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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영성 및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

 김 사 라 형 선†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인터넷 중독 고위험 중학생의 자기통제

력과 영성 및 인터넷 중독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프로그램에 자

발적 참여 의사를 보인 신청자 들 중, 인터넷 중독 검사에서 고위험군(심각한 중독수준)으로 

나타난 24명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12명씩 배정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구성되었고, 각 회기는 총 70분 동안 진행되었다. 실험집단에는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

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에는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사전, 사후, 추후, 총 3번에 걸쳐 자기통제력 척도, 영성 척도, 인터넷 중독 척도를 실시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SPSS/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종속표본 t검

증을 하였다. 검증결과,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프로그램 사후에 자기통제력과 영성 수

준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인터넷 중독 수준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6

주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의 자기통제력, 영성 기능을 향상시키고, 인터넷 중독 문제 개선에 도

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중독, 자기통제력, 영성, 인터넷 중독, 통합적 접근 집단상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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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

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Young & 

Suler, 1998; 김덕모, 2003; 안차수, 2005; 이현

아, 2004; 장재홍, 신효정, 2003). 인터넷을 과

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은 안구건조증, 수면

장애가 생기며(한국정보화 진흥원, 2016), 학업

성적 저하, 대인관계 문제, 공격성, 우울, 불안 

등이 나타난다(Akin & Iskender, 2011; 조성상, 

이서원, 2006). 특히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컴

퓨터 사용능력이 뛰어나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이영선 외, 2011), 청소년의 인

터넷 중독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많은 치료적 변인

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자기통제력이 치료 변

인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자기통제력은 자신

의 행동과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유혹을 조

절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동기 기

제이다. 이에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인터

넷 사용을 통해 얻는 즐거움에서 벗어나 현실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조절 능력이 있지

만,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조절능력이 

부족해 인터넷 사용을 중단하는 힘이 약하다

(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자기통제

력이 높은 청소년은 인터넷 중독 점수가 낮으

나,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은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아(이선경, 2001) 인터넷에 의존하거

나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송원영, 1999).

자기통제력은 인터넷의 과다한 사용과 중독

을 조절할 수 있는 변인으로(Tangney et al., 

2004; Young & Rodgers, 1997; 정병일, 박희서, 

2014), 인터넷 중독 치료나 예방에 매우 중요

한 변인이다(정서림, 유형근, 남순임, 2014). 이

에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서는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중독의 또 다른 치료 변인으로 영성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알코올 중독 치료인 AA는 중

독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영성을 다루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Kelly, 

1995; Richards & Bergin, 1997). 기존의 심리치

료에서는 중독의 치료목표 중 하나가 자기통

제력 증진이었는데, AA에서는 개인의 통제 능

력보다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진정한 치료가 일어

난다며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Fukuyama 

& Sevig, 1999).

중독 뿐 아니라 다른 심리치료 영역에서도 

영성을 치료적 변인으로 제시했다(Worthington, 

et. al., 1996). 영성은 내담자가 정서적으로 어

려운 문제를 견디는 힘을 주고 심리치료에 효

과가 있으며(Pargament & Saunders, 2007), 상담

의 지속성도 높인다고 하였다(Curtis & Davis, 

1999). 이외에 다른 연구들(Kelly, 1995; Richards 

& Bergin, 1997)에서도 내담자의 어려움을 성공

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영적 문

제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기통제력 뿐 아니라 영성 또한 증진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안으

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청소

년 중독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현실요법 집단

상담 프로그램(신현명, 2001)과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이형초, 2001), 집단치료 프로그램(권

희경, 권정혜, 2002) 등이 제시되었다. 중독 예

방 프로그램으로는 장재홍 등(2002)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이현아(2004)의 

시간관리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다. 안차수

(2005)는 기존 예방 프로그램이 교육적이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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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흥미와 오락 및 동영

상 등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

기도 하였다.

기존의 중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보면 

자기통제력 증진을 통한 치료가 대부분이었고 

영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성을 포함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또한 대부분

의 프로그램이 한 가지 기법을 적용해 구성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 증진 

뿐 아니라 영성 증진을 포함한 집단상담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한 가지 기법이 

아닌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프로

그램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중독의 

치유에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연구들

(Miller, 1999; Propst, 1982)에 근거해서이다. 

본 연구에서의 통합적 접근이란 Norcross와 

Goldfried(2005)가 주장한 통합적 유형 중 기술

적 절충주의 유형을 사용하여 다양한 치료기

법을 이론에 구애받지 않고 절충하여 사용하

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청소년

의 인터넷 중독 감소와 자기통제력 증진, 영

성 증진을 위해 현실치료, 인지행동치료, 영성

치료의 장점들을 절충하여 구안하였다. 현실

치료를 선택한 이유는 청소년들이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

지 스스로 탐색하고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해

결책을 스스로 찾아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중독이 본인의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게 될 때 인터

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백점순, 

2005).

인지행동치료를 사용한 근거는 자기통제력

이 약한 청소년이 왜곡된 인지를 수정하고 중

독을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때 중독에

서 벗어날 수 있다는 연구에 근거해서이다(이

정화, 손정락, 2008). 인터넷 중독 청소년이 편

견과 왜곡된 인지를 수정하고 올바른 대안을 

찾아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중독 문제로

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영성치료를 선택한 이유는 내담자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영적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연구들(Kelly, 1995; 

Richards & Bergin, 1997)과 영성은 내담자가 

정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견디어 내는 힘을 

주고 치료 효과가 있다는 연구(Pargament & 

Saunders, 2007)에 근거해서이다. 본 연구에서의 

영성은 기독교적 영성을 의미하며 찬양과 기

도를 통해 진행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

독을 감소시키고 자기통제력과 영성을 증진시

키는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 효과가 나타난

다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치료를 위한 프로

그램으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나 인터넷 중

독 센터, 교회 같은 종교기관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

구문제는 첫째,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

그램이 자기통제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가? 둘

째, 영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 셋

째, 인터넷 중독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 넷째,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추후에도 

효과가 있는가? 이다.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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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K시에 있는 S상담소에 

기독 중학생을 대상으로 3주간 공고를 내고 

신청자를 받았다. 신청자 90명 중에서 인터넷 

중독 검사를 실시하여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자발적 참여의사가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부

모의 동의를 받은 후 24명을 선정하여 실험집

단에 12명 통제집단에 12명 씩 배정하였다.

연구 대상 중 실험집단의 중 1은 7명(58%), 

중 2는 4명(33%), 중 3은 1명(8%)이었고, 통제

집단의 중1은 6명(50%) 중2는 5명(42%) 중 3은 

1명(8%)이었다. 성별을 보면 실험집단의 남학

생은 8명(67%), 여학생은 4명(33%), 통제집단의 

남학생은 8명(67%), 여학생은 4명(33%)이었다.

연구처치 프로그램: 통합적 집단상담 프로그램

통합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성 절차

통합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김주현(2005)의 

개발모형 절차에 의해 구성되었다. 개발절차

는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5단계를 거

쳐 진행되었다. 먼저 분석단계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중독 관련 논문들을 탐색하였으며, 기

존의 인터넷 중독에 효과가 있었던 기법들을 

분석하였다. 이 단계에서 자기통제력과 영성

이 중독치료에 아주 중요한 변인임을 발견하

였다. 둘째, 설계단계에서는 인터넷 중독 치료 

기법들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에 

효과가 있었던 인지치료와 현실치료를 선정하

였고, 그것들의 장점들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중독치료에 효과가 있는 기

독교 영성치료를 추가하였다.

셋째, 개발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회기별 활동들을 구성하였다. 이외 프로그램

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단상담 전문가, 

청소년상담 전문가, 중독상담 전문가, 전문상

담가, 각 1명씩 상담전문가 총 4명의 평가와 

자문을 받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전문가

들은, 청소년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60분 

전․후가 효과적이며 영상매체 활용이 효과적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단상담 프로그

램을 70분으로 조정하였고, 영상보기 활동도 

추가하였다. 이외에도 인지행동치료는 청소년

들에게 쉽게 지루해질 수 있고 과제물 이행을 

수행하지 않을 때 프로그램의 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여 인지행동 치료를 2회기

만 편성하였다.

넷째, 실행 단계에서는 통합적 집단상담 프

로그램을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전문상담가인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은 석사

학위소지 상담 전문가의 통제 하에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하였다.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검사와 동일한 검사들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고, 프로그램 종료 6주 후에 

동일한 검사들을  실시하여 추후효과도 검증

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내용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오리엔

테이션(1회기), 현실요법(2～5회기), 인지․행동

치료(6, 7회기), 마무리(8회기)로 구성되었으며 

매회기 마다 영성치료의 적용으로 시작과 끝

에 찬양 활동과 기도로 구성되었다. 각 회기

는 인사나누기(5분), 찬양(10분), 치료적 활동

(30분), 소감나누기(20분), 마무리(5분), 총 70분

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활동에는 치료적 활동, 

영상보기, 활동지 하기, 소감나누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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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단계 목표 활동

1 도입

․프로그램의 목적 이해하고 규

칙 정하기

․집단 구성원 간에 친밀감을 

형성하기

․인터넷 중독 이해하기

․찬양

․사전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듣기

․별칭 정하고 자신에 대한 소개한다.

․인터넷 중독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 세우기.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강의 듣기.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도문 작성하기

2
욕구(W) 

탐색

․자기의 기본욕구 알기

․자기의 좋은 세계 탐색하기

․찬양

․과제물 나누기

․5가지 기본 욕구와 좋은 세계에 대해 강의 듣기

․게임을 통해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활동

하기

․인터넷과 관련 된 좋은 세계 탐색 활동하기

․그룹 토의 하고 나누기

․기도문 읽고 기도하기

3 행동(D) 탐색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

들 탐색하기

․찬양

․과제물 나누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온 행동들 탐색 활동하기

․좋은 세계와 지각된 세계와 차이가 날 때 하는 행동 

탐색하는 활동하고 나누기

․기도문 읽고 기도하기

4 평가(E)

․선택이론 이해하기

․욕구를 이루기 위해 했던 행

동들 평가하기

․찬양

․과제물 나누기 

․선택이론에 대한 강의 듣기 

․인터넷 사용패턴 적어보기

․욕구를 위해 선택했던 행동들을 평가하기 

․행동 관찰 목록을 작성해 보기

․원하는 삶과 현실의 삶을 비교해보기

․기도문 읽고 기도하기

5
계획(P)

하기

․욕구충족을 위한 대안활동 계

획하기

․찬양

․과제물 나누기

․게임을 중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대안 활동 찾기

․WDEP 활동지를 통해 계획 세워 보기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집

단원 들과 나누기

․기도문 읽고 기도하기

표 1.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목표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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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단계 목표 활동

6

왜곡된

사고 탐색

및 수정

․자신의 인지적 왜곡 찾기

․잘못된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수정하기

․찬양

․과제물 나누기

․자동적 사고와 인지적 왜곡에 대한 강의듣기

․인터넷 게임을 하게끔 하는 자동적 사고 찾아보기 

․자동적 사고 안에 있는 인지적 왜곡을 발견하여 적

어보기

․잘못된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바꾸어 보기

․기도문 읽고 기도하기

7 행동수정
․대안행동 찾기

․이완 기술 배우기

․찬양

․과제물 나누기

․인터넷 중독 관련 영상보기

․인터넷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대안 행동 찾기

․대안행동들의 실현가능성 평가해 보기

․대안 행동 계획표 작성하기

․인터넷 사용을 멀리할 지지 기반 찾기

․이완 기술을 배우고 적용해 보기

․기도문 읽고 기도하기

8
추후 상황 

대비 및 종결

․프로그램 성과나누기

․추후만남 계획하기

․찬양

․인터넷 중독 관련 영상보기

․후에 인터넷 사용의 유혹이 제기 될 때 할 수 있는 

대처 방법 나누기 

․서로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피드백 받기

․추후모임을 결정하기

․사후검사 하기

․기도문 읽고 기도하기

표 1.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목표와 활동 (계속)

연구절차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실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검사는 2017년 

4월 22일 프로그램 시작하는 날에 검사자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자기통제력 척도, 영성 척도, 인터넷 

중독 척도를 실시하였다. 둘째,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2017년 4월 22일부터 6

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10분까지 각 회기 당 70분씩 8주 동안 K시에 

있는 S상담소에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본 연구자가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프

로그램을 직접 실시하였고, 상담전공 석사학

위소지 전문상담사가 동일한 시간에 통제집단

을 대상으로 이야기나 독서 등 자유로운 활동

을 하게 하였다. 셋째, 2017년 6월 10일, 프로

그램 마지막 날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에게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들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문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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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추후검사는 프

로그램이 끝나고 6주 후인 2017년 7월 22일에 

사전․사후검사와 동일한 검사들을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에 실시하였다.

연구도구

자기통제력 척도

자기통제력 측정도구는 Gottfredson과 Hirschi 

(1990)의 자기통제력 척도를 이계원(2001)이 수

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Likert식 5점 척

도를 이용하고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진 본 검

사지는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

한 10개의 문항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즉각적인 만족 추구에 관한 문항은 역

코딩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 수

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검사지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 = .83이었다.

영성 척도

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Paloutzion과 Ellison 

(1982)이 개발한 영적안녕 척도(SWBS)를 최상

순(1990)이 번안하고 신동민(2013)이 5점 척도

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영성 척도는 두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의 관계에서 안녕감을 갖는 종교적 영적 안녕 

부분이고 다른 하위척도는 삶의 의미와 목적

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적 

안녕척도는 총 20개의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성의 수

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검사지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 = .87이었다.

인터넷 중독 척도

인터넷 중독 척도는 Young(1996)이 개발하

고 박영희(2002)가 번안한 인터넷 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의 5점 리커

트식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70～

100점은 심각한 중독 수준, 40～69점은 중독

예방이 필요, 20～39점은 비 중독자로 구분된

다. 본 검사지의 신뢰도 Cronbach’s α = .86이

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WIN 21.0 Program을 활용하여 통계 처리하였

다.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

하기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 집단

임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

시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후 사후검사에서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터넷 중독, 자기통제

력, 영성의 점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집단

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차이, 통제집단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종속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고, 추후검사에서

도 종속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 

집단 간 차이검증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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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N = 12) 통제집단(N = 12)
t

M SD M SD

자기통제력 1.68 .16 1.71 .14 -3.96

영성 1.72 .24 1.85 .13 -1.57

인터넷 중독 76.83 4.52 79.5 4.71 -1.41

표 2. 프로그램 실시 전 집단 간 동질성 검사

실험집단(N = 12) 통제집단(N = 12)
t

M SD M SD

자기통제력 3.77 .28 1.68 .19 20.96***

영성 4.50 .18 1.83 .13 41.03***

인터넷 중독 44.16 5.54 80.41 7.01 -14.05***

***p < .001.

표 3. 프로그램 실시 후 사후검사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

기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 간의 동

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에 사전검사

를 실시하고,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해 분석하

였다. 동질성 검증을 한 것은 프로그램 실시 

전에 두 집단의 특성이 같다는 가정이 성립해

야만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

든 척도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

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후 

사후 검사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 

한 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 간에 인

터넷 중독, 자기통제력, 영성에서 유의한 효과

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

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통제력(t = 20.96), 영성(t 

= 41.03), 인터넷 중독(t = -14.05)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

의 인터넷 중독을 낮추고 자기통제력과 영

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 해석할 수 

있다.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 사전-사후 차이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표본 t 검증

을 실시하여 실험집단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의 차이, 통제집단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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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N = 10)
t

통제집단(N = 12)
t

M SD M SD

자기

통제력

사전 1.68 .16
-20.98***

1.71 .14
.34

사후 3.77 .28 1.68 .19

영성
사전 1.72 .24

-29.27***
1.85 .13

2.89
사후 4.50 .18 1.83 .13

인터넷

중독

사전 76.83 4.52
36.76***

79.50 4.71
-.77

사후 44.16 5.54 80.41 7.01

***p < .001.

표 4. 프로그램 실시 후 집단 내 사전-사후 차이

실험집단(N = 12)

t

통제집단(N = 12)

t사전 추후 사전 추후

M SD M SD M SD M SD

자기통제력 1.68 .16 3.52 .16 -35.40*** 1.71 .14 1.61 .17 1.43

영성 1.72 .24 4.27 .19 -25.42*** 1.85 .13 1.77 .20 1.26

인터넷 중독 76.83 4.52 37.25 2.26 -32.24*** 79.50 4.71 78.91 5.16 1.24

***p < .001.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추후 검사 차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합적 접근의 집

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의 자

기통제력(t = -20.98), 영성(t = -29.27), 인터넷 

중독(t = 36.76)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집단

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다.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에서만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 것은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우울과 스트레스를 낮추

고 자살생각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 해석할 

수 있다.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추후효과

검증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사 6주 

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추후검사를 실시

하였고, 종속표본 t 검증으로 실험집단 내 사

전점수와 추후점수의 차이, 통제집단의 집단 

내 사전검사와 추후검사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후검사를 실시

한 결과 실험집단에서만 자기통제력, 영성, 인

터넷 중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

라서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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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통제력. 영성, 인터넷 중독에 있어 프로그램 

종료 후 6주까지도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

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영

성 및 인터넷 중독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 하였다. 검증 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지 검증한 결과, 실험집단

에서만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현

실요법을 통해 내외통제성이 증가한 백점순

(2005)의 연구와 김혜온과 김성혜(2006)의 연구

와 일치하는 바이다. 자기의 선택을 통해 통

제를 조절할 수 있다는 선택이론을 통해 자기

통제력이 증진했을 것이라 해석된다. 현실요

법 집단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효과를 본 강민선과 이양희(2015)의 연구와 

석영미(1995)의 연구와도 상통한다.

이밖에 인지행동치료를 통해서도 자기통제

력이 증진되었다고 생각된다.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효과가 나타난 것은 문제 행동에 대한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고 중독에 빠지기 쉬운 

위험상황에서 대처 할 수 있는 대안행동을 스

스로 찾아 목표를 세우고 실행 할 수 있도록 

해서 일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인터넷 중독

의 요인 중 하나가 자기통제력 부족이라는 것

을 인지시키고 스스로 인터넷 사용 충동을 통

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

는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자기통제력을 증진시

킨 결과들(권희경, 권정혜, 2002; 이형초, 안창

일, 2002)과 맥을 같이 한다.

둘째,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영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검증

한 결과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소년들에게서 

영성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시작에 청소년들을 위한 찬양활동들은 청소년

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찬양함으로 얻는 평안

함과 안정감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기

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준다는 기

대감이 있었을 것이라 해석된다. 이는 참가자

들의 소감문을 통해서 설명된다. 참가자 A는 

매 시간 찬양이 기다려지고 찬양을 통해 마음

이 많이 편해지고 근심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마음이 편안해 짐으로 인터넷 게임

에 대한 생각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가자 B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자신의 매 회기마다 반복해 하던 기도가 

응답이 되면서 중독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

고 하였다. 참가자 C는 프로그램의 다른 활동

도 좋지만 찬양과 기도가 특히 좋았다고 하였

다. 찬양할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았

고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해 지는 것을 느꼈

다고 했다.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생각이 줄

어든 것 같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도

와 심리치료를 통합하면 치료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Ingersoll(1995)의 연구와 기도가 심

리치료의 효과를 가중시킨다는 황영훈(2001)의 

연구를 지지한다. 그리고 음악이 인터넷 중독

에 효과가 있다는 여정윤(2010)의 연구와도 상

통한다.

셋째,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지 검증한 결과, 그 효과가 나타났다. 자기통

제력이 점점 향상되면서 힘의 욕구도 서서히 

충족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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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내적 에너지가 상승

하게 되었을 것이며, 인터넷을 선택하기 보다

는 보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활동들을 선택하

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것들이 인터넷 

중독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 결과는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효과를 본 신현명(2001)과 최명상(2002)의 연구

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외 현실에서 해결되지 못한 욕구를 인터

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해결하던 청소년들

이 집단상담을 통하여 8주 동안 서로 수용하

는 관계를 가짐으로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해

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서로를 수용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게 되

고 현실 지각 능력이 향상되어 인터넷 사용 

욕구를 억제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인터넷이 아닌 

다른 대안 활동들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인터

넷 중독 정도가 감소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

램 종료 6주 후에 추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실험집단에서만 변화가 있었다. 이는 통합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6주 후에도 효과가 지속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

년의 심각한 인터넷 중독 문제를 심리적인 영

역과 영적인 영역을 포함하여 통합적 접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효과를 검증하

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검증된 통합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집단상담 프

로그램으로 학교나 청소년 상담센터, 교회에 

제시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영성이라는 개념을 기독교 영성이 아닌 다른 

개념으로 정의하여 여러 분야의 연구가 진행

될 것을 제언한다. 둘째, 프로그램 종결 6주 

후에 추후 효과 검증을 통해 프로그램의 지속

효과를 입증했지만 중독은 재발 가능성이 높

아 장기적인 효과라고 하기는 제한이 있다. 

이에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뿐 아니라 

지속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은 주로 남학생

이라는 제한이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

터넷 중독 성향이 높다는 선행연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성별에 따라 인

터넷 중독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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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n Integrative Approach Group Counseling Program on

Self-Control, Spirituality, Internet Addiction of Youth

Kim, Sarah Hyoung Sun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effects of an Integrative Approach Group Counseling 

Program. Participants consisted of 24 youth who showed high level on internet addiction in pretest, and 

they divided into two groups: one for experimental group of twelve, the other for control group of 

twelve.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program, an experimental group was exposed to the 

program and a control group without exposure to the program were compared. The program was 

administered over eight weekly sessions, each session lasting seventy minutes. The Self-Control Scale, 

Spirituality Scale, Internet Addiction Scale were used in a pretest, posttest, and follow-up test. As the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t test, the treatment group showed a significant statistically increasing degree 

of self-control and spirituality, decreasing internet addiction level.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dicated the 

positive effects of an Integrative Approach Group Counseling Program on self-control, spirituality, and 

internet addiction.

Key words : addiction, self-control, spirituality, internet addiction, integrative approach group counsel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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