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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중학생 시기는 신체적으로 급성장을 하게 되고 차 성징2

이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급격한 신체적 성적 성숙에 따른.

심리적 미숙으로 청소년은 공포와 불안한 정서를 갖고 분

노표현과 질투가 많으며 이것은 청소년기 특유의 반항 심

리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벗어나 쉽게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또 그것에 쉽게 빠지게,

되는 시기이다 윤현민( , 2005).

청소년의 대표적인 발달과업을 자아정체감 획득이라고

할 때 인터넷은 추상적 사고와 상상만으로 자아를 탐색하,

는 것보다 훨씬 현실감 있게 다양한 역할을 시험할 수 있으

며 또한 인터넷을 통한 채팅과 게임은 실감나는 화면으로,

구체적 형식적 조작기에 있는 청소년의 불완전한 인지능,

력을 보완해 주며 즉각적인 피드백 등을 통해 그들의 과장,

된 자의식을 만족시키고 익명성으로 안전감을 부여해 주,

어 청소년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계원( , 2001).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독서율과 시청률이 감소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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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mpact of family cohesion and anger level, anger

expression mode on internet addi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924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by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December 5 to December 25

of 2007 and analyzed by SPSS/WIN 12.0 program. Results:Male Participants tended to be more addictive to

internet than female, and the higher grade and longer they used internet, the severer they tended to be addicted

to internet. The group with high anger lever showed high anger-in level and anger-out level, unsuitable anger

expression, modes, and its mental health status was bad. The higher anger-in level and anger-out level group

showed, the worse their mental health status was. For middle school student`s mental health, therefore, it is

needed to provide programs which can decrease anger level and dissolve anger and educate middle school

student to express anger at an acceptable level according to situation. Conclusion: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needed that enhancing communication betwee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particularly for male and those

in the lower grades. Implication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polic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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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예전보다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없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대인간 교류가 청소년들의 사회성 개

발을 감소시키며 인터넷으로 인해 유해물의 접촉 기회나 게

임중독 등의 부작용이 존재하게 되었다 청소년보호위원(

회, 2000-a).

특히 청소년기는 발달특성상 부모와의 갈등이 증가하는,

시기이지만 이들의 인격은 주로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으,

면서 형성되어진다 김기리( , 2007).

가족은 인간의 가장 일차적인 환경으로 가족 구성원의

양육 보호 사회화 정서적 발달은 물론 인격형성에도 중요, , ,

한 역할을 한다 즉 인간은 가정을 통해 사회화를 이루게 되.

는데 그 과정에서 적절한 애정 및 안정을 얻지 못할 때 성장

이후 소위 일탈행동을 하는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크

다 정경란 또한 가족기능이 약한 경우 인터넷을 중( , 2001).

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중독적으

로 사용할수록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가족기능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석( , 2000).

인터넷은 청소년에게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무분별한

혼동을 초래하고, 인터넷 사용이 중독적일수록 우울 반사,

회적 인격장애 공격적인 행동 분노표현 등의 불안정된 정, ,

서를 수반하게 되고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비행으로 대,

두되고 있어 개개인의 발달단계에 있어 심각한 위기를 초

래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과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대체로 인터넷이나 게임.

에 중독되는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충동성 김태헌( , 2007),

분노표출 장윤지 낮은 자존감과 같은 특성을 가진( , 2005),

다고 보고하였다 조남근과 양돈규 더욱 이런 성향( , 2001).

을 가진 청소년은 압력과 분노표현을 적절히 표현할 줄 모

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좌절감을 표현하는 공

간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현민( 200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의 폭력성이나 공격성 분노,

표출를 증가시키고 자아존중감을 낮게 하며 전반적으로 자

신감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연구 김미경 라민오( , 2002; ,

장혜진 최민정 와 충동적이고 자아가 불2000; , 2002; , 2000)

안한 청소년에게 있어 높은 수준의 공격성과 분노표출 낮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 심리적 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

을 미친다 송원영 황정미 는 연구들이 있다( , 1999; , 2003) .

이에 본 연구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응집력과 분노

표현이 인터넷 사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

를 토대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목적2.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가족응집력과 분노표현이 인

터넷 사용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이며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터넷 사용 특성 및 인터

넷 중독 예방교육 특성에 대해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가족응집력 분노표현 및, 인터넷 사용

정도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가족응집력과 분노표현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를 파악한다.

� 가족응집력 분노표현 및, 인터넷 사용 정도에 대한 상

관관계를 파악한다.

용어정의3.

가족응집력1)

가족응집력이란 가족 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으로 각

가족 구성원들의 자율성 정도 (Olson, Russell & Sprenkle,

를 말한다1983) .

분노표현2)

분노표현이란 자기 욕구의 실현을 부정 및 저지하는 것

에 대한 저항의 결과로 생기는 정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

다 두산세계 대백과사전( , 2002)

인터넷 사용3)

인터넷 사용 정도란 인터넷에 대한 내성 금단증상과 함,

께 사회적 가정적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역할 또는 기능, , ,

의 축소를 유발하는 상태 청소년보호위원회( , 2000-b; Gold-

를 의미한다berg, 1996) .

연구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중학생의 가족응집력 및 분노표현과 인터넷

사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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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2.

연구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학년 학생1, 2, 3

명이다 연구대상자 선정은 부산광역시 중학교 개1000 . 170

교 학급 명 중 부총 개교를 임의로 추출하, 4,182 , 149,169 6

고 각 학교 별로 학년 중 학급씩 학급을 임의로 추1, 2, 3 2 6

출하여 총 학급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36 1000 .

연구대상자는 질문지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불성실하게 응

답한 명을 제외한 남학생 명 여학생 명인 총77 457 , 466 923

명이었다.

연구도구3.

가족응집력1)

와Olson, Portner Lavee 가 개발하고 신지영(1985) (2000)

이 번안한 가족기능척도 도구를 사용하여 가족(FACE- )Ⅲ

응집력을 조사하였다 이 평가도구는 가족기능 정도를 평.

가하는 동시에 가족체계유형을 분류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문항의 자가보고식 측정도구로 만 세 이상이면 누구나10 12

할 수 있는 가족용 질문지이다 각 문항은. Likert-type scale

로 전혀 그렇지 않다 점부터1 매우 그렇다 점으로 채점5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등Olson 의 연구의 이었고 신지(1985) Cronbach's =.77 ,⍺

영 의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었다(2000) .87, .84

분노표현2)

본 연구에서 분노특성 및 분노표현 양식을 측정하기 위

하여 등Spielberger 이 제작한(1985) 분노표현척도검사

를 김백영 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검사지는(1997) .

분노특성 문항20 상태분노 문항 기질분노 문항 분( 10 , 10 ),

노표현 양식 문항으로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24 44 .

문항에 대한 반응은 전혀 아니다 점에서1 아주 그렇다

4점의 로 측정하였다Likert-type Scale .

분노표현 양식은 개 문항으로 개의 하위영역이 있다24 3 .

분노표현 양식은 분노억제 분노통제 분노 표출의 가지, , 3

양식으로 각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노억제는 분노8 .

의 감정을 자제하거나 억압하는 빈도수를 분노표출은 주,

어진 환경에서 타인이나 물건 등 어떤 대상에게 개인적으

로 얼마나 자주 분노를 표현하는가를 분노통제는 개인의,

분노표현을 조절하려고 하는 빈도수를 의미한다 김백영.

의 연구에서 이었고 본 연구에서(1997) Cronbach's =.79 ,⍺

는 였다Cronbach's =.89 .⍺

인터넷 사용 정도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김청택 등 에서 개발한 표준( , 2002)

화된 도구인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지 척도(K- )

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지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었고 한.

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 정도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도구로 표준화되었다 김태헌( , 2007).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지는 일상생활 장애 문항 현9 ,

실구분 장애 문항 긍정적 기대 문항 금단 문항 가상적3 , 6 , 6 ,

대인관계지향성 문항 일탈행동 문항 내성 문항의 가5 , 6 , 5 7

지 하부요인을 포함한 총 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40 Likert-

로type Scale 전혀 그렇지 않다 점부터1 항상 그렇다 점4

으로 채점하여 최소 점부터 최고 점까지 분포한다40 160 .

인터넷 사용 정도는 총점과 하부요인 점수로 세 집단으

로 분류하고 고위험군은 총점이 점 이상이거나 일상생94 ,

활 장애 요인이 점 이상이고 금단요인은 점 이상이고21 , 16 ,

내성 요인은 점 이상일 때 잠재적위험군은 총점이15 , 82~

점이거나 일상생활 장애 요인이 점 이상이고 금단요93 , 18 ,

인은 점 이상이고 내성 요인은 점 이상일 때 그리고14 , 13 ,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일반사용군으로 분류하였

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의 연구에서 신뢰계수(2002) Cron-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계수bach's =.96 . Cronbach's⍺

였다=.94 .⍺

자료수집4.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2007 12 5 12 24 20

일 간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본 연구자가 해당 학교의 학.

교장의 승인을 받아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

과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여 수업

시간이나 자습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부 작성하였,

다 작성된 설문지는 보건교사 혹은 담임교사가 즉시 회수. ,

본 연구자가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설문지 응답 소요시간.

은 분에서 분이었다15 20 .

자료분석5.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SPSS/WIN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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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성 검정은 에서 양측, =.05⍺

검정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인터넷 사용 특성 인터넷 중, ,

독 예방교육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구분하였다.

� 대상자의 가족응집력과 분노표현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 x
2 test, ANOVA

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1.

일반적 특성과 인터넷 사용 특성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1)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

를 분석한 결과는 표 과 같이 성별과 학년에서 유의한 차1

이가 나타났다.

고위험군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잠재적 위험군에100%,

서는 로 여학생 보다 많은 비율로 성별간의 유의한83.6%

차이를 보였다 (x2=159.093, p<.001).

학년은 고위험군의 경우 학년이 로 가장 많았고3 55.8% ,

잠재적 위험군은 학년이 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사2 39.4% ,

용군은 학년이 로 가장 많아 학년간의 유의한 차이1 37.6%

를 보였다 (x2=128.825, p<.001)

학년은 학년의 일반사용군이 잠재적 위험군이1 77.6%,

고위험군이 이고 학년의 일반사용군이18.3%, 4.1% 2 76.9%,

잠재적위험군이 고위험군이 학년의 일반사21.5%, 1.6%, 3

용군이 잠재적 위험군이 고위험군이76.1%, 14.9%, 9.0%

로 일반사용군은 학년이 가장 많았고 잠재적 위험군은1 , 2

학년이 고위험군은 학년이 높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3

(x2= 128.825, p<.001).

연구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특성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

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과 같다 즉 평균1 . , 인터넷 사용시간

과 인터넷 사용시간대, 인터넷 사용영역과 인터넷 사용동

기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라서는 시간 이하가 일반사1

용군이 잠재적 사용군이 고위험군이31.4%, 25.7%, 18.6%

이었고 시간은 일반사용군이 잠재적 위험군이, 1~2 31.9%,

고위험군이 시간은 일반사용군이31.6%, 34.7%, 2~3 21.7%,

잠재적 위험군이 고위험군이 시간 이상은24.0%, 25.6%, 3

일반사용군이 잠재적 위험군이 고위험군이15.0%, 18.7%,

로 일반사용군보다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비20.9%

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x2=133.504,

p<.001).

인터넷 사용시간대에 따라 인터넷 중독을 분석한 결과

는 오후 시 이전은 일반사용군이 잠재적 위험군이8 23.2%,

고위험군이 오후 시 시는 일반사용군이36.5%, 23.2%, 8 ~10

잠재적 위험군이 고위험군이 인 반면33.5%, 26.5%, 20.9%

에 오후 시 시는 일반사용군이 잠재적 위험군10 ~12 33.5%,

이 고위험군이 오전 시 이후는 일반사용25.3%, 25.6%, 12

군이 잠재적 위험군이 고위험군이 로12.8%, 11.7%, 30.3%

일반사용군보다 고위험군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x2=16.148, p=.013).

인터넷 사용영역에 대한 분포는 첫째 게임에서 고위험,

군은 잠재적 위험군은 일반사용군은81.4%, 74.0%, 41.8%

로 고위험군이 월등하게 높은 반면 채팅이나 웹서핑의 일,

반사용군은 잠재적 위험군은15.1%, 13.7% 8.2%, 5.9%,

고위험군은 로 일반사용군이 높게 나타났다9.3%, 0% (x2=

28.048, p<.001).

인터넷 사용동기에 대한 인터넷 사용 정도를 살펴보면

재미나 오락과 스트레스 해소는 일반사용군은 44.0%,

잠재적 위험군은 고위험군은5.8% 55.6%, 10.5%, 55.8%,

로 일반사용군에 비해 고위험군이 높은 반면 새로운18.6% ,

정보는 일반 사용군이 잠재적 위험군이 고위9.9%, 7.0%,

험군이 심심해서는 일반 사용군이 잠재적 위7.0%, 35.8%,

험군이 고위험군이 로 고위험군에 비해 일반24.0%, 14.0%

사용군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x2=32.951, p<.001).

그러나 총인터넷 사용기간과 인터넷 사용장소에 따른 인

터넷 중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인터넷 중독 자기인식과 예방교육 실태에 따른 인터넷 사2)

용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자기인식과 예방교육 실태

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

와 같다.

인터넷 중독 자기인식과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자기인식은 매우 심각하다 가 일반

사용군 잠재적 위험군의 비율 고위험군의32.6%, 23.4%,

비율 이 높았고15.7% 대체로 심각하다 는 경우 일반 사용

군 이 로 잠재적위험군 고위험군 로66.8% 54.4%,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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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지 않다 는 일반 사용군 잠재적 위험군의 비13.6%,

율 고위험군의 비율 로 나타나 고위험군에서15.2%, 25.6%

는 심각하지않다 는 인식 인 반면 일반 사용군에서25.6%

는 대체로 심각하다 가 를 차지해 인터넷 중독 자기66.8%

인식과 인터넷 사용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x2=

17.531, p=.008).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유무에 대해서는 받은 적이 없다

가 일반사용군은 잠재적 위험군은 고위험군63.5%, 51.2%,

은 로 반면4.3% ,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는 일반사용군은

잠재적 위험군은 고위험군은 로 분36.5%, 48.8%, 44.2%

석 교육을 받은 비율이 교육을 받지 않은 비율보다 낮아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x
2
=29.789, p<.001).

하지만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여야 하는 이유와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서는 인터넷 사용 정도 그

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족응집력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2.

본 연구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른 가족응집력

과 가족응집 분류는 표 과 같다3 .

가족 응집 분류별로 분석한 결과는 역기능적 가족 형태

인 이탈된 상태의 경우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20.8%,

일반사용군 로 비슷하였고 밀착된 상태의 경20.0%, 20.9%

우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사용군26.6%, 28.2%,

표 1.인터넷사용특성에따른인터넷사용정도 (N=923)

내용 구분
고위험군
(n=43)

잠재적위험군
(n=170)

일반사용군
(n=710) x

2 p

n (%) n (%) n (%)

성별 남
여

43 (100.0)
0 (0.0)

142 (83.6)
28 (16.4)

272 (38.3)
438 (61.7)

159.09 ＜.001

학년 1
2
3

14 (32.6)
5 (11.6)

24 (55.8)

63 (37.1)
67 (39.4)
40 (23.5)

267 (37.6)
239 (33.7)
204 (28.7)

128.83 ＜.001

총 인터넷
사용 기간 년( )

미만1
1~3
이상3

0 (0.0)
4 (9.3)

39 (90.7)

7 (4.1)
14 (8.1)

150 (87.7)

16 (2.2)
68 (9.6)

625 (88.2)

4.90 .290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 시간 일( / )

이하1
1~2
2~3
이상3

8 (18.6)
15 (34.7)
11 (25.6)
9 (20.9)

43 (25.7)
54 (31.6)
41 (24.0)
32 (18.7)

224 (31.4)
226 (31.9)
154 (21.7)
106 (15.0)

133.50 ＜.001

인터넷 사용
시간대 시( )

오후 이전8
오후 8~10
오후 10~12
오전 이후12

10 (23.2)
9 (20.9)

11 (25.6)
13 (30.3)

62 (36.5)
45 (26.5)
43 (25.3)
20 (11.7)

244 (34.4)
238 (33.5)
137 (19.3)
91 (12.8)

16.15 .013

인터넷 이용 장소 내방
거실

방PC
기타

21 (48.8)
16 (37.2)
5 (11.6)
1 (2.3)

84 (49.4)
68 (40.0)
18 (10.6)
0 (0.0)

307 (43.2)
350 (49.3)
43 (6.1)
10 (1.4)

12.26 .056

인터넷 이용 영역 게임
채팅
웹서핑
정보검색
기타

35 (81.4)
4 (9.3)
0 (0.0)
4 (9.3)
0 (0.0)

126 (74.0)
14 (8.2)
10 (5.9)
6 (3.5)

14 (1.2)

297 (41.8)
107 (15.1)
97 (13.7)
75 (10.6)

134 (3.1)

28.05 ＜.001

인터넷 이용 동기 재미나 오락
새로운 정보
친구 사귐
심심해서
스트레스해소
기타

24 (55.8)
3 (7.0)
2 (4.7)
6 (14.0)
8 (18.6)
0 (0.0)

95 (55.6)
12 (7.0)
4 (2.3)

40 (24.0)
18 (10.5)
1 (0.6)

312 (44.0)
70 (9.9)
16 (2.3)

254 (35.8)
42 (5.8)
16 (2.2)

32.9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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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분리된 상태인 경우 고위험군23.3% . 20.6%,

잠재적 위험군 일반사용군 연결된 상태인19.4%, 20.9%,

경우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사용군32.0%, 32.4%,

로 일반사용군이 다소 높았으나34.9% x2 로 검정한 결test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x2=.570,

p=.997).

그러나 가족 응집력을 분류하지 않고 인터넷 사용 정도

에 따른 가족 응집력을 분석한 결과는 고위험군의 경우 가

족 응집력의 평균점수가 점 잠재적 위험군은31.46±6.9 ,

점 일반사용군은 점으로 나타나 유32.70±9.7 , 33.65±8.1

의한 차이를 보였다 (F=5.174, p=.006).

이러한 결과는 고위험군보다 일반사용군의 가족의 응집

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후 검정결과 잠재적 위험군과 일반사용군보다 고위험

군에서 가족 응집력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표현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3.

분노특성 및 분노표현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를 분석

한 결과는 표 와 같다4 .

분노특성의 상태분노 (F=53.191, p< 기질분노.001),

(F=68.904, p< 분노표현양식의 분노억제.001), (F=30.957,

p< 분노표출.001), (F=54.673, p< 분노통제.001), (F=

30.669, p< 모두.001) 인터넷 사용 정도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노특성의 상태분노는 일반사용군 이 점12.08 , 잠재적

위험군 이 점14.26 , 고위험군 이 점 기질분노는19.12 , 일

반사용군 이 점17.60 잠재적 위험군 이 점20.88 , 고위험

군 이 점으로27.34 고위험군 이 높게 나타났다.

분노표현 방식에 따른 분노억제는 일반사용군 이 15.31

점, 잠재적위험군 이 점16.48 , 고위험군 이 점으로19.59

고위험군 이 높았으며 분노표출도, 일반사용군 이 14.60

표 2.인터넷중독예방교육특성에따른인터넷사용정도 (N=923)

내용 구분
고위험군
(n=43)

잠재적위험군
(n=170)

일반사용군
(n=710) x

2 p
n (%) n (%) n (%)

인터넷 중독에 대한
자기인식

매우 심각하다
대체로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14 (32.6)
18 (41.9)
11 (25.6)

26 (23.4)
106 (54.4)
38 (15.2)

124 (15.7)
466 (66.8)
120 (13.6)

17.531 .008

인터넷 사용시간
줄인 이유

재미가 없어서
중독될까 걱정
신체피로

14 (32.6)
13 (30.2)
16 (37.2)

32 (18.8)
56 (32.9)
82 (48.3)

171 (24.1)
198 (27.9)
341 (48.0)

5.179 .521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안받음
받음

24 (55.8)
19 (44.2)

87 (51.2)
83 (48.8)

451 (63.5)
259 (36.5)

29.789 ＜.001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필요성

불필요
필요

14 (32.6)
29 (67.4)

111 (65.3)
59 (34.7)

505 (71.2)
205 (28.8)

4.024 .403

표 3.가족응집력에따른인터넷사용정도 (N=923)

변수

고위험군 (a)
(n=43)

잠재적위험군 (b)
(n=170)

일반사용군 (c)
(n=710) x2 or F p Scheffě

n (%) n (%) n (%)

이탈된 상태† 9 (20.8) 34 (20.0) 148 (20.9) 0.57 .990

분리된 상태 9 (20.6) 33 (19.4) 146 (20.9)

연결된 상태 15 (32.0) 55 (32.4) 227 (34.9)

밀착된 상태† 10 (26.6) 48 (28.2) 189 (23.3)

M±SD 31.46±6.9 32.70±9.7 33.65±8.1 5.17 .006 a b c≠ ＝

†역기능적 가족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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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잠재적위험군 이 점15.89 , 고위험군 이 점으로20.29

고위험군 이 높았고 분노통제는, 일반사용군 이 점15.06 ,

잠재적 위험군 이 점16.51 , 고위험군 이 점으로19.07 고

위험군 이 높았다.

가족응집력 분노표현 및 인터넷 사용과의 상관관계4. ,

가족응집력과 분노표현 및 인터넷 사용과의 상관관계는

표 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5 .

가족응집력과 분노표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족응집력과 상태분노는 r=-.141 (p< 기질분노는.001) r=

-.105 (p< 분노억제는.001), r=-.087 (p< 분노표출.001),

은 r=-.007 (p<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분노통.001)

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인터넷 사용기간과 분노표현 및 가족응집력에 대한

상관관계는 분노표현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가족응집력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태분노는 r=.109 (p< 기질분노.001),

는 r=.157 (p< 분노억제.001), r=.083 (p< 분노표출.001),

r=.147 (p< 분노통제.001), r=.110 (p< 이고 가족응.001)

집력은 r=-.130 (p< 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001) .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 실태를 파악

하고 가족응집력 분노표현 및, 인터넷 사용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과 중재방안을 마련하

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중

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함과 인터넷 중독은 명백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여야 한다면 그 이유에

서는 신체피로 와 중독될까 걱정 이 각각 와47.8% 28.8%

로 나타나 연구대상자가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작용을 알

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에 대한 결과는 교육이 규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터넷 사용을 살펴본 결과

는 먼저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x2=159.093, p< 과 학.001)

년 (x2=128.825, p< 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001) , 인터

넷 사용 특성에 따라서는 하루평균인터넷 사용시간 (x2=

133.504, p< 과.001) 인터넷 사용시간대 (x2=16.148, p=

.013), 인터넷 사용영역 (x2=28.048, p< 과.001) 인터넷

사용동기 (x2=32.951, p< 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001)

있었다 고위험군은 모두가 남학생. 으로 나타났(100.0%)

으며 일반사용군은 여학생 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61.7%)

되었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학년에서 고위험군. 3 (55.8%)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잠재적 위험군은 학년2 (39.4%),

일반사용군은 학년1 이 높게 나타났다(37.6%)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김주노( , 2000; Griffiths, 1996)

과 같은 연구결과로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인터넷,

의 중독적 사용이 높고 학년 보다 학년이 중독성이 강하, 1 3

표 4.분노특성및분노표현방식에따른인터넷사용정도 (N=923)

변수
고위험군 (a)

(n=43)
잠재적 위험군 (b)

(n=170)
일반 사용군 (c)

(n=710) F p Scheffě
M±SD M±SD M±SD

분노특성 상태분노
기질분노

19.12±10.2
27.34±8.7

14.26±5.6
20.88±5.9

12.08±3.9
17.60±5.5

53.191
68.904

＜.001
＜.001

a b c≠ ≠
a b c≠ ≠

분노 표현방식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

19.59±5.5
20.29±5.2
19.07±4.0

16.48±3.6
15.89±3.5
16.51±3.5

15.31±3.5
14.60±3.4
15.06±3.7

30.957
54.673
30.669

＜.001
＜.001
＜.001

a b c≠ ≠
a b c≠ ≠
a b c≠ ≠

표 5.가족응집력과분노표현 인터넷사용과의상관관계, (N=923)

변수 상태분노 기질분노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 가족응집력

가족응집력 -.14 (＜.001) -.11 (＜.001) -.09 (＜.001) -.01 (＜.001) .05 (＜.001)

총인터넷 사용기간 .11 (＜.001) .16 (＜.001) .08 (＜.001) .15 (＜.001) .11 (＜.001) -.13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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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 인터넷 사용정도 관련 교육 혹은 지도 시에 세심

하고 전략적인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터넷 사용 특성에 따라서는 하루 평균 인터넷 사

용시간과 인터넷 사용시간대, 인터넷 사용영역과 인터넷

사용동기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교헌 의 연구에서 게임이 인터넷 중독(2001)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인터넷 사용

정도가 중학생의 일상생활 즉 학교와 가정에 영향을 미치,

고 또한 인터넷 사용 정도에 대한 전략적인 예방 치료에,

중학생과 직접 대면하는 부모 교사 및 가족의 세심한 관찰,

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필요성을 살펴보면 고위험군임에

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예방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가

잠재적 위험군에서 로 나타나 인터넷 중독에32.6%, 65.3%

관해 염려해야 할 집단에 실제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함을

추측할 수 있고 또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받은 빈도가

전체 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보아 지금까지의 교육이62.4%

효과적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응집력에 따른 인터넷 사용 결과를 살펴보면 고위

험군이 일반사용군보다 가족응집력이 약하다는 것을 파악

할 수 있다 (F=5.174, p 이러한 결과는 이시형=.006).

의 선행연구결과와 비슷하다 이는(2000) . 인터넷 사용 정

도가 심할수록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아져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줄어들거나 가족관계가 소원해진다고 설명할 수 있

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대화,

가 부족하면 중학생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몰입하게 만든다

고 해석 할 수 도 있다 이시형 이영분 따라( , 2000; , 2000).

서 어떠한 경우든 청소년의 지나친 인터넷 사용을 자제하

기 위해서는 가족응집력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분노표현에 따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조사 결과 고위,

험군일수록 기질분노가 높고 (F=68.904, p< 분노통.001)

제보다는 분노억제 (F=30.957, p< 나 분노표출.001) (F=

54.673, p< 의 분노표현 방식을 많이 사용함에 유의.001)

한 차이를 보였다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분노표현과 인터넷 사용 정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

아보기 힘들어 분노표출과 비슷한 개념의 충동성 공격성,

및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논의하고자 한다 청소년은 대상.

으로 한 박정은 의 연구서(2001) 인터넷 사용 정도 정도가

심할수록 더 충독적이며 더 공격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으

며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는 아동은 자기통제에 어려움을,

느껴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대인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끼게 되며 인터넷 상,

의 공격성 뿐 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

이 인터넷 사용 기간이 길어진다고 연구하였다 정영숙( ,

박성혜 송원영 윤현민 따라서2000; , 2001; , 1998; , 2005).

인터넷에 중독될수록 분노억제와 분노표출과 같은 부적절

한 분노표현 양식을 많이 사용하고 분노통제와 같은 적절

한 분노표현 양식은 적게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한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에 적절한 분노표현 방식을 교

육함과 함께 감정 해소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해 보았을 때 실무측면에

서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는 저학년에서부터

규칙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실시되어야 하며 성별이

나 학년 총 인터넷 사용기간과 하루 평균 사용시간 인터넷, ,

사용 영역과 사용 동기에 대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프로그

램화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 부모나 가족의 관심과 태도와 같

은 가족응집력에 따라 인터넷 사용 정도가 차이가 나므로

가족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개발되면 그 효과가 커질 것으

로 기대된다 그리고 분노표현과 같은 정서적 감정 조절이.

인터넷 사용정도가 고위험군일수록 높아지는 결과에 따라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요

인 역시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에 고려된다면 그 효과가

커 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측면에서 또한 각각의 특성의 집단에 대해 어떤 교

육을 원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되어야 하고 조사결과에 따,

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고 교육내용의 지침 마련도 필요

하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의 인터넷 사용 실태와 인터넷 사용 정

도 실태를 조사하고 가족응집력 및 분노표현에 따른 인터

넷 사용 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개교 학년5 1, 2, 3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 일부터2007 12 5 24

일까지이며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최종

적으로 분석된 것은 명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923 . .

첫째 연구대상의, 인터넷 사용 정도 실태를 살펴본 결과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 사용군 로4.7%, 18.5%,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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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인터넷 사용 정도의 전체 평균은 점이고 고65.7

위험군의 평균점수는 점 잠재적 위험군의 평균점수는119.2 ,

점 일반사용군의 평균점수는 점으로 나타났다82.6 , 58.1 .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는 남학생

(x2=159.093, p< 과 고학년.001) (x2=128.825, p< 에.001)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인터넷 사용에 관

한 특성은 평균 인터넷 사용 기간,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의 오락적 용도 사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인터넷 중독 자가인식은 고위험군에서 심각하지,

않다가 로 높았고 잠재적 위험군에서 일반25.6% , 15.2%,

사용군에서 를 차지하였다13.6% .

넷째 가족응집력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는 고위험군의

평균 점수가 점 잠재적 위험군의 평균 점수가31.46 , 32.70

점 일반사용군의 평균점수가 로 나타나 고위험군이, 33.65

일반사용군보다 가족응집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

5.174, p=.006).

다섯째 분노표현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를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 정도의 일반사용군 은 기질분노 점이17.60

상태분노 보다 높고 분노억제 점이 분노표출12.08 15.31

점보다 높으며14.60 , 잠재적위험군 은 상태분노 점14.26

보다 기질분노 점이 높고 분노통제 점과 분노억20.88 16.51

제 점이 분노표출 점보다 높다16.48 15.89 . 고위험군 은 기

질분노 점이 상태분노 보다 높으며 분노통제27.34 19.12

점보다 분노표출 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07 20.29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학생의 인터넷 사용 정도

는 전체의 가 잠재적 위험군을 포함하여 중독 위험군23.2%

에 속한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자기인식이 심각하.

다는 의견이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사81.8.%

용군에서도 인터넷 중독을 지각한 것으로 인식하는 바 이,

는 인터넷 중독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지나쳐 건강한 인터

넷 사용자에게도 중독을 염려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것과 중독은 명.

백하게 구분 될 필요하다 또한 가족응집력과. 인터넷 사용

정도는 관계가 있으며 분노표현은 인터넷 중독군이 일반,

사용군에 비해 상태분노와 기질분노가 높고 분노표현 방식

으로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노조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감정표현을 조절할 수 있는 요

인이 포함된 가족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본 연, .

구를 통한 중학생의 인터넷 사용 정도에 대한 이해를 다방

면으로 돕고 특히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응집력 및 분노표현과, 인터넷 사용 정도 대한

연구는 약한 가족응집력과 부정적 분노표현이 인터넷 중독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가족

응집력이 약해지고 분노통제가 어렵다는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응집력과 분노표현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인터넷 사용 정도가 가족응집

력과 분노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후속 연구

가 다방면으로 계속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 중독에 대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만큼

인터넷 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교육이나 치료방안이 가

정과 학교 모두를 중심으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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