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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용 인터넷 중독 변화동기

척도(SOCRATES-I)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신 성 만1) 김 병 진2)‡ 이 도 형3) 박 명 준1)

1)한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2)켄터키대학교 재활상담학과 3)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Miller와 Tonigan(1996)이 알코올 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SOCRATES를 국내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작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원척도의 19문항 모두를 인터넷 중독 관련 문항으로 수정하여 인터

넷 중독 변화동기 척도(SOCRATES-I)를 구성하였다. 경북 P시의 중학생 579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에서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평가된 100명만을 대상으

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 중독행동에서의 변화동기

를 측정하기 위한 SOCRATES-I 에서도 원논문과 같이 인식, 양가성, 실천으로 분류되는 3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고 내적일치도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해타당도와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 역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OCRATES-I 척도의 각 하위 요인이 독립적으로 변화

동기를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해 논

의하였다.

주요어 : 변화단계, 변화 동기척도, SOCRATES-I, 양가성, 인터넷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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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2013)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82.1%인 약 4천8만여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

으며 이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3.7%가 증가한 수

치이다. 그중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층의 인터

넷 사용률은 99.9%(한국정보화진흥원, 2013)이며,

30대와 40대의 인터넷 사용률은 90%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만 5세부터 54세까지의 인터넷 이용자

의 인터넷 중독률은 7%로 나타났다. 2013년도 인

터넷 중독률은 전년도에 비해 중독률 자체는

0.2%가 낮아졌지만 고위험군은 1.5%에서 1.7%로

오히려 증가하며(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심각성

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연구에서 인터

넷 중독은 내성, 금단증상, 집착, 일상생활장애와

같은 문제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뇌 발달을

저해하고 충동성, 불안, 우울과 같은 병리적인 증

상들을 동반함을 지적하고 있다(송원영, 1999; 윤

재희, 1998; Kraut & Patterson, 1998; Young &

Rodgers, 1998).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인터넷 사용

은 사회부적응으로 나타나며 대인관계의 문제로

도 나타나기도 한다(강희양, 손정락, 2007; 김광웅,

유미숙, 이지항, 2004).

인터넷 중독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사

람은 Goldberg(1996)다. Goldberg(1996)는 인터

넷 중독을 ‘인터넷 중독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고 표현하였으며, DSM-IV의 물

질남용 진단기준을 원용하여 중독의 진단기준을

고안하였다. Goldberg의 인터넷 중독을 진단하고

자하는시도이후국내외에서는다양한인터넷중

독 진단 기준과 관련 척도들이 개발되었고 현재에

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 척도들을 살펴

보자면, 우선 Young(1996)의 인터넷 중독 척도를

들수있다. Young(1996)은 병적 도박진단준거 20

문항 5점 척도를 이용하여 80점 이상을 중독이라

분류하였으며 하위요인으로 ‘강박적 행동’, ‘경제적

어려움’, ‘학업부진’, ‘가정문제’, ‘대인관계 문제’, ‘행

동장애 및 정서장애’를 포함했다. Widyanto와

McMurran(2004)은 인터넷 중독을 ‘현저성’, ‘과도

한 사용’, ‘직무의 소홀’, ‘선행행동’, ‘통제감 상실’,

‘사회생활의 소홀’로 구성된 6요인으로 보았다. 국

내의 경우 송원영(1999)이 Young의 인터넷 중독척

도를 ‘컴퓨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으며, 5점 척도

를 양분 척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인터넷 중독

의 하위요인으로 ‘자기통제력’, ‘가상공간 및 현실

의 개인적 및 대인관계 효능감’을 꼽았으며, 16점

이상을중독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이형초(2001)는

중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중독 진

단 척도를 개발하였다. 아 척도는 ‘학업태도 저하’,

‘부적응행동’, ‘부정적 정서경험’, ‘심리적 몰입 및

집착’, ‘대인관계 문제’이란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

성된 25문항 5점 척도로 총점 72점 이상, 사용시간

2시간 30분 이상을 게임중독으로 구분하였다.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2002)은 한국형

인터넷 자가 진단척도(K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인

터넷 중독 관련 국내·외 척도, 임상사례를 기초로

40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김청택 외,

2002). 이 척도는 ‘일상생활장애’, ‘현실구분 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의 7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인을 위한 척도로는 이

순묵, 반재천, 이형초, 최윤경, 이순영(2007a)의 성

인 인터넷 사용 자기보고 척도(A척도)와 이순묵,

반재천, 이형초, 최윤경, 이순영(2007b)의 성인 인

터넷 사용 관찰자용 척도(B척도)가 있다. A척도

(성인 인터넷 사용 자기보고 척도)는 Davis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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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국내외 인터넷 중독 척도 및 전문가의 임상적

경험과 면접을 바탕으로 하여 총 20문항으로 개

발되었다. A척도의 하위요인은 ‘가상세계지향’, ‘기

분의 전환 및 변화’, ‘내성 및 몰입’, ‘인터넷 사용

에 대한 죄의식’으로 구분된다. 또한 측정된 점수

에 따라 ‘집중치료 요망군’(67점 이상), ‘상담요망

군’(54∼66점 사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43∼

53점 사이), ‘일반사용자군’(42점 이하)으로 분류된

다. B척도(성인 인터넷 사용 관찰자용 척도)는 인

터넷 성인사용자가 자기보고 척도에 응답을 거부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척도로서 상담가, 친구, 가

족, 가까운 관찰자 등 사용자를 잘 아는 관찰자가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한다. B척도의 하위요인

은 ‘사회적/직업적 기능손상’, ‘일상 기능손상’으로

구분된다. B척도에서 측정된 점수에 따라 ‘집중치

료요망군’(16점 이상), ‘상담요망군’(6∼15점 사이),

‘잠재적 위험 사용군’(1∼5점 사이)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인터넷 중독 척도들은 Goldberg (1996)와

Young(1996) 이후 형성된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한 증상군과 생활기능의 저하를 중심으로 구성된

스크리닝 척도이기 때문에 현 상태만을 진단할

수 있으며 치료의 효과성도 증상의 완화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독에서의 회복을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중독 증상 뿐 아니라

변화동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김남조, 2009; 이

서현, 2014; 이정경, 2014). 변화동기가 중독치료에

있어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로 알려지면서

(Beckman, 1980; Dean, 1958; Miller & Tonigan,

1996; Miller & Rollnick, 2012) 상담 및 임상현장

에서도 상담성과를 달성, 유지하는데 변화동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중독의 치료과정 중 변화동기가

중요함이 입증되었으며(Graeber, Moyers, Griffith,

Guajardo, & Tonigan, 2003; Griffith &

Merredith, 2009; Hodgins & Diskin, 2008) 내담

자의 변화동기가 상담성과를 예측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Brown & Miller, 1993). 인터넷 중독 영

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화동기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중독자들의 변화동기가

높아질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변화동기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남조, 2009; 장재홍, 2007; Graeber et al., 2003;

Hodgins & Diskin, 2008). 이처럼 변화동기가 중

요해지면서 인터넷 중독을 포함한 중독 영역에서

도 변화동기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동기강

화상담(Motivational Interviewing, MI)이 중요한

접근으로 부상하고 있다(Miller & Rollnick, 2012).

Miller(1995)는 변화동기를 충동과 욕구, 외적

압력과 목표,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했다. 변화동

기는 개인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내적 특성이

아니라 심리·환경적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

한다. 변화동기의 형성, 유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점에는 내담자들을 동기화된 집단과 중독문제

를 부인하는 집단으로 나눈 이분법적인 관점

(Clancy, 1964; DiCicco, Unterberger, & Mack,

1978), 변화행위의 결과에 따라 장단점을 본 뒤에

변화동기가 형성된다는 의사결정 균형 관점(Janis

& Mann, 1977), 그리고 변화행위가 의사결정 균

형과 더불어 행동변화의 특정 단계를 진행하면서

변화동기가 점진적으로 형성된다는 변화단계이론

관점(Prochaska & DiClemente, 1982)이 있다. 이

관점들 중 Prochaska의 변화단계 관점이 변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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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연구 및 중독상담에서 설득력을 더 얻고 있다.

Prochaska와 DiClemente(1982)는 변화단계를

설명하는 초이론적 모델(transtheoretical model)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내담자가 행동변화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단계에서부터 행동변화를 인지

하고 시작하여 유지하는 연속적인 변화단계로 설

명하고 있다. 이를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전숙고

단계, 숙고단계, 준비단계, 실행단계 그리고 유지

단계까지 총 5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전숙고단계

는 문제에 대해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

며, 숙고단계는 문제행동과 관련해 변화를 해야하

는지 필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단계를

말한다. 준비단계는 변화를 계획하고 의지를 다지

는 단계이며 이 단계의 초기과제들을 잘 수행해

나가게 되면 실행단계로 넘어가면서 변화를 행동

으로 실천하게 된다(신성만, 권정옥, 2008). 이후

유지단계에서는 그러한 변화행동을 영속적으로

지속시켜나가면서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예방 행

동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다. 이러한 변화단계

모델은 인터넷 중독 상담에서의 동기 강화를 통

해 내담자가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변화동기

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Prochaska와 DiClemente(1982)가 설명한 변화

단계에 대응하는 척도로는 크게 두 가지 척도가

있는데 하나는 변화단계 척도(University of

Rhode Island Change Assessment, URICA)

(McConnaughy, Prochaska, & Velicer, 1983)이며

다른 하나는 변화동기 척도(the 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 SOCRATES)이다. URICA는 초이론 모델

의 변화단계에 상응하는 ‘전숙고’, ‘숙고’, ‘실행’,

‘유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변화단계를 확인하고 있

지만 가장 높은 점수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지 않

아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김경훈, 2012에서 재인용). 반면 Miller 등

(1990)의 변화동기 척도(SOCRATES)는 문항 수

가 적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았으며 문제성 음

주자의 변화동기 수준을 평가하는 데 좋은 도구

로 평가되어 왔다(전영민, 2005; Chun, Cho, Shin,

2010; Miller & Tonigan, 1996). 변화동기 척도는

개발 당시 5개 요인구조를 가지는 척도로 개발하

고자 했으나 연구결과 인식, 양가, 실천이라는 3개

의 요인구조만 확인되었다(Miller et al., 1990). 이

로 인해 변화동기 척도는 변화를 변화단계모델의

‘단계’라는 구성개념으로 이해하고 측정하기보다

변화단계에 깔려있는 세 가지 연속 차원의 동기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측정하는 것이 더 적절

하다고 보았다(김경훈, 2012에서 재인용; Miller et

al., 1990).

이 척도는 변화동기를 잘 측정하고 있지만 문

제성 음주자나 의존성 음주자를 대상으로 한 알

코올 중독 영역에서의 변화동기를 측정하는 척도

라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전영민, 2005;

Miller & Tonigan, 1996). 인터넷 중독 영역에서

는 변화동기의 측정이 가능한 척도가 국내·외 공

통적으로 부재한 실정인데 이는 인터넷 중독이라

는 개념이 비교적 최근 등장하다보니 아직까지

변화단계보다는 인터넷 중독 존재 자체나 원인

및 결과 관련요인을 밝히는데 집중되어 있기 때

문으로 보인다(장재홍, 김광현, 2009). 일부 연구에

서 변화동기 척도가 인터넷 중독용으로 번안되어

사용되기는 했지만(이서현, 2014; 장재홍, 2007)

단순히 번안을 하였을 뿐 제대로 된 개발과정이

없었다. 결국 인터넷 중독에서의 변화동기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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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로 세부적인 평가와 치료적 개입에서 한계를

갖게 되며, 변화 동기를 강화하는 개입에 대한 치

료효과를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K척도와 같은 인터넷

중독 진단 검사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내담자의 동기와 인터넷 중독의 변화단

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개발하고자 한다. 기

존의 변화동기척도(SOCRATES)가 알코올 문제뿐

아니라 약물남용자의 변화동기 측정에서도 신뢰롭

게 사용되고 있으므로(Gossop, Stewart, &

Marsden, 2007) 본 연구에서는 변화동기 척도를

인터넷 중독자의 변화동기를 측정하도록 제작하고

그에 따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국내 인터넷 중독에서의 변화동기 척도를 평가

하고 재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중독 변화동기 척도(the 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

Internet, SOCRATES-I)를 개발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북 P시에 소재한 3개 중학교

를 대상으로 재학 중인 남녀 학생 총 602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3부를 제외한 총 579부의 설문지를 분석

에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중독자들의 변화

동기를 보고자 하는 본 척도의 목적 상 중독 수

준에 이른 문제성 대상자들을 바탕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전영민, 2005; Chun et al., 2010;

Miller & Tonigan,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579명의 대상자 중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60명)과

고위험 사용자군(40명)으로 평가된 100명을 대상

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남학생 85명(85%), 여학생 15명(15%)으로 남학

생이 다수였으며, 학년 역시 10명(10%), 11명

(11%)의 1, 2학년에 비해 3학년이 79명(7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인터넷 중독 점수는 평균

53.35점으로 고위험 사용자군 수준으로 높았으며,

여학생(N=15, M=52.67, SD=5.73)에 비해 남학생

의 평균 점수(N=85, M=53.45, SD=5.79)가 더 높

았다.

측정도구

인터넷 중독 변화동기 척도(이하

SOCRATES-I)의 제작. 인터넷 중독자들을 대상

으로 하는 SOCRATES-I 척도를 구상하기 위해

Miller와 Tonigan(1996)이 개발하고 전영민(2005)

이 타당화한 알코올 의존자의 변화동기 평가 척

도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기존의 척도가

알코올 의존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척도였으므

로, 이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중독심리전

문가 1인과 인터넷 중독 분야에서 다수의 연구경

험과 현장경험이 있는 박사과정 1명과 석사 2명

으로 구성된 연구팀에서의 토의를 통해 인터넷

중독자에게 적합한 문장으로 수정하였다. 수정된

문항은 미국 상담심리학 박사학위 취득자를 통해

다시 역번안되었고 기존 척도의 의미가 인터넷

중독자에게 적절하게 수정되었는지 원문항과의

비교검토를 실시하였다. 이후 최종문항은 척도와

관련된 연구를 실시한 중독심리전문가에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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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확정하였다.

문항 확정 후 척도의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

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인터넷 중독 집단을

실시하는 인터넷 중독 전문가와 대상이 되는 인

터넷 중독 청소년들에게 문항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게 하였다. 먼저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력 2년 이상의 전문가 3명에게는 문항이 인터

넷 중독 청소년들에게 사용하기 적절한지 적절성

여부를 6점 척도(1= 매우 부적절함; 6=매우 적절

함)로 평가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척도 대상자가

되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 10명에게는 문항의

이해여부를 6점 척도(1= 전혀 이해안됨; 6=아주

잘 이해됨)로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

은 문항 내용의 적절성을 평균 4.1점으로 평가하

였고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은 이해가능성을 평균

3.8점으로 평가하여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

검증에서 모두 평균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특히

전문가의 경우 삭제가 필요하거나 추가적으로 반

영될 필요가 있는 요인이나 문항이 없었다고 응

답하였다.

SOCRATES-I의 문항은 원척도(Miiller &

Tonigan, 1996)와 동일한 총 19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

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아래

표 1로 제시하였다. 또한 본 척도는 다음과 같이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인식

(recognition)이다. 인식은 자신을 인터넷 중독자

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점수가 낮

문항

번호
문 항 내 용

1 정말 인터넷 사용 문제를 고치고 싶다.

2 나 자신이 인터넷 중독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다.

3 인터넷 사용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4 인터넷 사용 문제를 조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 행동들을 벌써 시작했다.

5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했으나 지금은 절제를 실천하면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많이 변화하였다.

6 나의 인터넷 사용 행동이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다.

7 나는 인터넷 사용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8 인터넷 사용을 조절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천 하고 있다.

9 나는 이미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고 있으며, 지금은 과도한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10 나는 심각한 인터넷 사용 문제를 갖고 있다.

11 내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조절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다.

12 내 인터넷 사용은 많은 해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13 나는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현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14 예전의 인터넷 사용문제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한 도움을 받고 싶다.

15 나에게 인터넷 사용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6 내 인터넷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것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다.

17 나는 인터넷 중독자이다.

18 나는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19 이제는 정말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고 있으며, 이전과 같이 과도한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한 치료에 열중하고 있다.

표 1. SOCRATES-I 문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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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전숙고 단계에 가까우며 자기 문제에 대

한 자각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원척도에서 인식요

인은 총 7문항(1, 3, 7, 10, 12, 15, 17번)으로 구성

되어 있다. SOCRATES 척도를 알코올 의존자를

대상으로 국내 타당화한 전영민(2005)에서는 원척

도에서 실천요인에 포함되었던 14번 문항(예전의

인터넷 사용문제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한 도움을

받고 싶다)이 인식요인에 포함되었다. 둘째는 양

가성(ambivalence)이다. 양가성은 어느 정도 변화

에 대해서 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실천으로 이어

지지 못하고 변화와 중독 상황의 유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양가성이 높을수

록 변화에 대한 망설임을 크다고 할 수 있다. 원

척도에서 양가성 요인은 총 4문항(1, 6, 16, 17번)

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는 실천(taking step)이

다. 실천은 인터넷 중독 행동을 변화하려는 실제

적인 노력의 정도를 반영한다. 원척도에서 실천

요인은 총 8문항(4, 5, 8, 9, 13, 14, 18, 19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데로 SOCRATES

척도를 알코올 의존자를 대상으로 국내 타당화하

는 과정에서는 14번 문항이 인식요인에 포함되었

다(전영민, 2005).

청소년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김동일,

정여주, 이은아, 김동민, 조영민(2008)이 개발한 간

략형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 척도를 사용

하였다. 총 20문항의 4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

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측

정된 점수에 따라 일반사용자군(47점 이하), 잠재

적 위험 사용자군(48-52점), 고위험 사용자군(52점

초과)으로 구분이 된다. 하위요인은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긍정적 기대, 금단, 일탈행동, 내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71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OCRATES 개발연구(Miller &

Tonigan, 1996)와 전영민(2005)의 국내 타당화 연

구와 동일하게 알파추출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

하여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알파 추출법을 선

택한 이유는 내적 일치도 계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이다(Tabachnick & Fidell, 2001). 요인분석

을 실시한 이후 척도별 내적 일치도를 구하였고

이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또한 준거관련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t검

증을 실시하였다. 단,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 간에

는 집단 비교를 위해 연구대상인 문제성 사용군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100명뿐 아니라 그 외

일반군 479명을 포함하여 t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다. 단,

SPSS의 경우 요인분석을 실시할 때 원상관행렬

을 사용하여 고유치를 구하므로 축소상관행렬을

따로 구한 뒤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구인타당도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분석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 확인하기 위

해 SOCRATES-I의 19문항에 대해 K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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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er-Meyer-Olkin Measurement)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MO는 .8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p < .001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achnick & Fidell,

2001).

선행연구에서의 분석방법을 고려하여(전영민,

2005; Miiller & Tonigan, 1996) 알파추출법(alpha

extraction)으로 분석해 요인의 수와 각 문항의 부

하량을 살펴보았다.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스

크리 검사, 고유치, 누적분산비율,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였다(이순묵, 1995).

우선 스크리 도표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두 번의 꺾임이 있으면서 점차 완만해진다. 요인

수 3개에서 가파른 곡선은 완만해지고 요인 수 5

개에서 다시 한 번 완만해진다. 스크리 도표를 고

려해볼 때 3개에서 5개의 요인구조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고유치를 살펴보면 1요인일

때 5.84, 2요인일 때 3.06, 3요인일 때 1.78, 4요인

1.23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5요인부터 1이하인

.41로 떨어진다. 다음으로 누적분산비율은 1요인일

때 전체변량의 44.9%를 설명하고 2요인일 때는

68.5%를, 3요인일 때 82.2%를 설명하였다. 각 요

인이 1요인 44.9%, 2요인 23.6%, 3요인 13.7%를

설명하지만 4요인부터는 9.4%의 설명을, 5요인일

때는 3.2%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10% 이상의

설명력을 고려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3요인

구조(전영민, 2005; Chun et al., 2010; Miiller &

Tonigan, 1996)를 바탕으로 한 해석가능성을 함께

고려해볼 때 4요인이나 5요인보다는 3요인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3요인 구조

를 채택하였다.

3요인으로 요인 수를 고정한 상태로 분석한 결

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듯이, 각 요인은 선행 연구

와 마찬가지로 인식, 양가성, 실천으로 분류되었고

각 요인별로 속한 문항들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

다(전영민, 2005).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인식의

고유치

요인 수

그림 1. SOCRATES-I 스크리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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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총 8문항으로 전체변량 중 44.9%의 설명량

을 보였다. 인식 요인의 문항에서는 인터넷 사용

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정도, 지속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지각 등이 반

영되어 있다. 실천의 경우 총 7문항으로 23.6%의

설명량을 보였다. 실천 요인의 문항들에서는 구체

적인 변화행동의 시작과 적극적 실천, 유지의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양가성은 상대적으

로 적은 4문항으로 13.7%의 설명량을 보였다. 양

가성에 포함된 문항들에서는 자신이 문제가 있는

문 항 내 용 및 번 호
하위 요인 및 요인 부하량

인식 실천 양가성

인식(Recognition)

7. 나는 인터넷 사용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83 .16 .22

17. 나는 인터넷 중독자이다. .79 .13 .07

10. 나는 심각한 인터넷 사용 문제를 갖고 있다. .74 .29 .17

15. 나에게 인터넷 사용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71 .21 -.18

12. 내 인터넷 사용은 많은 해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68 .14 .30

1. 정말 인터넷 사용 문제를 고치고 싶다. .61 .28 .26

3. 인터넷 사용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66 .21 .11

14. 예전의 인터넷 사용문제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한 도움을 받고 싶다. .50 .47 -.24

실천(Taking Steps)

4. 인터넷 사용 문제를 조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 행동들을 벌써 시작했다. .28 .86 .11

19. 이제는 정말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고 있으며, 이전과 같이 과도한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한 치료에 열중하고 있다.
.24 .82 .11

13. 나는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현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

다.
.23 .81 .14

5.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했으나 지금은 절제를 실천하면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많이 변화하였다.
.23 .79 .07

8. 인터넷 사용을 조절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천 하고 있다. .17 .79 .15

9. 나는 이미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고 있으며, 지금은 과도한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한 방

법을 찾고 있다.
.16 .78 .02

18. 나는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28 .74 .11

양가성(Ambivalence)

2. 나 자신이 인터넷 중독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다. .09 .14 .76

16. 내 인터넷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것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다. .06 .12 .69

11. 내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조절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다. .25 -.07 .63

6. 나의 인터넷 사용 행동이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

을 때가 있다.
.16 .24 .39

고유치 5.84 3.06 1.78

설명 변량 44.9 23.6 13.7

누적 설명 변량 44.9 68.5 82.2

내적 합치도 .87 .92 .70

표 2. SOCRATES-I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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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에 대한 양가적인 생각

과 감정이 반영되어 있다. 하나의 입장으로 정리

되는 인식, 실천과는 달리 양가성은 변화와 문제

상태 유지 사이에서의 갈등을 포착해낼 수 있으

므로 다른 구성개념임과 동시에(전영민, 2005) 임

상적으로 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하

위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알코올 의존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도

인식(53%), 실천(22%), 양가성(11%)를 보이면서

본 연구와 유사한 요인별 설명량을 보였다(전영

민, 2005). 다른 요인에 비해 인식의 설명량이 높

은 것은, 자신이 인터넷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변화 동기를 갖고 변화해 나가

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할 수 있는 결

과이다.

이해타당도

우선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구성타당도

(construct validity) 중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이해타당

도(nomological validity)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각 하위요

인의 고유한 측면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하위

요인간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위요인별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전영민, 2005). SOCRATES

의 경우 전체 척도의 합산 점수를 활용하기보다

각 하위요인이 독특한 측면을 측정하고 있기 때

문에 상관이 낮은 편이었고 특히 양가성과 실천

은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전영민, 2005; Miller

& Tonigan, 1996). 표 3에 제시되었듯이 본 연구

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SOCRATES-I의 하위요

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대부분 상관이 낮은 편

이고 양가성과 실천 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양

가성은 인식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

지만(r = .20, p < .01) 실천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r = .16, p > .05). 이는 선행연구(전영민,

2005; Miiller & Tonigan, 1996)와도 동일한 결과

이다. 양가성과 인식 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이기

는 해도 매우 낮은 수치라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SOCRATES-I의 하위 요인 자체가 상대적으

로 거의 중복되지 않는 하위요인들을 측정하고

있으며 변화동기를 구성하는 각 요인으로는 질적

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전영민, 2005).

준거관련 타당도

다음으로 준거관련 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를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었듯

이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을수록 변화에 대한 동

기가 낮았다(김남조, 2009; 장재홍, 2007). 따라서

변인 1 2 3

1. SOCRATES-I 하위요인: 인식 -

2. SOCRATES-I 하위요인: 실천 .45** -

3. SOCRATES-I 하위요인: 양가성 .20** .16 -

주. N = 100, **p < .01.

표 3. SOCRATES-I 척도의 하위 요인 간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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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척도 타

당화에 직접 대상이 되는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

은 집단인 고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 집단

(N=100)과 인터넷 중독 점수가 낮은 일반군 집단

(N=479)의 변화동기 점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실천 요인을 제외한 인식

과 양가성에서 모두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변화동기가 달라짐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Miller와 Tonigan(1996)이 알코

올 의존자의 변화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SOCRATES를 국내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을 대

상으로도 적용가능한지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개발자인 Miller의 동의를 얻은 후 원척

도의 19문항 모두 인터넷 중독 관련 문항으로 수

정하고 이를 전문가와 대상자들을 바탕으로 평가

한 후 문항을 확정하였다. 이후 인터넷 중독 변화

동기 척도(SOCRATES-I)의 요인구조와 타당도와

신뢰도가 적절한지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SOCRATES-I는 선행연구(전영민, 2005;

Chun et al., 2010; Miiller & Tonigan, 1996)와 동

일하게 3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는 본 연구에서 추출된 3개의 하위요인은 인식,

양가성, 실천으로 분류되었고 각 요인별로 속한

문항들 모두 알코올 의존자를 대상으로 국내 타

당화한 전영민(2005)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추출된 3요인은 전체변량의 82.2%를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양가성의 경우

13.7%의 설명량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설명

량을 보였으며 6번 문항의 경우 부하량이 .39로

낮게 나왔다. 이러한 부분은 다른 하위요인에 비

해 상대적 문항 수가 부족하고 또 양가성 자체가

갖는 한계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양가성은 인

식이나 실천과 달리 한 입장이나 상태를 측정하

지 않고 두 가지 입장에서 발생하는 감정과 생각

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요인이다. 따라서 양가성에

제시된 문항들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응답하기

가 어려운 문항이며 이러한 특성들이 반영되어

변량과 부하량,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둘째, SOCRATES-I의 전체 내적 일치도를 확

변인

평균(표준편차)

고위험군 / 잠재적

위험군 집단 (N=100)

일반군 집단

(N=479)
t

SOCRATES-I 전체점수 44.17(12.83) 54.97(9.64) -9.31***

SOCRATES-I 하위요인: 인식 2.46(.86) 3.38(.72) -10.92***

SOCRATES-I 하위요인: 실천 2.6(.86) 2.77(.76) -1.81

SOCRATES-I 하위요인: 양가성 2.1(.8) 2.71(.66) -7.88***

주. ***p < .001.

표 4. 인터넷 중독 수준별 변화동기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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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결과 .87로 나타나 원척도와 유사한 수준의

결과로 나타나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하위 요인별

로 살펴보았을 때도 인식 .87, 실천 .92, 양가성

.70으로 나타나 척도의 전체 문항뿐 아니라 하위

척도 역시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선행 연구에 근거해 이해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SOCRATES-I 척도

의 각 하위요인 간 낮은 정적상관을 보이거나 상

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 중 인식과 실천(r = .45, p <

.01), 인식과 양가성(r = .20, p < .01) 간에는 각

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에 실

천과 양가성 간에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들(전영민, 2005; Miiller &

Tonigan, 1996)과도 동일한 결과로,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본 연

구에서 양가성과 인식 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이

기는 해도 매우 낮은 수치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SOCRATES-I의 하위 요인 자체

가 상대적으로 거의 중복되지 않는 하위요인들을

측정하고 있으며 변화 동기를 구성하는 각 요인

들이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

로 보인다(전영민, 2005).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계수(.45∼.20)가 비교적 낮

게 나타났는데, 이는 척도의 하위요인들이 서로

동질적이면서 독립적이어야 하는 기준(문수백,

2003)으로 볼 때 적합하다. 다음으로, 인식과 실천

및 양가성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중독 대상자들

이 양가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 자

신의 문제 자체를 일부분 알고 있고 어느 쪽을

선택하고 포기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의 반영으

로 해석된다. 또한 실천과 양가성 간의 유의미하

지 않은 상관관계는 양가성의 증대 자체가 곧바

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변화단계 중 숙고단계에서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함께 발생한 양가감정이 해결되어 가면서 변화에

대해 결심하는 준비단계로 이동하고, 그 후 충분

히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만큼의 동기가 생길

때 비로소 실천단계로 이동하는 것도 이와 유사

한 맥락으로 보인다(Prochaska & DiClemente,

1982).

넷째,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변화

동기 수준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점수 차이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변화동기 점수가 낮았다. 하위요

인별로 보더라도 실천을 제외한 다른 하위요인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인터넷 중독 수준

에 따라 변화동기 수준이 달라짐을 잘 보여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SOCRATES-I의 하위요인수가 원척

도와 동일한 3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Prochaska와 Diclemente(1982)가 변화동기를 설명

하면서 초이론적 모델(transtheoretical model)로

제시한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보인다. 즉, 변화동

기는 알코올 의존과 같은 물질중독 영역에만 국

한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중독과 같은 행위중독

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경훈(2012)이 단도박 변화동기 척도

(K-SOCRATES-G)의 하위요인이 원척도와 동일

한 3개 요인으로 확인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

로 보인다. 또한 Miller 등(1990)이 SOCRATES

척도를 개발할 때, 변화단계모델의 ‘단계’라는 구

성개념으로 측정하기보다 변화단계에 깔려있는



청소년용 인터넷 중독 변화동기 척도(SOCRATES-I)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 815 -

세 가지 연속 차원의 동기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Miller et al., 1990; 김경훈, 2012에서 재인

용)과도 같은 맥락이다.

둘째,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SOCRATES-I

척도 점수인 변화 동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만 실천 요인의 경우에는 집단 간 차이

가 없었다. 이는 중독군은 변화에 대한 충분한 문

제 인식과 양가감정이 없기에 실천이 낮을 수 있

는 반면 일반군은 현재 변화되어야하는 상태가

아니기에 점수가 낮을 수 있어 두 집단 간 유의

한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인식과 양가성에 두 집

단 간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인터넷 중독 수준

낮아질수록 인식과 양가감정이 높다는 선행연구

와 같은 결과이다(김남조, 2009; 장재홍, 2007). 즉,

변화동기의 차이에 따라 인터넷 중독 수준에서도

차이를 보인다는 것으로 변화동기의 중요성을 살

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타당화된 SOCRATES-I 척도가 원논문과 동일하

게 3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고 내적 일치도가 적

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SOCRATES-I

척도를 통해 국내에서 한국 인터넷 중독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변화동기를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인터넷

중독 증상의 해소만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동기

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효과를 확인하고 향후

얼마나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볼

수도 있게 된다. 둘째, SOCRATES-I 척도의 각

하위요인이 독립적으로 변화동기를 설명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상담 및 프로그램에서 하위요

인별 특성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대처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SOCRATES-I 척

도를 통해 중독 청소년이 자신의 인터넷 행동이

중독 수준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할 것이다.

주로 양가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동기강화상

담(Miller & Rollnick, 2012)에서 제안하는 결정저

울과 같은 기법들을 통해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경북 P시에 거주하는 남녀 중학생만을 대상으

로 하였기에 일부 지역적 편향효과가 있을 수 있

다. 다양한 지역의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을 표집

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대상

자의 성별은 남학생으로, 학년은 3학년으로 편중

되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등

이 적절하게 분포되도록 한 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인터넷 중독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대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다른 발달 시기에

있는 대상들에게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 추후 연

구에서는 대학생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요인과

구조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단순

히 SOCRATES-I 척도와 인터넷 중독 척도 간의

관계만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

에서는 실제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의 동기가 충

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추후연구

에서는 심리적 서비스를 받을지에 대한 의사를

묻고, 이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결과

와의 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다

섯째, 본 연구에서 SOCRATES-I 척도의 타당도

를 검증하기 위해 인터넷 중독 척도만을 사용한

점 역시 부족한 점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는 관련 척도를 추가로 반영하여 수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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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변별 타당도 역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여섯

째, 본 연구에서는 SOCRATES-I 척도의 신뢰도

를 측정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만을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함께 살

펴보아 SOCRATES-I 척도의 적절성을 좀 더 엄

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본 연구는 많

은 중독행동 중 인터넷 중독으로 한정하여 변화

동기 척도를 개발하였다. 따라서 최근 인터넷 중

독과 함께 많이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 대

상자를 위한 변화동기 척도 개발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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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verifie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 (SOCRATES), which focuses on Korean

adolescents with Internet addiction. The scale was developed by Miller and Tonigan (1996) to

measure an individual’s motivation to change when confronted with the issue of alcohol

addiction. In this study, 19 items of the original scale are modified into items related to

Internet addiction; the Korean version SOCRATES-I is composed of the modified items. 579

junior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from P city in Korea. Among 579

students, only 100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a potential risk group and a high risk group.

Using the data from the 100 students, this study was able to draw a conclus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same three sub-factors were extracted from the original version of

SOCRATES: Recognition, Ambivalence, and Taking steps. The scale also shows a proper

Cronbach’s alpha, and both the nomological validity and criterion-related validity showing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Each sub-factor of SOCRATES-I independently explains the

motivation to change. The end of this article discusse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Keywords: Stage of Change, SOCRATES-I, Ambivalence, Internet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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