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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독을 설명하기 한 심리학 모형의

탐색†: 독 험 청소년을 상으로

표 정‡ 이 민 규

메리놀병원 정신과 경상 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PB)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독을 설명하기

한 수정된 모형을 탐색하기 해서 이루어졌다. 참여자는 학생 292명, 고등학생 278명으로 총

570명이었다. 다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인터넷 독을 설명하는 모형들을 검

증하 다. TPB 모형에서 인터넷 사용에 한 태도와 주 규범이 인터넷 사용 의도를 17.9%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설명하 고, 그러나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인터넷 사용 의도를 설명하는데

의미 있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모형에서 행동에 한 주의인식이라는 구성개

념을 TPB모형에 추가하여, 인터넷 사용 의도를 알아본 결과, 21.3%로 설명하 고, TPB모형에서

와 같이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사용 의도에 기여하지 못하 다. TPB모형에서 인터넷 사용 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인터넷 독을 27.9%를 설명하 고, 안모형에서는 인터넷 사용 의도, 지각

된 행동통제력, 주의인식이 인터넷 독을 33.8%를 설명하 다. 안모형이 TPB모형에 비해 행

동의도와 행동에서 각각 3.4%, 5.9%씩 증가된 설명량을 보 다. 한, 두 개의 수정모형을 제안하

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으로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주의인식이라는 새로운 변인을 추가한 수

정모형이 더 좋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 과 장래 연구 과제에 해 논

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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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반부터 인터넷이 에게 알려지

면서, 20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한국은 속한 인

터넷의 확산을 경험했다. 특히, 한국은 우수한 IT

잠재력이 국가사회 분야로 확산되었고, 한국정

보문화진흥원(2008)의 보고에 의하면, 디지털 기회

지수 세계 1 , 인터넷 이용률 세계 2 , 국가정보

화지수 세계 3 , 고속 인터넷 100명당 가입자

수 세계 4 로 한국 IT의 상은 단하다. 인터

넷은 가상공간이라는 특이성으로 커뮤니 이션의

민주화, 개방성, 사회참여 용이성 등의 많은 순기

능이 있는 반면, '인터넷 독(internet addiction)'

이라는 역기능을 래했다. 2008년 한국정보문화

진흥원의 인터넷 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체

인터넷 독율은 8.8%, 청소년 집단 14.3%, 성인

집단 6.3%로 나타났고, 재 한국사회의 큰 사회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특히, 인터넷 게임 독으로 인한 범죄, 학업

기능의 장해 등이 야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으로 KADO(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 Promotion) 사

업으로 인터넷 독에 응하는 국가시스템이 구

축되어 있다. 한, 정보서비스 독 방 해소

법, 게임산업진흥법 등의 해소법 제정이 마련되어

있고, 게임이용 시간에 따라 경험치나 아이템 획

득 확률감소 등 패 티(부분 이용제한)를 시행

하는 제도로 2006년도부터 업계에서 자율 운

이다. 먼 , 재 한국사회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독의 개념에 해 자세하게 살펴

보고 인터넷 독과 련된 심리 특성을 다룬

선행연구들과 심리 모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독의 개념. 기 인터넷 독의 개

념은 Goldberg(1996)에 의해 주장이 되었는데, 이

는 DSM-Ⅳ의 물질 독 거기 을 련지어, 물

질을 인터넷으로 체시켜 설명하려고 하 다. 즉,

인터넷 독 역시 물질 독과 유사하여 내성과

단증상을 보인다고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이후

Young(1999)에 따르면, 인터넷 독은 물질 독과

는 달리 하나의 행 독의 일종으로 보았고, 이

후 연구자들은 인터넷에 한 강박 인 사고, 내

성, 충동통제의 감소, 인터넷 사용하는 것을 지

할 수 없음, 단 등이 래되는 건강하지 않는

인터넷 사용이라고 정의 내렸다(김교헌, 2001; 이

소 , 권정혜, 2001). 이후 많은 연구자들 간의 인

터넷 독 개념에 한 미묘한 차이가 있으나, 공

통 으로 인터넷 독이라는 개념은 독

(addiction)이라는 을 고려할 때, 인터넷 독

도 “인터넷의 사용이 지나쳐서 이용자의 일상생활

에 심각한 신체 , 정신 , 경제 , 사회 응

기능손상을 래하는 상태” 라고 할 수 있다(채규

만, 박 규 2002, Shapira, Lessig, Goldsmith,

Szabo, Lazoritz, Gold, & 2003). 인터넷 독은

하나의 행 에 한 독으로 이는 도박 독, 쇼

핑 독, 섹스 독, 운동 독 등의 독 개념과 일

치한다. 즉, 행 독은 약물에 의해 질병을 일으

키고, 이것이 생리 인 의존성을 발달시키는 질병

의 문제로서의 물질 독과는 구별되는 심리 인

의존을 지닌다.

인터넷 독과 련된 선행연구들. 인터넷

독에 한 지 까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기 연구에서는 인터넷 독에 빠지기 쉬운 개

인의 심리 인 특성을 요시 하 다(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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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Greenfield, 1999).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인

터넷 독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외로움, 공격성, 우울,

불안, 충동성, 낮은 자존감 등 심리 인 변인(Kim,

& Davis, 2009; Ko, Yen, Lin, & Yang, 2007;

Chak, & Leung, 2004; Morgan, & Cotten, 2003;

Whang, Lee, & Chang, 2003; Hamburger, &

Ben-Artzi, 2002; Sanders, Field, Diego, &

Kaplan, 2000; Young, & Rogers, 1998), 빈약한

사회 인 기술, 가족 상호작용의 부족, 공병하는

정신장애(Bernardi & Pallanti, 2009; Yen, Ko,

Yen, Wu, 2007)등 련변인을 조사하 다. 국내에

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강희양, 손정락(2007)이 인

터넷 인터넷 게임 독과 련된 연구들을 메

타분석을 한 결과, 가족 계 련변인, 래 계

련변인, 자기 련변인, 정서 련변인, 학교 련

변인, 인터넷 특성 련변인의 6개의 큰 변인들과

련된 연구들이 나타났다. 그 에서 특히, 심리

, 성격 요인들 간의 계에 한 연구들(권재

환, 2005; 김진희, 김경신, 2003; 고유진, 2001; 김

종범 1999)이 주를 이루었고, 인터넷 독과 게임

독을 분리해 보았을 때, 인터넷 독이 게임

독보다 자기통제력, 자기 효능감, 자존감, 자 심

등 자기 련변인에서 더욱 련이 있음이 나타났

다. 이 게 인터넷 독에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

는 연구들이 부분 이루어졌으나, 인터넷 독과

련된 이론 모델에 한 연구들은 제한 인

상황이다. 따라서 인터넷 독을 설명하는 이론

모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획된

행동이론을 기 로 인터넷 독을 설명하고 안

모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독을 설명하는 심리학 모형.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심리학 이론들 가운데, Ajzen

(1991)은 계획된 행동 모형(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제안하 다. 이는 합리 인

행 이론의 확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모형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의 요한 요인은 행동에 한

개인의 의도이다(Ajzen, 1991). 행동 의도는

행동에 향을 미치는 동기요소이고, 의도가

강할수록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 한,

행동의도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 설명되는데,

(1)행동에 한 태도와 (2)주 으로 지각하는

규범과 (3)지각된 행동 통제력으로부터

행동의도가 결정되고, 이 의도에 의해 행동이

측될 수 있음을 보여 다. 이러한 세 가지

성분들이 모두 상호작용해서 그 사람의

행동하려는 의도를 형성한다. 첫 번째, 행동에

한 태도는 행동에 한 반 인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흔히 행동으로 인해서 래된다고

지각된 결과에 한 평가를 의미한다. 두 번째,

주 규범이란 개인에게 요한 인물들이 그

행동을 하거나 혹은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회 압력의 지각과 이에 한 동조동기이다.

세 번째,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행동의 실행이

자신의 의지 통제 하에 있다고 각 개인들이

믿는 정도를 말한다. 지각 행동 통제력은 그

사람이 바라는 행동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쉬우냐 어려우냐에 한 신념으로 과거의

행동 경험과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

능력에 한 지각을 반 한다.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행동에 직ㆍ간 으로 향을 미친다.

직 경로는 그 사람이 행동을 수행하는데 해

가지고 있는 통제력이고, 이런 경로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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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질하기와 같이 거의 자동 으로 행하는

행동을 수행할 때 발생한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쉽게 수행할 수 있다고 믿을 때가

그 지 못할 때에 비해 그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가 높아진다고 가정한다. 지각된 행동

통제력을 추가했을 때 행동 설명력이 의미 있게

증가한다는 증거들은 국내외 선행 연구들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이민규, 한덕웅, 2001;

한덕웅, 이민규, 2001; 한덕웅, 한인순, 2001;

한덕웅, 1997). 부가 으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친다(Ajzen, 1991,

2002). 계획된 행동이론은 그림 1로 나타낼 수

있다.

Ajzen이 제안한 TPB을 흡연, 음주, 섭식 등과

련된 독행동에 용하여 검증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고, 실증 인 지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Hill, Boudreau, Amyot, Dery Godin(1997)의 연

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해, 태도와 지각

인 통제력이 청소년들의 흡연을 하게 되는 단계를

잘 측하 고, 청소년 흡연 행동의 68.3%를 설명

할 수 있었다. Maher와 Rickwood(1997)의 연구에

서는 행동에 한 자기효능감이 낮은 청소년 집단

이 흡연에 해 정 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 다. Conner와 Armitage(1998)의 계획된 행

동이론의 개 연구에서는 이 이론의 언변인들이

다양한 행동과 의도에있어, 27-39%의 설명변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 , 이민규

(2001)의 연구에서는 섭식억제행동을 계획된 행

이론으로 다루었고, 다른 구성개념의 필요성도 제

기하 다. 섭식억제를 행동을 측하는 변인 ,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섭식억제

행동의도를 유의하게 설명하 고, 지각된 행동통

제력을 자기주의라는 구성개념으로 체한 결과,

안모형이 섭식억제행동을 더 잘 측할 수 있었

다. 김교헌(2002)의 연구에서는 습 과 기회라는

변인을 추가하여 새로운 안모형을 제시하 고,

흡연 음주행동, 게임 독행동을 설명하 다.

인터넷 독 모형과 련된 선행연구들. 인터

넷 독을 설명하는 모델과 련된 몇몇 선행연

그림 1. 계획된 행동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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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살펴보면, Kim과 Davis(2009)는 인터넷

독의 심리사회 인 변인들의 역할을 요시 하

는데, 감각추구성향과 낮은 자존감이 병리 인 인

터넷 사용에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Spada,

Lanngston, Nikcevic, Moneta(2008)는 걱정에

한 정 인 신념, 통제할 수 없거나 험과

련된 부정 인 신념, 인지 인 자신감, 통제사고의

필요성과 련된 신념, 인지 인 자기의식으로 구

성된 인지(metacognition)의 역할을 요시하

다. 불안, 우울, 지루함 등의 부정 인 정동은 이

러한 다인지에 향을 미치고, 이 인지는 병리

인 인터넷 사용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Davis(2001)는 인터넷 독이라는 용어보다 병

리 인 인터넷 사용(Pathological Internet Use)이

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에 한

인지-행동 모형을 제시하 다. Young이 인터넷

사용 행동에 을 맞춘 연구와는 달리, 이 모형

에서는 인터넷 사용과 련된 인지 인 면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Davis(2001) 제시한 모형

은 우울증의 인지-행동 모델을 기 로 한 것으로

인터넷 독행동이라는 특수한 행동을 구별하여

서, 인터넷 독행동 만이 가질 수 있는 인지모델

을 구체 으로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

다. 국내 연구 가운데, 권선 , 김교헌(2002)의 연

구에서는 , 학생을 상으로 인터넷 게임 행

동을 측하기 하여, 계획된 행동이론과 안모

형을 검증하 다. 이 연구에서는 태도, 지각된 행

동통제력이 인터넷 게임행동의도를 32% 설명하

고, 습 과 기회를 포함한 안모형에서는 5.9%

증가된 설명량을 보 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이 실시한 인터넷 독의 특성 분석 연구에

서는 청소년에 한 인터넷 독 가정 모형을 제

시하고 있는데, 부모와의 의사소통 변인이 사용

동기나 심리 인 문제들을 경유하여 인터넷 독

에 이르며, 사용동기가 인터넷 사용의도를 경유하

여, 인터넷 독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

었다. 김교헌, 최훈석(2008)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게임 이용을 설명하기 한 구조, 발달 과정

모형을 제안하 다. 지 까지 선행된 연구들을 살

펴보면, 인터넷 독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인

모형 탐색 검증에 한 연구들이 소수로 제한

되어 있고, 특히, 행 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

여 이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부족했던 것으로 여

겨진다. 연구자는 인터넷 독이라는 특정한 독

문제에 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인

터넷 독을 물질 독과는 구별되는, 행 독의

일부로 보고, 이러한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안하려고 한다. 행 독은 물질 독과는

달리 생물학 인 수 이 아니라, 의식 인 자기

통제를 통한 심리 인 수 으로 설명할 수 있

다.

‘자기통제’, ‘주의인식’의 개념과 련하여, 김교

헌(2008)의 연구에서도 ‘마음 챙김(mindfulness)’이

독행동을 조 할 수 있고, 이것이 독회복과

방에 향을 미칠 것으로 제안하 다. 이에 연

구자들은 Ajzen은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지각된

행동 통제력과는 구별되는 ‘주의인식 1)’이라는 새

로운 변인을 추가하려고 한다. Ajzen이 제안한 변

인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라는 개념은 기술과

재원을 필요로 하고, 심사숙고해야하는 행동에는

향을 미치지만, 독과 같은 부정 인 행동에

해서는 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 있다(이민

1) ‘mindfulness'를 마음챙김으로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의인식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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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2001). 이러한 비 이 이 의 여러 연구에서

도 실증 으로 검증되었다(이민규, 2001; 권선 ,

2003). 이와 조 으로 주의인식(mindfulness)이

라는 변인은 재 일어나는 것에 한 주의와 알

아차림으로, 자동 사고, 습 불건강한 행동

패턴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으로써 웰빙의 증진

과 련된 정보 이고 자기 지원 인 행동조 에

요한 역할을 한다(김정호, 2004; Brown &

Ryan, 2003). Kabat-Zinn(1990)은 주의인식을 통

해 특정한 상황에서 자동 는 습 으로 반

응하지 않고 사려 깊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하 다.

연구자들은 인터넷 독행동이 자동 이고 습

인 행동패턴과 련된다고 생각하여, 주의인식

이라는 변인이 독행동에 향을 미치는 변인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 다(그림 2). 즉, 본 연구에서

는 조사 연구를 통해 계획된 행동이론과 안모

형검증을 통해 인터넷 독 행동에 향을 미치

는 변인과 보완할 수 있는 변인들이 어떠한 것인

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경상남도에 소재한 ㆍ

고등학교의 학생으로 배포한 600부의 설문지

회수된 575부에서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하고,

학생 292명(남=171명, 여=121명), 고등학생 278명

(남=185명, 여=93명)으로 총 570명을 상으로 분

석했다. 연구 참여자들을 일반집단과 인터넷 독

험집단으로 구분하기 해, 인터넷 독 자가진

단척도(김청택, 김동일, 박 규, 이수진, 2003)에서

제시하는 체 수 기 을 사용하 다. 기 에 따

라 총 160 만 의 체 수가 95 이상인 학생

들을 인터넷 독 험집단으로, 그 이하인 학생

들을 일반집단으로 구분하 다. 인터넷 독 험

집단은 124명(21.75%), 일반집단은 446명(78.25%)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터넷 독 험 집단

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2. TPB 안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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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인터넷 사용에 한 태도. 인터넷 사용에

한 태도를 측정하기 해 Ajzen과 Fishbein(1980)

이 제안한 7 의미미분척도를 사용하 다. 인터

넷 사용행동의 도구 인(instrumental) 요소(나에

게 있어 인터넷을 사용하는 행동은: 유용한-쓸모

없는, 이로운-해로운, 명한-어리석은, 좋은-나

쁜)와 정서 인(emotional) 요소(즐거운-즐겁지 않

은, 흥미로운 -지루한, 유쾌한-불쾌한, 스트 스

받는-이완되는) 태도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8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 .85

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에 한 주 규범. 개인에게

요한 인물들이 인터넷 사용을 하거나 혹은 하

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회 압력의 지각과 이에

한 동조동기를 측정하기 한 문항으로 7문항

으로 구성된 Likert식 5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 .65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에 한지각된행동통제력. 인터

넷사용을조 해서사용할수있는정도를측정하

는문항으로 5문항으로구성된Likert식 5 척도이

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 .61로 나타났다.

주의인식. Brown과 Ryan(2003)의 Mindfulness

Attention Awareness Scale(MAAS)를 김교헌과

권선 (2005)이 한국말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

로 1(거의 아님)부터 5 (거의 항상)의 5 척도로

평가되는척도에서 수가높을수록주의인식이낮

음을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 .90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의도. 인터넷 사용에 한 행동의

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5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식 5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 .83

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독. ㆍ고등학생들의 인터넷 독

정도를 측정하기 해 김청택 등(2002)이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 독 자가진단척도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 .89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다회귀분석은 SPSS 15.0 for Window를 사용

하여 실시하 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Amos

7.0을 이용하여 실시하 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잠재변수 에서 인터넷 사용 태도와 주

규범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각각 문항 묶음(item

parcels)을 실시하여 3개와 2개의측정변수로만들

어투입했다. 문항묶음을사용하게되면개별문항

에 한반응이정상성가정을 반하기쉽다는단

을 보완할 수 있고, 추정할 모수의 수를 일 수

있다. 더불어개별문항의독특한특성에의해결과

가 왜곡되는 단 을 일 수 있기 때문에 모형의

합도를 높일 수 있는 장 을 가진다(Russel,

Kahn, Spoth & Altmaier, 1998). 문항 묶음의 효과

를 최 화하기 해 잠재변수에 한 문항 묶음들

의 평균 요인 부하량을 최 한 동일하게 만들었다.

이를 해 1요인으로 나타난 각 척도의 문항들을

요인부하량에따라순서를매긴후, 각문항묶음에

요인부하량이높은것과낮은것이공평하게들어

가도록 할당하 다. 합도 지수로는 표 인 카

이자승 검증 뿐 아니라, Goodness of fi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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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I), Tucker-Lewis index(TLI), comparative fit

index(CFI), 그리고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을 사용하 다. TLI, CFI,

GFI는 략 .90이상이면 모형의 합도가 좋은 것

으로간주되고, RMSEA의경우그수치가 .05 이하

이면 합도가좋은모형, .08이하이면 한모형,

.10이상이면나쁜모형으로해석된다(홍세희, 2000).

결 과

본 연구 결과는 인터넷 사용행동의도 인터넷

독행동을 거변인으로하는 다회귀분석, 그리

고구조방정식모형분석결과의순서로제시되었다.

인터넷 독행동에 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인터넷 사용의도에 미치

는 효과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행동의도를 측하는 선

행변인들의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인터넷 독

험집단을 상으로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1에 언변인들과 거변인 간 상 계수가 제

시되어 있고, 태도는 모든 변인들 간의 상 이 유

의하지 않았고, 의도는 태도, 주 규범과 주

규범은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정 상 을 보

다. 표 2를 보면, 독 험집단의 경우, 독행동

에 한 태도, 주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

제력이 인터넷 사용행동의도를 설명하는 변량은

17.9%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체 설명량에

한 언변인들의 상 기여도를 보면 주

규범이 가장 많이 기여했고(β=.393), 그 다음으로

태도가 유의한 기여도를 보 다(β=.178). 그러나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인터넷 사용행동의도를 설

명하는데 유의하게 기여하지 못했다.

의도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

의도 1.00

태도 .199** 1.00

주 규범 .371** .081 1.00

지각된 행동통제력 .019 .087 .311** 1.00

표 1. 인터넷 사용행동의도와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통제력 간 상 행렬

** p < .01

Model B SE B β t p

(상수) 7.649 2.319

태도 .078 .036 .178 2.139 .035

주 규범 .335 .074 .393 4.508 .000

지각된 행동통제력 -.135 1.00 -.118 -1.353 .179

R=.423 R

=.179 Adj R=.158 F(3,120)=8.70 p=.000

표 2. 인터넷 사용행동의도에 한 다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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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독행동에 한 태도, 주 규범, 지

각된 행동통제력, 주의인식이 인터넷 사용행

동의도 미치는 효과( 안모형)

계획된 행동이론의 구성개념들에 추가하여

재 일어나는 행동에 한 주의를 나타내는 주의

인식을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행동의도를 측하

는 모형을 검증하 다. 표 3을 보면, 태도는 모든

변인들과 상 이 유의하지 않았고, 의도는 태도,

주 규범, 그리고 주의인식, 주 규범은 지

각된 행동통제력과 정 상 이 나타났다. 표 4를

살펴보면, 독행동에 한 태도, 주 규범 그

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력, 주의인식이 인터넷 사용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변량은 21.3%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체 설명량에 한 언변인들의 상

기여도를 보면 주 규범이 가장 많이 기

여했고(β=.365), 그 다음으로 주의인식이 유의한

기여도를 보 다(β=.186).

인터넷 사용행동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인터넷 독행동에 미치는 효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구성개념 가운데 행동의도

와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행동수행에 미치는 부분

을 검증하 다. 표 5에 언변인들과 거변인 간

상 계수가 제시되었다. 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

력 간 상 은 유의하지 않았고, 의도와 독행동,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독행동의 상 은 유의하

다. 표 6을 보면, 인터넷 사용행동의도, 지각된

행동통제력 변인이 인터넷 독행동을 설명하는

총 변량은 27.9%로 통계 으로 유의했다. 체 설

명량에 한 언변인들의 상 기여도를 보면

의도가 기여했고(β=.445) 그 다음으로 지각된 행

동통제력(β=-.294)이 유의하게 기여했다.

의도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 주의인식

의도 1.00

태도 .199** 1.00

주 규범 .371** .081 1.00

지각된 행동통제력 .019 .087 .311** 1.00

주의인식 .237** .009 .115 -.072 1.00

표 3. 인터넷 사용행동의도와 태도, 주 규범 그리고 주의인식 간 상 행렬( 안모형)

** p < .01

Model B SE B β t p

(상수) 5.725 2.434

태도 .077 .036 .176 2.157 .033

주 규범 .311 .074 .365 4.212 .000

지각된 행동통제력 -.109 .099 -.096 -1.109 .269

주의인식 .074 .033 .186 2.260 .026

R=.461 R=.213 Adj R=.186 F(4,123)=8.032 p=.000

표 4. 인터넷 사용행동의도에 한 다회귀분석 결과( 안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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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행동의도, 지각된 행동통제력 주

의인식이 인터넷 독행동에 미치는 효과( 안

모형)

계획된행동이론의 구성개념들에주의인식을 추

가하여 인터넷 독행동을 측하는 모형을 검증

하 다. 표 7에 의도, 지각된 행동통제력, 주의인

식, 그리고 인터넷 독행동 간의 상 행렬이 제시

되어 있다. 독행동은 의도, 주의인식과 정 상

을, 지각된 행동통제력과는 부 상 이 나타났고,

의도는주의인식과 정 상 이 나타났다. 표 8에서

보면, 인터넷 사용행동의도, 지각된 행동통제력, 주

독행동 의도 지각된 행동통제력

독행동 1.00

의도 .437** 1.00

지각된 행동통제력 -.285** .019 1.00

표 5. 인터넷 사용행동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력, 그리고 인터넷 독행동 간 상 행렬

** p < .01

Model B SE B β t p

(상수) 83.06 6.17

의도 1.497 .260 .445 5.766 .000

지각된 행동통제력 -1.557 .296 -.294 -3.806 .000

R=.528 R=.279 Adj R=.267 F(2,121)=23.445 p=.000

표 6. 인터넷 사용행동의도와 지각 행동통제력에 따른 인터넷 독행동의 다회귀분석 결과

독행동 의도 지각된 행동통제력 주의인식

독행동 1.00

의도 .439** 1.00

지각된 행동통제력 -.285** .019 1.00

주의인식 .362** .237** -.072 1.00

표 7. 인터넷 사용행동의도와 주의인식, 그리고 인터넷 독행동 간 상 행렬( 안모형)

** p < .01

Model B SE B β t p

(상수) 60.155 2.597

의도 1.297 .257 .385 5.039 .000

지각된 행동통제력 -1.054 .286 -.275 -3.686 .000

주의인식 .366 .108 .251 3.268 .001

R=.582 R

=.338 Adj R=.322 F(3,123)=20.441 p=.000

표 8. 인터넷 사용행동의도와 주의인식에 따른 인터넷 독행동의 다회귀분석 결과( 안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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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식으로 인터넷 독행동을 33.8% 설명하 고,

통계 으로 유의했다. 체 설명량에 한 언변

인들의 상 기여도를 보면 의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기여했고(β=.385, β=-.275) 그 다음으로

주의인식(β=.251)이 유의하게 기여했다.

제안된 두 모형의 수정

회귀분석의 결과에 근거하여, 계획된 행동이론

과 안모형을 수정하여 검증하 다. 수정된 TPB

모형은 앞서 회귀분석에서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경로계수는 표 화된 계수, ***p<.001, **p<.01)

그림 3. 수정된 TPB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계수는 표 화된 계수, ***p<.001, **p<.01)

그림 4. 수정된 TPB 안모형의 경로계수

Chi-square df p GFI TLI CFI RMSEA

수정된 TPB 모형 60.70 25 .00 .90 .89 .92 .10

수정된 TPB 안모형 74.33 40 .00 .90 .92 .96 .08

표 9. 수정모형 1과 수정모형 2의 부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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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행동의도에 기여하지 못하 으므로,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인터넷 사용행동의도가 아

니라, 인터넷 독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수정하 다. 한, 수정된 TPB의 안

모형에서는 수정된 TPB 모형에 주의인식이라는

변인을 추가하여, 이것이 인터넷 사용행동의도와

인터넷 독행동에 미친다는 새로운 모형을 제안

하 다. 이 두 모형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

해 각 변인에 미치는 경로계수를 살펴보았다.

TPB 수정 1에서는 태도를 제외하고,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인터넷 사용행동의도에

향을 미치고, 이것은 곧 인터넷 독행동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사용행동

에 한 사회 인 압력인, 동조동기가 있을수록,

인터넷 사용행동의도를 가지게 되고, 이는 인터넷

독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

된 TPB의 안모형에서는 수정된 TPB 모형에서

와 마찬가지로 태도를 제외하고, 주 인 규범,

주의인식이 인터넷 사용행동의도에 향을 미치

고, 주의인식은 인터넷 독행동에도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사용

행동에 한 사회 인 압력 즉, 동조동기가 있을

수록, 인터넷 사용행동의도를 가지게 되고, 이는

인터넷 독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두는 것이 을수

록 이는 인터넷 사용행동의도를 가지게 하고, 인

터넷 독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행동과 련지어서는 인터넷 사용행동을 통제하

지 못할수록, 한, 행동에 주의를 두지 못할수록,

인터넷 독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두 모형의 비교를 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인터넷 독행동을 설명하는 계획된 행동이론

에 기 한 두 개의 수정모형을 비교하기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 부합도를 살

펴보면, 수정된 TPB 모형은 GFI, TLI, CFI의

합도는 수용할만 하나, RMSEA 수치가 높아 모

형이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

의인식이라는 언변인을 추가한 수정된 TPB의

안모형은 부합도를 비교해보면, GFI, TLI, CFI

모두 수치가 높고, RMSEA 값 한 수정된 TPB

모형에 비해 수정된 TPB의 안모형에서 더 작

게 나타나, 수정된 TPB의 안모형이 더 합한

모델임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독행동을 설명하기

해 계획된 행동이론을 검증하 고, 이를 통해

독행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수정된 모형을

탐색하고자 하 다. 인터넷 사용행동의도를 측

하는 변인들의 기여도를 살펴보고, 인터넷 독행

동을 측하는 경로를 살펴보았다. 한, 회귀분석

을 토 로 하여 두 가지 수정된 모형을 제안하

고, 두 모형을 비교하 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 사용행동의도를 설명하는 변인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인터넷 사용행동

에 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으

로 행동의도를 측한 결과, 17.9%의 설명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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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각 언변인들의 상 인 기여도를

볼 때,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유의한 기여도를 보

이지 못하 다. 주의인식이라는 요인이 추가된

안모형으로 행동의도를 측한 결과, 21.3%의 설

명력을 보여, TPB 모형에 비해 안모형이 3.4%

의 더 많은 설명력을 보 다. 지각 행동통제력

이 사용행동의도를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 주의인

식이라는 변인은 인터넷 사용행동의도에 향을

미치고 이는 인터넷 독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지각된 행동통제

력이라는 개념은 인터넷 사용의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실제 인 행동통제력과 련되어야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통제력

에 한 신념은 개별 으로 차이가 많이 날 것이

고, 과장되게 편향되는 경향이 있어(Langer &

Roth, 1975), 이는 의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

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개인의 과거행동이나 경험을 토 로 형성되는 것

으로, 심사숙고해야해서 행동의사를 결정하는데

향을 미치지만, 자동 인 행 즉, 인터넷 독

행동의도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주의인식이라는 요소는 재 일

어나는 행동에 집 되어 있고, 주의인식을 통해

특정한 상황에서 자동 는 습 으로 반응하

지 않고 사려 깊게 반응할 수 있다.

인터넷 독행동을 설명하는 변인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인터넷 사용행동

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력으로 인터넷 독행동

을 측한 결과, 27.9%의 설명력을 보 고, 두 변

인 모두 유의하게 기여하 다. 주의인식이라는 요

인이 추가된 안모형으로 독행동을 측한 결

과, 33.8%의 설명력을 보여, TPB 모형에 비해

안모형이 5.9%의 더 많은 설명력을 보 다. 인터

넷 독행동에 미치는 요인은 의도, 지각된 행동

통제력, 주의인식이었다. 즉,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용에 한 의도성이 있을수록, 인터넷 사용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없을수록 주의인식이

낮을수록 인터넷 독행동을 나타나는 것으로 시

사된다. 특히 행 독에 있어서는 독행동은 과

거경험이나 습 등의 자동 인 행 라는 을

감안할 때, 주의인식이라는 개념은 행동의 의식화

를 이끄는데, 요한 요소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자동 인 행 를 할 때 그 순간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경험이고, 그 경험에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지 등을 알아차림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의식

하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

의 의식화는 독행 에 향을 미칠 것이다. 따

라서 이는 독행 를 방하는데 있어, 자동 인

행 를 의식화 할 수 있고, 알아차리며, 독이 아

닌, 몰입을 상태로 이끌 수 있는 변인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몰입(flow)은 독의 개념과는 달리,

인간의 내면이 주어진 환경과 최 의 상호작용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완 히 빠져드는 경험’의

일종으로 정 인 경험을 말한다

(Chikszentmihaly, 1990). 인터넷 독에 있어,

독과 몰입의 개념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도 ,

성취동기, 교우동기와 더불어, 얼마나, 분명한 목

과 자유의지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가 련된다고 보았다(윤수연, 2005; 이형

, 2007). 서해림(2003)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게

임 몰입요소를 제안하 는데, 주의집 , 주 인

시간 인식 등이 분석되었고, Wan과 Chiou(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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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게임 독이 불만족감을 해

소에서 비롯되는 것과는 달리 만족감을 추구하고

자하는 동기가 몰입과 련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인터넷 독행동이 아닌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몰입의 개념을 인터넷

독치료에 필요할 것으로 제안해왔었다(이형 ,

2007).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는 변인들과 련

지어 보았을 때, 방향성과 자유의지가 부재한 자

동 인 행동이 아닌, 주의인식, 즉, 자신의 행동에

해 주의를 두는 것이 통제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자신

의 행동에 한 주의인식을 두는 것, 즉, 마음 챙

김 훈련이 인터넷 독 방 로그램에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의 제한 과 장래연구과제

본 연구의 제한 을 살펴보면 첫째, 각 모형의

구성개념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용할만한 신뢰도

계수를 얻었으나 만족할만한 수 은 아니었다. 앞

으로의 연구에서는 구성개념의 신뢰도를 높이는

략이 요구된다. 둘째,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인터

넷 독행동을 측정하기 이 에 행동의도 요인들

을 탐색하고, 이후에 실제 독행동을 측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토 로 하여 주

의인식, 즉, 마음 챙김 훈련이 인터넷 독 방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한

인터넷 독을 넘어 그 외의 다른 행 독을 설

명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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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tested to psychological model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Ajzen, 1991) and

explored an alternative psychological model to explain internet addiction behavior of

adolescence. A sample of 570 adolescence was surveyed for research and data was analyz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In the TPB,

attitude, subjective norm explained 17.9% and in the alternative model, attitude, subjective

norm, mindfulness explained 21.3% of internet behavior intention. In the internet addiction

behavior, TPB and alternative model, explained 27.9% and 33.8% of behavior. This result

implies advantages of alternative model in prediction of internet addiction behavior compared

to TPB. Based on this result, the last section of the thesis discussed the limit of the research

and suggestion for future study.

Keywords: internet addicti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mind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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