 편 식에 라 도 식 동 수는 경계

역 수 차 보 다(p< 그러나.01). ,

모 직업 는 식 동과 없었다, .

대상자의 식행동과 인터넷 이용 관련 특성2.

주 식사 비 는 사람 어 니 경우가 138

본 는 경우가 사 었(27.3%), 276 (54.5%)

다 아 식사 다고 생각 는 생. 351 (69.2%),

보통 순 었 모님 아 식사129 (25.4%) ,

는 경우가 지 않는 경우가406 (80.1%), 101 (19.9%)

었다 용 특 보 재 사용 고.

는 경우가 었고 주 용 는442 (87.0%) ,

장 는 집 305 (63.3%), PC 106 (22.0%),

가 나타났다 컴퓨 사용 또는 사용 후37 (7.7%) .

변 보 수 장애는 식사량 어든231 (49.8%),

경우가 체 가는 식사 도58 (12.5%), 58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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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맛변 는 운동량 감37 (8.0%), 33 (7.1%),

는 컴퓨 사용 결식 었다24 (5.2%), 23 (5.0%) .

독 도는 상 경우가 독경234 (50.8%),

독 나타났217 (47.1%), 10 (2.2%)

독경 남 생 여 생, 128 (54.9%), 89

독 남 생 여 생(39.0%), 7 (3.0%), 3

었다(1.3%) < 2>.

대상자의 식생활 요인과 인터넷 이용 관련 특성에 따른3.

식행동

상 식생 과 용 특 에

식 동 보 다 과 같다 아 식사가 다고3 .

식 는 식 동 수는 보통26.30±6.51, 24.69

지 않다고 생각 는 아±5.99, 3.41±7.56

식사 식과 식 동 수 간에 보 다(p=

그러나 모님 아 식사 는지 여 주.009). ,

식사 비 는 가 누 지 는 식 동과

없었다 사용 여 에 라 는 사용 는 식.

동 수가 사용 지 않는25.38±6.30, 28.34±

에 비 게 낮았다7.22 (p 독 도=.001).

에 라 는 독 경우 독 경16.90±8.23,

경우 상 경우22.13±5.10, 29.65±4.90

독과 식 동 간에 었다(p<.001).

대상자의 변수와 식행동과의 상관관계4.

상 변수 식 동과 상 계 본 결과 몸,

게(p< 가 거울수 주 용시간.001) ,

많 수 (p< 체질량지수가 수.001), (p< 식.001)

표< 1>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식행동의차이 (N=507)

빈도(%) 식 동

남 생(n=257) 여 생(n=250) 체(n=507) M±SD t or F p

별 남

여

25.07±6.43

26.41±6.49

-2.307 .021

공 1) 계열a

연계열b

체능계열c

132 (51.4)

105 (40.9)

20 (7.8)

108 (43.2)

131 (52.4)

11 (4.4)

240 (47.3)

236 (46.5)

31 (6.1)

25.28±6.25

26.59±6.53

22.87±7.04

5.605 .004

a>b>c

1

2

3

54 (21.2)

141 (55.3)

60 (23.5)

77 (30.8)

128 (51.2)

45 (18.0)

131 (25.9)

269 (53.3)

105 (20.8)

25.26±6.12

25.82±6.75

25.78±6.36

0.072 .931

독

천주

타

없

105 (40.9)

70 (27.2)

43 (16.7)

10 (3.9)

29 (11.3)

103 (41.2))

64 (25.6)

57 (22.8)

8 (3.2)

18 (7.2)

208 (41.0)

134 (26.4)

100 (19.7)

18 (3.6)

47 (9.3)

26.33±6.42

25.56±6.43

26.28±6.72

23.82±8.14

25.32±6.29

1.032 .390

가 계 모님 생

모님 안계심

모님 생

170 (66.1)

27 (10.5)

60 (23.3)

208 (83.5)

24 (9.6)

17 (6.8)

378 (74.7)

51 (10.1)

77 (15.2)

26.02±6.42

24.13±6.21

26.02±7.21

2.634 .073

모 직업 모님 모

아 지만

어 니만

모 없

158 (61.7)

76 (29.7)

12 (4.7)

10 (3.9)

149 (60.1)

89 (35.9)

6 (2.4)

4 (1.6)

307 (60.9)

165 (32.7)

18 (3.6)

14 (2.8)

25.77±6.55

25.96±6.30

25.50±6.95

24.07±7.38

0.372 .773

생 편

보통

가난

51 (19.8)

177 (68.9)

29 (11.3)

34 (13.7)

184 (74.2)

30 (12.1)

85 (16.8)

361 (71.5)

59 (11.7)

24.35±8.28

25.93±5.84

26.67±7.31

2.606 .075

1)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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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대상자의식행동과인터넷이용관련특성빈도(%) (N=507)

변수 남 생(n=257) 여 생(n=250) 체(n=507)

식사 비 어 니

본

타

68 (26.6)

149 (58.2)

39 (15.2)

70 (28.0)

127 (50.8)

53 (21.2)

138 (27.3)

276 (54.5)

92 (18.2)

아 식사 식

보통

지 않

170 (66.1)

72 (28.0)

15 (5.8)

181 (72.4)

57 (22.8)

12 (4.8)

351 (69.2)

129 (25.4)

27 (5.3)

모님 아 식사 여 다

안 다

203 (79.0)

54 (21.0)

203 (81.2)

47 (18.8)

406 (80.1)

101 (19.9)

용 사용 223 (86.8) 219 (87.3) 442 (87.0)

용 장 집

PC

타

143 (59.6)

14 (5.8)

63 (26.3)

20 (8.3)

162 (66.9)

23 (9.5)

43 (17.8)

14 (5.8)

305 (63.3)

37 (7.7)

106 (22.0)

34 (7.1)

컴퓨 사용 또는 사용 후 변 결식

식사 도 가

식사량 감

맛 변

체 가

운동량 감

수 장애

7 (3.0)

15 (6.4)

23 (9.9)

17 (7.3)

31 (13.3)

14 (6.0)

126 (54.1)

16 (6.9)

22 (9.5)

35 (15.2)

16 (6.9)

27 (11.7)

10 (4.3)

105 (45.5)

23 (5.0)

37 (8.0)

58 (12.5)

33 (7.1)

58 (12.5)

24 (5.2)

231 (49.8)

독 도 상(20~49 )

독경 (50~79 )

독 (80~100 )

98 (42.1)

128 (54.9)

7 (3.0)

136 (59.6)

89 (39.0)

3 (1.3)

234 (50.8)

217 (47.1)

10 (2.2)

표< 3>대상자의식생활요인과인터넷이용관련특성에따른식행동과의관련성 (N=507)

식 동

M±SD t or F p

모님 아 식사 여 다

안 다

25.92±6.44

24.95±6.69

1.324

1.293

.186

.198

식사 비 어 니

본

타

25.39±6.25

26.22±6.52

25.14±6.47

1.304 .272

아 식사 식

보통

지 않

26.30±6.51

24.69±5.99

23.41±7.56

4.746 .009

용 사용

사용안

25.38±6.30

28.34±7.22

-3.379 .001

독 도 상

독경

독

29.65±4.90

22.13±5.10

16.90±8.23

137.248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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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어 통계 상 계 보 다

< 4>.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5.

생 독 식 동에 미 는 향 규

단순 에 식 동과 보 변

수 독립변수 여 다 귀 실시 다.

독 에 라 는 상 에 비 경 독 ,

독 통계 게 식 동 지 않았다

(p 공계열에 라 는 계열에 비 체능=.001).

계열(p 생 편에 는 가난 다고 식 고 는=.019),

에 비 보통(p 과=.012) (p 다고 식 고=.020)

는 에 식 동 게 지 않았다 또 아 식.

사가 다고 식 고 는 지 않다고

는 에 비 게 식 동 았다(p 들 변=.018).

들 식 동에 체 47.0% (R2=47.0%)

었다< 5>.

고 찰

본 연 결과 체 답 가 독 나49.3%

타났다 사용 독경 독( 50.8%, 47.1%,

독 에 결과는 연 들에 라2.2%).

에 지 다양 게 보고 고 다 남술2% 60% ( ,

미 경 만 수2006; , 2006; , 2005; , 2005; ,

2001; , 2000; Young, 1999; Young, 1998; Brenner,

경 도 재1997). ․고등 생 상

숙 연 에 진단(2003) Young(1998)

비 독 경 독 독58.6%, 38.5%,

결과 비 독 비슷 결과2.9% 2.2%

보 나 후 독 독,

에 당 는 독경 비 본 연 결47.1%

과가 게 나 다 는 근 연 들에 사용.

늘어가고 독 심 어가고 는 상 라고 사료

다.

울 시내 고등 에 재 상1, 2

연 에 식 동에 향 미 는(2004)

독 수 계 여 매 사, ,

용 여 모님 생 여 독 등, , ,

었다 본 연 에 도 식 동 가장 강.

독 었다 또 체능계열 생 아 식사. , ,

등 식 동에 향 미 는 변 나타났다.

생 편 도나 모님 동거여 에 도 같 결과

표< 5>식행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 (N=507)

변수 B t p

별 여 남( / ) -1.224 -1.426 .155

공

연계열 계열(/ )

체능계열 계열(/ )

0.669

-2.418

1.307

-2.357

.192

.019

모 동거 여

타 비동거(/ )

모님 과 께 비동거(/ )

-0.141

0.605

-0.139

0.746

.889

.456

생 편

보통 가난(/ )

가난(/ )

-1.988

-2.316

-2.512

-2.336

.012

.020

아 식사

보통 지않(/ )

지않(/ )

1.854

3.129

1.378

2.386

.169

.018

사용

사용 사용안(/ ) 1.200 1.052 .294

독 도

독경 상(/ )

독 상(/ )

-6.922

-12.650

-13.635

-7.042

.001

.001

사용시간(/ ) 0.001 0.316 .752

체질량 지수(kg/m2) 0.197 1.036 .301

표< 4>대상자의변수와식행동과의상관관계 (N=507)

변수
식 동

상 계수 p

나 ( ) -.066 .141

몸 게(kg) -.182** .001

달 용돈 원( ) -.033 .471

수 시간(/ ) .054 .231

사용시간(/ ) -.150** .001

사용 간( ) -.087 .066

체질량 지수(kg/m2) -.185** .00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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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 수 었다 다만. , ․고등 생과 생 비 라

여러 가지 나 상 차 는 재 는 것 생각

다 지만 생들 식 동에 향.

독 강 게 향 미 는 것 나타나 생들

독에 처 안 마 어야 것 여

겨진다 또 독 에 여 생 경우 다 어트 등.

도 식 동에 향 미 수 므 후에 연 에 는

여러 가지 들 고 야 것 사료 다.

신체 건강에 독 비 독 보다

향 미 못 사용과,

독 심 식 동에도 막 향 미

쳐 생들 건강에도 악 향 미 는 진( , 2007;

경 것, 2007; , 2005; , 2004; , 2001)

나타났다 청 들 양 량 상당 많 시.

에도 고 과에 쫓겨 결식 상 많아 간식,

과 식에 도가 아지고 편 과 에 우,

쳐 는 스트 드 택 날 가 고 는 실

다 청 는 장 장에 알맞 양 가 공.

어야 장 루어질 수 식습

어야 는 시 순 므 각별( , 2000)

심 것 생각 다.

독 상생 에 미 는 향과 어 식습

그 사람 생 태 타 동양식과도

어 는 것 라고 보았다 또 식 취량 많든.

지 든지 간에 각 주 는 식 식습 라

여 간과 식 사 에 나타나는 나 생 양식

다 동양식과 가 계 가지고 다고 보

았다 등 라 독 동(Shoor , 1972).

양식 변 는 못 식 동 변 가 수

알 수 다.

본 연 에 는 시간 약과 생,

라는 고 여 식 취 빈도 사 지 못 ,

독에 식 취 에 식 동 양상 또는,

양 취 상태 등 비 가 루어지지 못 나 차후,

연 에 는 생 상 식 취 빈도 사 시

여 러 연 수 다.

상과 같 결 에 거 여 생 상

독 모 개 고 우리나라 상 에 맞,

는 독 척도 개 과 사용에

통 어 진단 여야 것 다 어.

가진단 보 과 사용 그램 개 여

보 여야 것 다 통 생 상.

양 식생 사 트 개 여 각 다양

통 여 생들 참여 미 도 고

끌어 나가야 것 다 생들 독 는.

심각 지고 사용량 날 가 감에

라 그 향 가게 것 다 라 생.

독 는 처 안 극 마 어야

아울러 생 식 동 습 만들어 갈 수,

도 책 마 어야 것 사료 다.

결론 및 언

본 연 목 생 상 독 실

태 악 고 독과 식 동간 규,

는 술 사 연 다 역시. G 지역 남J

생 편 후 월 월600 2008 9 3 9 10

지 식 지 통 여 사 다 내용.

생들 특 건강 특 사용, , ,

독 특 식 동 특 었다, .

연 결과에 는 상 가 독 경49.3% (

독 독 나타났 남 생 독47.1%, 2.2%) ,

여 생 남 생에 았다 다57.9%, 40.3% .

귀 결과 경 과 독 상 에

비 식 동 게 지 않는 것 나타났고 체,

능계열 공 생과 생 수 보통 나 다고 식

고 는 에 식 동 게 지 않 것 나

타났다 또 아 식사 다고 생각 지 않는 에.

다고 생각 는 에 비 식 동 게

나 것 나타났다 공계열 생 편 식 도 아. , ,

식사 독 도 등 들 변수 식 동,

에 었다47.0% .

상 결과 남 생에 어

독과 식 동 는 것 나타났 므

생 식습 립 사용시간

통 사용 등 생들 독 등에

책 마 어야 것 사료 다. 본 연

는 다 에 가지 계 가지 향후 가 연

가 시 다.

첫째 사 상 들 지역 어,

에 재 결과 모든 생에게 에는 어 움

수 다 다양 지역에 많 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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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후 연 가 것 다.

째 단지 보고식 독 검사만 통 사,

용 는 결과만 들 실 독,

상 보 는가 병리 상 독 상태,

지는 수 없었다 라 후 연 에 는 보.

고식 검사뿐 만아니라 여러 동 척도들 통 독여

진단 는 것 타당 것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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