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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을 설명할 수 있는 청소년의 대인관계 태도와 이에 관련된 

주요 변인들 간에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대전과 충남지

역에 있는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 대학생들이며, 분석은 SPSS win 12.0과 AMOS 

4.0의 통계프로그램에서 구조방정식 모형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대인관계 태도, 자아존중감, 조절이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관

계를 가지는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변인들은 자아

존중감, 조절의 변인들이었고, 대인관계 태도의 변인들은 각각 조절과 자아존중감을 거치

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하여서만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대인관계 태도의 변인들은 

조절을 거쳐서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인터넷 중독에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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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우리 사회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

며, 지식정보화 사회는 인터넷의 출현으로 그 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우리 생활은 인터넷의 사용으로 편리

해지고 윤택해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들 중에서 인터넷 이용자의 

56.4%가 주 5일 이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 3～4회가 22.8%로 전체 국민

의 79.2% 이상이 인터넷을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

하고 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시장

은 천만 여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고, 주당 20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

며, 이와 함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자살, 범죄 등이 청소년 및 사회 전

반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한국통신문화재단, 2004). 이와 같이 

인터넷의 이용은 우리 사회의 지식정보화를 촉진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터넷 속에서 다양한 변화에 대한 조절과 

적응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에 적당한 조절을 통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심리․사회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 이는 정보화 사회의 변화

에 따른 인터넷의 부작용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각 분야에서 과거의 물질 지배경향에서 지식정보화의 지배

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인터넷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고 있다. 

반면에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얻으려는 경향이 팽배하여 인터넷 

중독이라는 신종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접하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과 태도에 따른 행동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때로는 사

회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인터넷을 통해 혼자

서 모든 일을 처리하다보니 자연히 사람들과 멀리하게 되면서 고립이 되

어가는 인간소외의 현상이 가중되어 부정적인 대인관계의 태도로까지 발

전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자신의 친구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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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가진다(Gardyn, 2000).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혼자서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력이 부추겨져

서 대인관계에 대한 태도로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

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하면서도 진정한 친밀감

을 느끼기 위한 자신의 노출을 꺼리는 경향으로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초

래하기도 한다. 특히, 인터넷은 자신의 완전한 노출 없이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왜곡된 친밀감으로 순수한 목적이 아닌 대인관계의 태도를 형성

한다(Watters, 이소희 외, 2001). 이러한 결과들은 인터넷의 사용이 급속

히 확산되면서 중독이라는 현상이 심화되어가는 결과에 의해서다. 즉 사

이버 상에서의 활동이 증가하고 정보화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편익과 함께 

나타나는 새로운 심리․사회적인 병리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조절

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조절하지 못하면 일탈현상으로 규정한다(Goode, 1997). 우리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일탈에 대한 병리적인 현상을 인터넷의 규범으로 예방을 위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가진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대인관계 태도가 자아존중감과 

조절을 거쳐서 어떠한 경로로 인터넷 중독에 그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구

조적으로 분석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인관계 태

도가 자아존중감과 조절을 통하여 인터넷 중독의 영향력에 대한 구조적 

모형 분석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역기능 해소의 

예방적 노력을 위한 실천적 방안의 탐색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

을 설정하였다. 

첫째, 대인관계 태도는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둘째, 대인관계 태도는 자아존중감과 조절에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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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절과 자아존중감은 서로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넷째, 자아존중감은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다섯째, 조절은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Ⅱ.  이 론적  배 경

1 .  대인관계 태도

대인관계 태도(attitud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는 어떤 개인이 다

른 사람이나 집단 또는 사회적 논쟁거리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하는 비교적 안정되고 평가적인 성향을 말하

며, 신념, 감정, 평가에 따른 행동경향성이 조합된 것이다. 잘못된 대인관

계 태도나 엄격한 대인관계 태도를 경험한 자녀는 사회에서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조용문, 1985). 그러나 지나치거나 무조건적 수용의 태도

를 보일 때에는 감정이나 분노의 통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

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다(임선화, 1987). Freud(1923)는 어린시

절 아동기의 초기 경험이 일생의 성격을 결정짓는다고 보았으며, 특히 양

육자인 부모의 태도에서 갖게 되는 경험들이 중요하며, 사회로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Nye(1958)는 부모의 잘못된 태도로 인

해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약화되어 비행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부모의 태

도가 온정적이고 허용적 일수록 자녀들의 적응력이 높아지게 되며, 부모

의 태도가 적대적이고 통제적일수록 그 자녀는 공격적이 되어져서 적응을 

잘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ussen, Conger, & Kagan, 1974).

태도 중에서도 부모에 대한 태도로 인한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들의 성

격형성에 영향을 준다(신민섭 외, 1993)는 연구와 홍강의(1987)의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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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오경자․이혜련

(1990)은 정신과적 장애의 원인 중, 어린시절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른 관

계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강현숙(198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

녀와 부모의 관계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Saavedra(1980)의 시각은 부모보다도 청소년이 

가지는 부모에 대한 태도가 청소년들 자신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Belsky & Vondra(1985)는 개인의 심리적 기능이나 관계적 기능이 

부모와 발달하는 청소년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나 관계의 질을 형

성한다고 보았다.

청소년의 대인관계 태도 중에서 또래에 대한 태도도 중요한 역할을 한

다. 가정을 떠나 2차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

면서 보이는 것이 청소년기의 또래 태도이다. 이용교(1992)는 가출청소년

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면서 귀가 청소년이 계속적으로 가출할 때에는 청

소년 주변 환경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문제가 증폭된 결과라고 하였으며, 

가출의 이유들 중 하나로 또래집단의 압력을 지적하였다. 학교폭력의 문

제에서도 또래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으며, 폭력집단에서의 집단적 관

계에 있어서 한 부분이 대인관계의 태도라 할 수 있다(김문섭, 1999). 폭

력피해 후의 반응은 대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게 되며, 가해학생에 대한 

공포심이나 회피적인 대인관계의 태도를 보인다(아산사회복지재단, 1997).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의 발달과정은 개인의 환경에서 중요한 

타자들인 부모, 교사, 또래들이 그 청소년을 대하는 대인관계의 태도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대인관계 태도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성과 정서, 인격형성, 사회화의 발달

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대인관계 태도에 따라서 신경증과 정신병

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Kolb & Brodie, 1982). 결국 대인관계 태도가 긍

정적일 때 청소년들은 건강한 자아존중감이 형성되어 사회적응도가 높은 

반면, 부정적일 때에는 건강하지 못한 자아존중감이 형성되어 사회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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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적응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Allport(1937)는 대인관계 태도를 정신적, 신경적 준비상태로서 경험을 

통하여 준비되고 서로 관계된 모든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대인관계적인 

반응에 직접적, 혹은 역동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였다. 즉, 태도는 현

대의 대중사회에서는 늘 변화에 압력을 받는다(Gleitmain, H., 장현갑 외 

역, 1999; 재인용). 태도에 따라서 사회적 환경에 관계를 통한 적응을 하

게 되는 것이다. 

2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한 개인의 내면적 가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

는데, 기본적인 영향이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자아

존중감은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느끼는 자각에 의해서 형성하고 그 가치를 

부여한다. 자아존중감을 말할 때, Rosenberg(1965)는 자신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사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Maslow(1954)는 자아존중감을 

강력한 인간의 욕구중의 하나임을 주장하였다. Bandura(1986)는 자아존중

감이 개인적 자신들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 그의 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Rogers(1961)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건강한 인성

의 핵심이 된다고 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의 연구들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이 정

신건강, 건강상태, 약물남용, 우울, 범죄 자살, 사회관계의 문제 등에 관련

이 있다는 결과들이 있다(Rosenberg, 1965; Bolognini, et al., 1966; Harter, 

1986; Yarcheski & Mahon, 1989; Cornwell & Schmitt, 1990; Dent, et al., 

1993). 특히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 태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

는 개인의 내적 변인들로 자아존중감이 빈번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청소년

의 대인관계 태도에 중요한 예언적 변인의 하나가 자아존중감이다. 신종순

(1990), 심응철(1992), Edwards (1996) 등의 연구에 의하면 낮은 자아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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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의 청소년은 비행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에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기

표현과 사회적 기술, 실용적 지식 등에서 긍정적인 특징을 보이는데, 자아

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반사회적 행동의 수준이 낮다고 밝히고 있다(심

희옥, 1998).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의는 평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가 있는데, 자아

존중감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 이며, 이는 자

아개념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요인들을 포함하는 평가적 구성요소이다

(Jaffe, 1988). 자아개념은 자아에 관한 지식이고 자아존중감은 자아의 상

이한 속성들에 대해 개인이 어떠한 느낌을 갖느냐 하는 측면이며 감정적 

요소이다(안범희, 2000). Coopersmith(1967)는 이들 두 요소를 모두를 고

려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아에서부터 출발하는데, Mead(1934)는 자아가 태

어날 때와 같은 상태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태도를 통해

서 발달하게 되며, 사회적 경험과 활동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고 보았다. 

만약 외부환경이 자아존중감을 결정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자아존중감

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태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자

신의 대인관계 태도가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

을 사랑하고 자신의 환경이 좋게 만들어지면 대인관계의 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 

자아존중감의 바탕이 되는 자아는 사회화 과정인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

어서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쳐지는가의 모습에 따르는 경험에 따라서 

태도가 결정지어지는데, 이는 인간의 자아존중감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가

장 중요하다는 것이다(Cooley, 1964). 이러한 태도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감정이 나빠지게 되었을 때, 자아존중감은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사

회관계 중의 하나인 대인관계의 태도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본다. 

1차적인 사회구조인 가족 안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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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고 있다. 부모의 태도가 청소년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 중에서 Coopersmith(1967)는 부모가 수용적일 

때 청소년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적합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며, 

Thomas(1972)는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방임적, 비판적인 부모의 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의 연구에서도 김유연․박성연(2001)은 부모의 태도가 청소년의 가치관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2차적인 사회구조 안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또래에게서도 큰 영향

을 받고 있는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모와 또래의 애착도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장휘숙, 1997). 정신치료나 상담에서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

켜 준다고 보고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대인관계 태도

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구하러 온다. 이들 중에서 대부분의 내담자

들이 치료를 통해 더 나은 자아존중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증상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을 더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Zilbereld, 1983). 여기서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개입의 영향을 주는 것

이 사회화 과정에서의 대인관계 태도라고 할 수 있다.

3 .  조절

조절(regulation)은 우리 인간이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려면, 적절한 

상황의 압력 하에 저항하는 능력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통제력을 발휘하

는 능력이 말한다. 이는 개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

고 조절하며, 대처하고, 개인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자

기조절을 한다는 것이다(Mischel, 손정락 역, 1994).

조절은 1980년대에 미국의 사회심리학과 성격심리학의 분야의 연구에서 

크게 다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 와서는 그 개념이 다양한 측

면에 다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후부터 자기조절학습, 자기조절, 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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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 조직, 임상, 공중보건, 산업, 건강심리

학의 분야의 연구들에서 조절이 관련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

의 연구 동향은 광역화된 지역사회에서 개인이 가져야하는 책임적인 행동

에 대해서 자기조절의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Boekaerts, Pintrich, & 

Zeidner, 2000; Boekaerts, Maes, & Karoly, 2005). 

Kischenbaum & Wittrock(1984)는 조절을 개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

해 폭 넓게 잠재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어 내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Baumeister, Heatherton & Tice(1993)는 긍정적인 

수행 결과를 지연하는 능력, 인내, 사고의 통제, 고통의 인내, 감정상태 변

화의 수행과정이라 하였다. Mischel, Ebbesen, & Zeiss(1972)는 조절이 개

인이 적절한 외현적인 주의 분산 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정신내용이나 관

념을 바꿈으로써 변형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따라서 조절은 대인관계나 행동에 대한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하는 부정

적, 긍정적 감정과 태도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각 개인들은 적응을 위해서는 태도와 감정, 행동을 효과적

인 방법을 통해서 조절하여야 만이 자신의 만족이나 적응행동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예기사회화의 단계이기 

때 문 에  건 강 한  사 회 활 동 을  위 해 서 는  조절의 방법 에  익 숙 해 져 야  할  것

이 다 . 

4 .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이라는 용어는 인터넷의 사용이 지나쳐서 

이용자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직업적․사

회 적응적 기능의 손상을 초래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인터넷 중독이라

는 용어는 Goldberg(1996)가 병리적이고 강박적으로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일컬어서 처음 사용하였다(한국정보문화센터, 2002). 또한 인터넷 중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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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는 Goldberg(1996)가 인터넷 중독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고 표현한 후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외 Suler(1996)

와 Young (1996) 등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여 왔다.

중독의 일반적 징후는 특정물질 관계나 행동의 몰두에서 비롯되며, 특

정물질의 이용이나 행동의 유형에 대한 통제력 상실과 타인의 염려를 초

래하게 된다. 결국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특정물질의 이용이나 관

련 행동들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징후들은 중독에 관계없이 모든 중

독증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Egger & Rauterberg, 1996). 최근

까지는 중독이라는 현상은 약물의존 사례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되

어 컴퓨터 사용에서는 명백히 약물과는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현, 

2000). 그러나 유사한 판단기준이 섭식장애(Lacey, 1993)나 병적인 도박

(Mobilia, 1993), 컴퓨터 중독(Shotton, 1991), 비디오게임 중독(Keepers, 

1990)과 같은 문제행동에 적용이 되어 왔다. 같은 맥락에서 Young(1998)

은 인터넷 중독이 강박적인 도박이나 쇼핑, 흡연과 알코올 중독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한국정보문화센터, 2002, 재인용). 

인터넷의 중독에 대한 논란은 일부에서 라디오나 TV가 처음 나타났을 

때와 같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오늘날 정보화 사회의 

컴퓨터 사용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급속하게 증가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

적 환경속에서 컴퓨터 중독과 관련된 병리현상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Young, 1998). 특히, 청소년들 중에서 대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의 위험집

단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로는 학교 내의 인터넷기반이 강화되어있어 접근

이 용이하고 시간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Moore, 1995; 

Kandell, 1998).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폐해를 지적하면서 인터넷 중독을 

경계하는 추세이다(한국정보문화센터, 2002). Young(1997)은 인터넷 중독

에 빠져드는 원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와 숨은 성격적 문제의 발현, 성적인 

만족추구, 인정의 욕구, 사회적 영향력 등에 대한 대인관계 태도를 사이버 

공간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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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방법

1 .  연 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대전과 충남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18세에서 24세 

사이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대인관계 태도, 자아존중감, 조절 

및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지 작

성상의 문제점과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2004년 3

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11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완성된 질문지를 

대상으로 하여 2004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

다. 회수된 자료는 전부 713부였고, 이중에 응답이 누락된 자료와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정한 역산 문항간의 응답이 일치하지 않는 자료

를 제외한 592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최종적인 연구 대상자들

은 성별로는 여자가 326명(55.1%), 남자가266명(44.9%)이며, 학년별로는 1

학년이 110명(18.5%), 2학년이 220명(37.2%), 3학년이 104명(17.6%), 4학년

이 158명(26.7%)로 구성되어 있다.

2 .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관련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SPSS win 12.0과 

AMOS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들은 기술통계, 요인

분석, 상관분석, 문항 간 내적 신뢰도 분석,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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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 구모형

본 연구모형은 대인관계 태도, 조절,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

독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수로 가정하고 이러한 자아존중감과 조절에 관련

이 되는 태도의 구성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조절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

로 사용하고 인터넷 중독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관계

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과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단계별 변수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주요 구조 방정식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Ｘ4 = α4 + β41Ｘ1 + β42Ｘ2 + β43Ｘ3 + e4    (공식1) 

Ｘ3 = α3 + β31Ｘ1 + β32Ｘ2 + e3            (공식2)

Ｘ2 = α2 + β21Ｘ1 + e2                    (공식3)

α:상수, Ｘ1:대인관계 태도, Ｘ2:자아존중감, Ｘ3:조절, Ｘ4:인터넷 

βij:Ｘi와 각 독립변수들 간의 회귀계수,  e:잔차.

대인관계태도
조 절

자아존중감
인터넷중독

[그림 1] 청소년의 대인관계 태도, 자아존중감, 조절 및 인터넷 중독 

변인간의 구조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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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측 정도구의 구성

대인관계 태도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일을 잘하

고,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 이로 인하여서 상당한 만족

감을 얻게 된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태도를 알아보는 검사들은 자신의 

선호도와 강점을 평가하기 위한 태도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대인관계 태도는 자아존중감과 조절의 변인들과 관련하여서 장연

집 외(1999), 강문희 외(2003) 에서 ‘사람을 대하는 경우’의 척도를 재인용

하여 대인관계의 태도에 관련된 7문항을 선택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각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아주 싫어한다(+1점)’ 

에서부터 ‘아주 좋아한다(+5점)’ 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각 척도의 주

요 내용은〈표 1〉과 같다.

〈표 1〉 대인관계 태도의 각 척도별 주요 내용

하위척도 명 문항별 내용 문항 수 약어

대인관계 태도
친화력 4 x1

사교력 3 x2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제작한 자아존중감척이다. 자신의 자아존

중감이 어느 정도로 높은가를 알아볼 수 있다. 각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점), 에서부터 ‘매우 동의 한다(+4점)’ 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변인의 성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척

도는 총 10문항으로서 긍정문항 5문항과 부정문항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산문항은 5, 6, 8, 9, 10이다. 각 척도의 주요 내용은〈표 2〉와 같다.

조절은 Hobfoll(1989)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조절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써 자신, 타인, 능력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Boekaerts,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 178 -

Pintrich, & Zeidner(2000)의 ‘Handbook of self-regulation’중에서 ‘Communal 

Mastery Scale’을 재인용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

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부터 ‘항상 그렇다(+5점)’ 까지 반응

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역산문항은 7번 문항이다. 각 척도

의 주요 내용은〈표 2〉와 같다.

인터넷 중독에 사용된 척도는 Young(1998)이 온라인 중독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개발한 인터넷 중독척도(Internet Addiction 

Test: IAT)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맞게 15문항을 선택하여 수정․보완하여 사

용하였다. 각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 

에서부터 ‘대단히 그렇다 (+5점)’ 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변인의 성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척도의 내용은〈표 2〉와 

같다.

〈표 2〉자아존중감, 조절 및 인터넷 중독의 각 척도별 주요 내용

하위척도 명 문항별 내용 문항 수 약어

자아존중감
만족성 7 y1

자긍심 3 y2

조 절

타  인 4 y3

자  신 4 y4

능  력 2 y5

인터넷 중독

부적응 5 y6

중독성 6 y7

도피성 4 y8

5 .  척 도의 타 당 성  및 신 뢰 성  검 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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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 11.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문항간 내적 일관성을 수행하였다. 요인분

석과 문항간 내적 일관성 분석 결과는 다음〈표 3〉과〈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변수들은 .75～.88까지 전반적으로 문항간 내적 일

관성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어 신뢰도가 추정이 된다.

〈표 3〉대인관계 태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결과

문항별 

내  용
측  정  항  목

요인

적재값

eigen 

value

α 

계수

친화력(x1)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883

 3.134  .85
 행동을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좋아한다.  .816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803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표하는 것을 좋아한다.  .795

사교력(x2)

 다른 사람의 지원과 격려를 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814

 1.484  .75 다른 사람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좋아한다.  .779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 한다.  .679

Cumulative % of Variance 79.557 %

요인분석의 결과 대인관계 태도의 경우 총 7개 문항의 점수를 투입하여 

고유값(eigen value) 1 이상을 기준하여 Varimax 방식으로 회전하여 총 

변량의 79.557%를 설명하는 상태에서 2개의 뚜렷한 요인구조를 보여주는 

결과를 얻었는데, 각 요인의 문항을 검토한 결과 이름을 부여하기에 적당

한 것이었다.

자아존중감, 조절 및 인터넷 중독의 경우 총 35개의 문항들의 점수를 투

입하여 요인의 수를 8개로 정하고 고유값(eigen value) 1 이상을 기준하여 

Varimax 방식으로 회전한 결과 총 변량의 70.511%를 설명하는 상태에서 

서로 구분되는 요인구조를 보여주는 결과를 얻어 타당도를 추정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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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자아존중감, 조절 및 인터넷 중독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결과

문항별 

내  용
측  정  항  목

요인

적재값

eigen 

value

α 

계수

만족성(y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08

 4.392  .78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77

 나는 좋은 소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75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750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70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48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619

자긍심(y2)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15

 1.278  .80 나는 내 자신을 좀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681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579

타 인 (y3)
 나의 일은 친구, 가족, 동료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것에 달려 있다고 본다.  .771

 2.643  .77 다른 사람들의 목표를 도와줌으로써 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744
 친구, 가족, 동료는 주로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의해 완성된다.  .715
 내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나는 나의 삶을 많이 조절할 수가 있다.  .529

자 신 (y4)
 친구,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조절을 아주 잘한다.  .745

 1.642  .76 친구, 가족과 함께 할 때, 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735
 도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594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나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592

능 력 (y5)  나의 일과, 타인과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813  1.063  .88 나에게 지지를 가지려 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은 것은 할 수 있다.  .766

부적응(y6)
 온라인 접속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줄여서 이야기 하거나 숨긴다.  .785

 5.890  .81
 평소에는 우울하고 불안했다가도 접속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767
 사람과 어울리기 보다는 인터넷을 사용하며 시간 보내기가 더 좋다.  .735
 인터넷을 접속할 생각에 몰두해 있거나 접속해 있는 듯한 공상을 한다.  .726
 인터넷에서 무엇을 했는지 물을 때 숨기거나 변명을 한 경험이 있다.  .627

중독성(y7)

 인터넷 때문에 집안 일(학업, 업무)을 미룬 적이 있다.  .842

 1.824  .87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  .814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먼저 인터넷 접속을 하게 된다.  .688
 조금만 더 해야지 하면서 인터넷을 계속 하게 된다.  .659
 밤늦게까지 접속해 있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잔다.  .658
 인터넷을 너무 오래한다고 주위 사람에게 불평을 듣는다.  .604

도피성(y8)
 인터넷이 없다면 따분하고 재미가 없을 것이다.  .721

 1.003  .81 온라인상의 친구를 만들어본 적이 있다.  .716
 인터넷 방해를 받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많이 낸다.  .673
 일상생활의 괴로운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한다.  .623

Cumulative % of Variance 7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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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 과

1 .  표 본 의 상 관관계

대인관계 태도, 자아존중감, 조절 및 인터넷 중독 변인간의 상관을 구해 

본 결과 모두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고 0.23 이하

의 값들이 나타남으로 변인들 간에 상호 다중공선성이 확인되었다.

〈표 5〉대인관계 태도, 자아존중감, 조절 및 인터넷 중독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구   분 대인관계 태도 자아존중감 조  절
인터넷 

중독
M SD

  대인관계 태도  1.000 22.44 3.70

  자아존중감   .214
＊＊

 1.000 32.10 2.68

  조      절   .224＊＊   .127＊＊  1.000 31.58 3.47

  인터넷 중독   .093
＊

   .026
＊

  .013
＊

1.000 38.55 9.25

＊p〈.05, ＊＊p〈.01,  N=592

2 .  인과 구조 모형

청소년의 대인관계 태도, 자아존중감, 조절 및 인터넷 중독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로 계수 행렬의 동일성 여부를 검증해본 결과 잠재변수들

간 공분산행렬이 동일하다는 가설에 대한 적합도가 충분한 것으로 입증이 

되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모형의 계수추정 방법은 최대

우도법(ML)을 사용하였다.

사전의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약어(x1～x2)을 ‘대인관계 태도’ 잠재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 182 -

변수의 관찰변수로 하고, 약어(y1～y2)를 ‘자아존중감’ 잠재변수의 관찰변

수로, 약어(y3～y5)를 ‘조절’ 잠재변수의 관찰변수로, 약어(y6～y8)을 ‘인터

넷 중독’ 잠재변수의 관찰변수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 자료를 대상으로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여 여러 변인들

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각 지수와 적합성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각 

관찰변수와 잠재변수에 대해 얻어진 요인계수, 경로계수 및 오차계수 등과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들이 [그림 2]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99
대인관계태도

조 절

자아존중감

인터넷중독
x1
x2

y2y1

y3 y4 y5

y6

y7
y8

.32.05

1.0 .50

.61

-.0

-.2
1.0

.95

.75
.02

1.0 .72.40

.30.10.12

.43.23
.33 .06

.19
.23

.28

.25

.33.06

[그림 2] 청소년의 대인관계 태도, 자아존중감, 조절 및 인터넷 중독 

변인간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 

〈표 6〉에서 보듯이 먼저 절대부합지수의 카이자승통계량(χ² Statistics) 

값이 매우 크고 그 유의도가 .05이하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표집이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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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상당히 큰 규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00～200명의 

표집에 대해서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카이자승통계량(χ² Statistics) 값에 

기초한 유의도 검증방식을 일단 유보하고 타 적합도 지수의 기준들을 살

펴보기로 하였다.

제안된 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근사원소평

균자승잔차(RMSEA) 값은 모두 권장수준인 0.05 이하로서 관찰행렬과 추

정행렬 사이의 잔차평균이 본 모형의 적합성을 보장할 만큼 적음을 보여

주고 있다. 기초부합지수(GFI) 역시 권장수준인 0.90보다 높아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관찰변인들 간의 공변량을 전혀 가정하

지 않은 기초모형에 비교한 적합도를 나타내는 증분부합지수인 수정부합

지수(AGFI)도 권장수준인 0.90을 넘어서 양호하였다. 상관행렬로 분석하

는 잔차제곱평균의 제곱근(RMR)은 권장수준인 0.05보다 작으므로 적합도

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또한 표준부합지수(NFI)는 0.867로 나타났고, 비교

부합지수(CFI)는 0.895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권장수준인 0.90을 넘지는 

않았지만 권장수준에 근사한 지수를 보여주고 있어서, 적합도 지수의 수

용 수준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적합

도의 수용 수준을 나타내는 절대치는 없으며, 보편적으로 권장되는 수준

을 0.90으로 제시할 뿐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조선배, 1996; 

배병렬, 2002; 조현철, 2003). 이상의 적합도 지수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구조방정식 모형은 자료에 잘 부합되는 적절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표 6〉변인들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

χ²
RMSEA GFI AGFI RMR NFI CFI

값 df p

310.26 78 0.000 0.041 0.936 0.902 0.023 0.867 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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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 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지며, 관련모수(경

로계수)의 추정치는 0.99(t값=3.45, p〈.001)로 유의함을 나타내었으며, 이

것은 좋은 대인관계 태도를 가진 청소년에게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경

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인관계 태도는 조절에 정적인 직접효과

를 가지며, 관련모수(경로계수)의 추정치는 0.43(t값=3.42, p〈.001)으로 유

의함을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좋은 대인관계 태도를 가진 청소년일수록 

조절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지며, 관련모수의 추정치는 

0.61(t값=2.89, p〈.001)로 유의미함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강한 조절을 가

진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인터넷 중독에 부적인 직접효과를 가지며, 관련모수의 추

정치는 -0.23(t값=-2.53, p〈.001)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

이 약한 청소년은 인터넷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도 인터

넷 중독에 부적인 직접효과를 가지며, 관련모수의 추정치는 -0.09(t값

=0.63, p〈.001)로 유의미함을 나타냈으며, 조절이 약한 청소년은 인터넷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인관계 태도와 조절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냈고, 자아존중감과 조절은 인터넷 중독에 부적인 직접효

과를 나타냈다. 또한 대인관계 태도는 인터넷 중독에 직접효과를 나타내

지 못하고, 자아존중감과 조절을 통하여서만이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었

으며, 조절만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도 나타내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Ⅴ.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을 설명할 수 있는 청소년의 대인관계 태도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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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련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는가를 구조방정식 모형

의 분석을 통하여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문제들을 설정할 때 

모형에서 대인관계 태도, 자아존중감, 조절이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관계

를 보이고 있는지를 예상하고 대인관계 태도, 자아존중감, 조절이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이 검증되었다. 

첫째, 대인관계 태도는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관계를 보이지 못하였

다.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조절을 통한 간접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대인관계 태도는 자아존중감과 조절에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대인관계 태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조절에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부적

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조절은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었으나, 부적인 관

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조절이 약할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하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확인적 경로모형을 검증해 보는 과정에서 대인관계 

태도는 자아존중감과 조절에 중요한 관계가 있으며, 정적인 관계일수록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고, 자아존중감과 조절도 인터넷 중독에 중요한 관

계가 있으며, 부적인 관계일수록 인터넷 중독에 강한 중독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러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좋은 대인관계 태도

는 자아존중감과 조절을 통하여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유

추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해

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좋은 대인관계 태도를 형성하는 대인관계의 증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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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사회적 행동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청

소년들은 성인의 완성된 사회화 이전에 만들어져가는 예기사회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간중심

적 상담과 부적응의 치료적인 기관의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 인간중심의 전문가와 지도자를 양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접근시킬 필요

가 있다고 본다. 셋째, 청소년들의 조절을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 접속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조절을 위한 구조적인 생태환경

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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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Equati on Model  Anal ysi s of  

Rel ati onshi ps between Adol escents′ Atti tude  

of Interpersonal  Rel ati onshi ps, Sel f-Esteem, 

Regul ati on and Internet Addi cti on  

2)Kang, Seok-Ki
＊

In this study, I attempted to verify the influence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major variable causes relevant to adolescents' attitud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at can explain internet addiction. The subject of the study is 

college students who are between 18 and 24 years old and live in the Daejeon 

and Chungnam area.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perform the 

analysis with the statistics program of SPSS win 12.0 and AMOS 4.0. 

In this model, I anticipated that attitud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esteem, and regulation affect internet addiction, but found out that the direct 

causes were self-esteem and regulation, and the variable causes of attitude make 

an impact on internet addiction only through an indirect route such as regulation 

and self-esteem. In addition, according to a statistical result, I found that the 

variable causes of attitud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fluence internet 

addiction an indirect route of self-esteem by going through regulation. 

Key Words : attitud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esteem, regulation, 

internet addic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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