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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사들이 지각하는

인터넷 중독 상담모형의 중요 요소 연구

송 수 민
*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근래 상담의 문제영역 중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내담자에 대한 상담

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보고 이들을 위한 전문적 개입에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그리

고 현장 상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청소년 관련 기관 상담자 34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중독 상담전문가 과정 이수자 45명의 설문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1차 설문조사에 참

여한 상담자 7인을 선정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추후 인터넷 중독 내담자에 대한 상담적 개입에 대해

현장 상담가 들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용 분석하여 현장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현장 상담가들은 인터넷중독 문제에 대한 심각도를 대체로 높게 평가하였고 그 중

에서도 게임중독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았으며 대인관계와 학업에서의 문제를 심각도에 대한 주요 요

인으로 꼽았다. 인터넷 중독 상담시 내담자의 비자발성이 상담자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소로 나타났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상담자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교육에 대해

서는 효과적인 상담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교육과 전문상담인력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이 개입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재 당면한 인터

넷 중독문제에 대한 현황과 개입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해 보고, 현시성을 가진 교육 내용

보완 및 정책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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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근 10여년 동안 괄목할 만

한 성장을 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는 3,000만명(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이 넘

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인터넷을 접하게 되

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과 청년층 뿐만

아니라 장년층의 인터넷 이용률도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인터넷이 얼마나 사람

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매체인지를 실

감케 하고 있다. 한편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생활의 도구라고 할

지라도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절제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터넷 중독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 중

독은 인터넷을 통하여 생활의 편리함과 재미

를 배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탐닉으로 인

해 인터넷에 의존하고 본래의 생활패턴에 부

정적 영향과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말한

다. 특히 온라인게임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

한 주력사업으로 등장하면서 인터넷을 매개로

한 새로운 형태의 게임들이 출시되고, ‘온라인

게임 하기’가 e-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층

의 새로운 놀이문화로 등장하면서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중독’ 역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인터넷 중독의 심각

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

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연구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

중독’이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99년부터 인터넷중독 관련 변인 확인을 주

제로 한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지금까

지 500여 편에 가까운 논문 및 학술지 논문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출판되

어 왔다. 상담 장면에서도 인터넷 중독 내담

자에 대한 상담 및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2002년에는 정보

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인터넷중

독 예방상담센터가 개소되면서 인터넷중독 문

제에 대한 예방 및 치료사업이 본격화 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청소년상담 및 관련기관

에서도 게임중독으로 찾아오는 청소년 내담자

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중독 상담 분야가 사회적 관

심을 많이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실제로 내담자들을 만나는

상담기관에서 인터넷 중독 상담이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이나 상담자들의

요구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새로이 떠오른 문제인

인터넷 중독 문제에 대해 일선 상담기관의 상

담자들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어떠

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이

해는 앞으로 인터넷 중독 내담자에 대한 체계

적이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의 개발과 연구를

위해서 필히 거쳐가야 할 과정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선 상담기관에서의 인

터넷 중독 상담 현황을 살펴보고, 상담을 하

는 데 있어서의 애로사항, 내담자들에게 어떠

한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지

에 대한 생각들을 조사하여, 향후 상담자 교

육과 상담 기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위

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조사대상 및 방법

1차 설문조사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인

터넷 중독 상담기관 1곳, 청소년상담기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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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청소년쉼터 2곳, 청소년수련관 3곳을 포함

하여 총 26곳에서 근무하는 상담자 34명을 대

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원

에서 2007년 실시한 「인터넷중독 상담전문

가」과정 이수자 132명을 대상으로 2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45명으로부터 회수

된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2차 설문조사

에 응답한 대상자는 남자가 20%(9명), 여자가

80%(36)였고, 활동기관은 시/도 청소년상담기

관이 60%(27곳), 청소년관련단체 22.2%(10곳),

학교 2.2%(1곳), 교육청 및 행정기관 4.4%(2곳),

기타기관 11.1%(5곳)으로 구성되었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청소년상담기관의 기관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담전공 박사 1인과,

인터넷중독 상담기관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상담전공 박사 과정생 1인과 함께 협의하여

문항을 구성하여 자체 제작하였다. 설문내용

은 인터넷중독 상담 현황, 인터넷 중독 개입

에 대한 의견(주로 사용하는 상담이론 또는

접근, 상담시 어려운 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으로 사용하는 방법 또는 필요로 하

는 것), 인터넷중독 상담자 교육에 대한 의견

(상담자 교육의 필요성, 교육경험, 기대사항),

인터넷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또는 요

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은 선다형과 자

유기술형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대상 기관에

공문 발송 또는 전화로 본 조사의 취지 및 절

차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후, 설문지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하고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완하고

자 2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전문가

들의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고자 면접조사를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1차 설문조사에 참여한 34인의

상담자들 중 7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우

선 무작위로 10곳을 선정하고, 업무가 바빠서

면접까지 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설문조사의

내용 이상으로 응답할 내용이 없다고 한 경우

를 제외하고, 면접에 응할 뜻을 밝힌 상담자

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대

면면접 또는 전화면접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자와 상담전공 박사과정생 1인이 실시하

였다. 면접시간은 1인당 25-40분 가량 소요되

었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한 내용을 보다 구체

화하거나 추가적인 의견, 요구사항과 대안 등

을 탐색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자료처리

설문조사 자료는 선택형 문항에 대한 응답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자유기술형으로

얻은 의견과 면접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는 내

용이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 유목화 하고, 각

유목별 응답 빈도를 분석하여 내용분석 방법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본 조사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크게 두 가지

로 인터넷중독 상담현황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향후 상담 개입에 대한 의견으로 나누어 살펴

보도록 하겠다.

상담현장의 인터넷중독 상담현황 특성

내담자 수

1차 설문에서 응한 상담 관련기관에 찾아오

는 내담자 수는 연평균 2명에서 170명까지 편

차가 크게 나타났다. 내담자 수가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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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중독 상담기관의 경우 인터넷중독 문제

를 주로 다루는 상담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관

계로, 타 기관에 비해 내담자 수가 특히 많았

다. 다음으로 청소년상담실의 연평균 내담자

수는 8명에서 150명까지 분포해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상담사들은 “특정 지역에 인터넷

중독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기 보다는 상담실

에 가지고 오는 문제와 동반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요문제로 집계되는데서 누락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즉 자체적으

로 동반문제와 호소문제를 함께 분류하고 집

계하는 상담기관의 경우 문제별 내담자 수가

다른 기관에 비해 많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

다. 또 인터넷 중독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내담자 수 뿐만 아니라 일선학교에 인터넷중

독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상담대상의 내담자와 예방프로그램 참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집계한 것이 편차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중독의 하위유형별 비교

내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인터넷 중독 문제

를 하위유형별로 비교한 결과, 온라인게임이

91.4%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채팅이 5.7%, 음란물 중독이 2.9%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게임중독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장 상담자가 보는 문제의 심각도 평가

와 그 이유에 대한 의견

1차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에서 “상담사 입

장에서 볼 때 내담자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의

심각도는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상담자들의 67.6%가 “심각하다”라고 응답하였

으며, “매우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20.6%로 나타났고, 인터넷중독 문제가 심각하

다고 평가하는 이유들을 유목화 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유 목 응답빈도(%)

▪대인관계 어려움 10(20.8%)

▪학업곤란 9(18.8%)

▪학교부적응, 학교중도탈락 7(14.6%)

▪자기조절능력 상실 4(8.3%)

▪건강악화 4(8.3%)

▪인터넷 사용시간 모니터의 부재 3(6.3%)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인터넷 사용 2(4.2%)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 2(4.2%)

▪금단과 내성 2(4.2%)

▪은둔형 외톨이로 발전 2(4.2%)

▪폭력적 언어사용 및 공격성 증가 2(4.2%)

▪가출로 연결 1(1.9%)

계 48(100%)

표 1. 상담자들이 인터넷중독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

는 이유

상담자들은 인터넷 중독이 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우선 대인관계의 어려

움(20.8%), 학업곤란(18.8%), 건강악화(8.3%), 자

기조절능력 상실(8.3%) 등 일상생활에서 문제

를 가져오기 때문으로 보았다. 또 이러한 문

제들은 부모나 가족 등 인터넷 사용량에 대해

모니터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 더욱 심각한

양상을 나타낸다고 응답하였다. 인터넷중독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로

는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인터넷을 사용(4.2%),

은둔형 외톨이로 발전(4.2%), 가출로 연결(1.9%),

학교중도탈락 등의 학교부적응(14.6%),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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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목 응답빈도(%) 응답 예

내담자의 비자발성 14(42.4%)

▪부모나 교사로부터 의뢰되는 경우가 많고 정작 내담자 자신은

문제의식이 없다.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부모와의 협조 어려움 8(24.2%)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부재중이거나 방임형 태도를 가진 부모

의 경우 협조가 어렵다.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다른 양육자가 있는 경우처럼 가정에서

조력이 어려운 경우 특히 지속적인 상담이 어렵다.

▪상담자가 보기에는 인터넷 중독 이면에 깔린 문제가 더 중요

한데, 부모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문제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있다.

▪가족 전체가 문제를 가진 경우, 상담에 어려움이 있다.

게임을 대신하는 대안

을 찾기가 어려움
3(9.1%)

▪상담과정에서 게임하고픈 욕구 이외에 다른 욕구를 찾기가 어

렵다.

인터넷과 게임에 대한

상담자의 낮은 정보력
3(9.1%)

▪게임용어가 낯설다.

▪인터넷컨텐츠와 게임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잘 모르겠다.

행동변화 및 의지관리

의 어려움
3(9.1%)

▪변화의 동기가 있어도 실천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내담자가 게임의 유혹 이기기를 어려워 하는데, 상담자로서 특

별한 방안이 없다.

내방상담 자체가 어려

운 경우
2(6.1%)

▪집에서 아예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 만나기가

어렵다.

계 33(100%)

표 2. 인터넷 중독 내담자 상담에서 어려운 점

연결될 가능성(4.2%), 폭력적 언어사용 및 공

격성 증가(4.2%)를 들었다. 즉 인터넷을 중독

적으로 사용하면서 나타난 부작용들이 개인의

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연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 문제가 더욱 심각하

다고 보았다.

한편 “잘 모르겠다”(8.8%)라는 응답에 대한

이유로는 “어느 정도 게임에 몰두하다가 싫증

나거나 다른 계기로 빨리 과다사용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제가 심각한 건

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경

우가 많기 때문”을 들었다. 또 “별로 심각하지

않다”(3.0%)라는 응답에 대한 이유로는 “단지

게임시간에 있어 자녀들이 부모가 기대한 시

간보다 많이 한다는 이유로 갈등이 되어 찾아

오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인터넷 중독 내담자 상담 시 어려운 점

1차 설문조사에서 현장 상담자들이 인터넷

중독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어려운 점에 대한

의견들을 분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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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목 응답빈도(%) 응답 예

상담자

교육이

필요함

12(46.2%)

▪게임에 몰두하는 내담자의 심리를 이해.

▪라포형성을 위해 게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며, 게임용어에 대해

익숙해질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어떤 상담기법과 대응전략이 필요한지를 배우고 싶다.

▪지속적인 수퍼비전과 사례연구를 통해, 인터넷중독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대안적

접근

방법의

시도

10(38.4%)

▪방문상담(특히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 인터넷중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 동반자나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내담자를 집 밖으로 이끌

어낼 수 있고, 내담자의 사회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

과적임)

▪상담실-부모-학교-지역사회-치료기관의 원활한 연계체제를 구축

▪캠프 등을 통한 예방과 상담활동의 상설화

▪상담의 효율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환경적 자원 찾기(예: 부모나 교사)

▪멘토링(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특히 효과적임. 멘토가 먼저 다가가서 대

안활동을 같이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임)

상담자의

태도
4(15.4%)

▪내담자와 가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할 필요가 있다.

▪내담자의 동기가 생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준다.

계 26(100%)

표 3. 상담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많은 상담자들이 변화의 동기가 없는 내담자

들에게 동기를 불어넣는 것과, 부모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 상담자들

은 인터넷과 게임에 대한 상담자의 낮은 정보

력, 대안 찾기 어려움, 내방상담 자체의 어려

움, 변화와 의지 관리의 어려움도 인터넷 중

독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

2차 설문조사에서도 내담자의 동기부족, 부

모의 협조 및 개입의 어려움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그 외 전문기관 부족의 문제 25

건(21%)과 참고할 만한 프로그램의 부족 17건

(14%),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 11건

(9%) 등도 상담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부모의 협조가 어려

운 경우 무관심과 방임도(17건, 33%) 문제였지

만 인터넷 중독에 대한 부모의 무지(14건,

27%)나 지나친 간섭과 통제(11건, 21%)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도 인터

넷 중독 문제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담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인터넷중독 상담자가 “상담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



송수민 / 청소년 상담사들이 지각하는 인터넷 중독 상담모형의 중요 요소 연구

- 23 -

하십니까?”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가

는” 상담자의 자세가 필요하고, 인터넷 중독

상담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와 대안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는 인식을 상담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표 3에 제시

하였다.

상담자가 주로 사용하는 상담이론 또는

접근

인터넷중독 내담자들에 대해 상담사들이 주

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상담이론 또는 접

근방법으로는 인지행동적 접근을 사용하는 경

우가 전체 응답 중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이에 대한 결과는 표4에 제시하였다. 이는

인터넷 중독의 원인 및 과정에 부적응적인 사

고나 인지적 특성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있

다는 연구결과(Davis, 2001; Young, 2000)와 인

지행동적 접근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이형초, 2002; 채규만 등, 2001)를 상

담장면에 적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행동수정

방법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상담사들의 경우에

는 초기 인터넷중독으로 판단되는 경우 생활

패턴 수정을 위해 생활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실치료방

법을 선호하는 상담사들의 경우, 인터넷(특히

게임)을 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자신의 욕구

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

한 책임의식 함양과 더불어 그 욕구를 해결하

기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을 찾아보는

과정을 거친다고 응답하였다. 소수이기는 하

나 멘토링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

었다. 인터넷을 하느라 집에서 아예 나오지

않으려는 내담자들이 많으므로, 상담신청이

들어오면 가정방문을 하여 초기상담을 한 후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멘토링으로 연결하여

주기적으로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 한다. 멘토링은 특히 인터넷 중독 상담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담사들의 대부분은 이들 기법을

활용하기 이전에 라포형성과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자각, 그리고 변화에 대한 동기

를 갖게 되기까지의 “고비”를 넘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항 목 응답빈도(%)

▪인지행동치료 10(25.6%)

▪현실치료 6(15.4%)

▪행동수정 8(20.5%)

▪해결중심상담 4(10.5%)

▪인간중심접근 3(7.6%)

▪정신역동 또는 대상관계이론 2(5.1%)

▪통합적 접근 2(5.1%)

▪멘토링 2(5.1%)

▪가족치료 2(5.1%)

계 39(100%)

표 4. 인터넷중독 상담에서 주로 활용하는 상담이론

또는 접근방법

향후 상담자 교육 및 개입에 대한 의견

교육경험

1차 설문조사에서 인터넷 중독 상담에 대

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0.6%의 상담자들이 “교육경험이 있다”로 응

답하였다. 교육경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차원의 연수(50%), 전문가 특강(40%),



가족과 상담 제2권 제1호

- 24 -

항 목 응답빈도(%)

▪인터넷 중독 문제에 효과적인

상담기법 활용
21(35.0%)

▪인터넷중독 치료 및 예방 프로

그램 활용
18(30.0%)

▪인터넷이라는 매체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지식 습득
12(20.0%)

▪인터넷중독 선별검사 활용을

포함한 평가방법의 습득
9(15.0%)

계 60(100%)

표 5. 보수교육에 대한 기대

자율학습 및 기관내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지

식습득(1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보수교육

차원의 연수의 경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인

터넷 중독상담사 양성 프로그램(40시간), 컴퓨

터교육연구소 주최 연수프로그램(24시간), 기

타 상담기관에서 개최한 단회성의 연수(보통

8시간 내외)로 이루어졌다. 또 전문가 특강의

경우, 보통 2~5시간 정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

여 각 상담기관에서 시도한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초기의 예방적 개입으로 시도한

프로그램 있는 경우는 26건(57.8%)을 차지하여

대부분이 예방적 차원의 특강이나 부모교육,

학교장면에 찾아가서 하는 집단상담형식 8건

(17.8%)으로 나타나 대부분 예방이나 집단상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교육에 대한 기대사항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응답자

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

와 같이, 선택형 질문으로 제시한 “상담자 보

수교육을 통해 본인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함

양되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5%가 인터넷 중독 문제에 효과적인 상담기

법 활용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터넷중독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

활용(30%), 인터넷 매체 자체 및 인터넷 중독

에 대한 지식 습득(20%), 중독 평가방법의 습

득(15%)에 관심을 나타내었다. 기타의견으로

“수퍼비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성공사례들을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개입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받는

것”이 제안되었다.

희망하는 인터넷 중독 상담의 개입자 및

프로그램 내용

2차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인터넷 중독의

문제를 누가 지도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질문에 부모 19건(38%), 교사와 전문가 17건

(34%), 외부상담교사 11건(22%)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중독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가족

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상담 27건(53%)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그 다음이

집단상담 프로그램 16건(31%)과 개인상담 프

로그램 6건(1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그림 1에 제시되었다. 개발되기를 희망하는

인터넷 중독 관련 프로그램은 내담자의 문제

특성에 따라 개입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

30건(60%)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고, 그 다음은 예방적 차원의 교육프로그램

14건(28%), 캠프나 수련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

는 프로그램 5건(10%)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

입프로그램에 꼭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내용으

로는 자기조절 능력과 삶의 목표 및 가치관

수립(86.7%), 사회성 훈련증진(57.8%), 삶의 목

표 및 가치관 수립(60%) 등을 포함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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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응답빈도(%)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담당할 전문상담인력의 양성
18(25.4%)

▪셧다운제(청소년의 수면권 보

장을 위해 심야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같

은 제도적 장치

17(23.9%)

▪활발한 연구를 통한 예방 및

치료전략 개발
17(23.9%)

▪인터넷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

을 예방, 해소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

11(15.5%)

▪올바른 인터넷 사용 교육의 전

국적 활성화
8(11.3%)

계 71(100%)

표 6. 인터넷중독 해결을 위한 대안

가족개입상담프

로그램, 53%집단상담프로그

램, 31%

개인상담프로그

램, 12%

기타, 4%

가족개입상담프로그램

집단상담프로그램

개인상담프로그램

기타

그림 1. 효율적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프로그램

요소로 꼽았으며, 가족의 지지 및 개입(46.7%),

자존감 고양(40%)이나 우울의 극복(40%)등을

프로그램에 주요하게 포함되어야 할 요소로

꼽았다.

인터넷 중독 해결을 위한 대안 및 보급체

계에 대한 의견

“우리나라 인터넷중독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1차 설문조사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수

를 나타낸 문항은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치료

를 담당할 전문상담인력의 양성”(25.4%)이었으

며, “인터넷중독 등 정보화역기능을 예방, 해

소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에 대해서도 15.5%

의 상담사들이 필요한 대안이라고 응답하여,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과 역기

능 해소에 관심을 나타내었다. 기타 의견으로,

“학교 차원에서 인터넷 활용 방법을 가르치는

수업시간을 마련하거나, 방과후 특기적성시간

또는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하기”가 제안되었다.

2차 설문조사에서 제사한 인터넷중독 문제

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체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장상담자들은 ‘상담기관이 개발하

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보급(44.4%)하는 것

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였으며, 전문기관

과 학교 공동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의견이

26.7%로 높게 나타났다.

논 의

인터넷 사용의 역기능으로 인해 인터넷 중

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인터넷의 순기능을 부정할 수는 없

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가져다준 엄청난

편리성과 효율성을 생각해 볼 때, 건강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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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상담에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한 예가 청소년의 인터넷 욕구

를 잘 탐색하여 게임사용을 줄이거나 격리하

는 것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와, 긍

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다. 일례로,

본 조사결과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경우 대다

수가 게임중독의 문제로 상담실을 찾게 되는

데, 이들의 게임 욕구를 잘 탐색하다 보면 현

실도피 또는 다른 문제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 중독이 촉발문제로 나타난 경우도 있

지만,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소질이 있는 경

우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게임이 자신

에게 주는 의미를 잘 살피고, 게임관련 진로

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

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상담에서

핵심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게임을 실제로

잘 하고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게임 쪽

일을 실제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러

한 내담자의 욕구를 잘 탐색하여 진로로 연결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에는 전문대를 포함하여 대학과 대학원 50여

곳에 게임관련 전공이 개설(게임산업개발원,

2005)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잘 활용한

다면 게임중독으로 찾아온 내담자의 게임욕구

에 따라 진로탐색 등 다양한 방향으로 상담전

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터넷 중독이 문제가

되어 상담실을 찾는 청소년 내담자와 부모들

은 인터넷 게임의 순기능을 간과해서 생기는

경우보다는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이 생기고 이

를 다루기 힘들며 효율적인 의사소통이나 인

터넷자체의 사용조절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역기능적인 특징을 갖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고 목표의식이

뚜렷한 청소년보다는 상담에 대한 동기화가

되지 않고 상담자와의 관계형성이 어려운 경

우가 허다하다. 이런 점에서 상담자들이 현장

에서 경험하는 무기력감이나 소진은 더 커질

수 밖에 없고 상담자의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

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인 인터넷중독 상담의 현황

에서도 나타나듯이 상담자들은 인터넷중독 문

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에 빠져 있는 내담자를 많이 만나

고 있으며, 이들이 대인관계에서나 학업에서

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내담자들은 상담에 대한

동기화가 되지 않고 비자발적이고 부모들은

방임하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

의 문제는 문제영역의 특수성과 더불어 청소

년 개인에 대한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개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상담자들은 인지행동치료 및 행동수정

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만, 인터넷 중독 문제를 다루는 전문성 함양

에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으며 효과적인 상담

기법을 활용하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의 교육

이 예방교육이나 단회적인 특강 중심으로 이

루어진 것을 본다면, 현장 상담자들은 보다

전문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상담기법을 습득하

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들이 인터넷 중독을 지도해야 하는 대

상으로 부모를 꼽고 있거나 가족을 개입하는

상담 프로그램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안한

점은 특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본 조사는 상담자들의 인터넷 중독 상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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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러한 요구를 확인하고, 앞으로 인터넷

중독 상담에 있어 상담자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가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한지에 대한 기초자료와 아이디어를

정리할 수 있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인터

넷 중독 상담에 있어 향후 연구와 노력이 이

루어져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인터넷중독 상담센터와 상담관

련 기관에서는 인터넷 중독 상담에 대한 보수

교육 차원의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

으며, 이 연수과정은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자

들이 인터넷 중독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이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상담자들의 교육

에 대한 요구들은 향후 기존 연수 프로그램에

서 보완할 사항 또는 새로이 개발될 교육체제

의 틀과 내용 구성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성공사례의 축적 또는 정기적

인 수퍼비전과 사례연구 등은 기존의 연수 프

로그램에서 보다 강화되거나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인다.

둘째, 인터넷 중독의 문제는 부모의 개입이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인터넷 중독

의 문제는 일상의 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의 개

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모가

개입의 대상이 되기를 현장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자들이 가

족을 만나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키

워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상담기법을 연습해보는 것이 전문성

함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현장의 상담자들은 동기가 부족한 내

담자들과 부모의 협조나 개입이 어렵고, 전문

적인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에서

내담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상담자 스스로도 가시적인 상담의 효과성을

찾기 어렵고,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으

나 구체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태로 내담자를 장기간

상담하게 되면, 상담자의 소진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의 요구는 전문기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지역의 청소년지원센터에 보급하는 내담자

특성별 개입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연수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

장에서 행정적인 업무와 상담 업무 등 과도한

업무량과 더불어 변화가 더딘 내담자들을 대

하는 상담자의 소진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인 전략도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개입의 내용으로는 청소년들이 삶의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동기화하

는 것과, 자존감을 고양하고, 우울을 극복하는

등 단순히 컴퓨터 사용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

외에도 보다 근원적인 심리적, 정서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

다는 점이다. 이는 인터넷 중독 상담자를 양

성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중독 상담이 갖는 특

수성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함양도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보편적인 상담에서

강조하는 청소년 발달에 대한 이해 및 공감,

가족역동에 대한 이해, 상담적 개입 등이 통

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제시되는 형

태도 수요자의 동기와 욕구를 중심으로 좀 더

이용하기 쉬운 모듈형식으로 구성하거나, 흥

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시청각 교구를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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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청소년동반자(YC)체계 등을 활용하

여 내담자들이 컴퓨터만 대면하면서 칩거해

있는 은둔형인 경우 직접 찾아가서 내담자들

을 집 밖으로 이끌어내는 방안과 노하우도 수

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멘토링은 경

미한 초기 인터넷중독 성향을 보이는 내담자,

또 행동변화의 유지단계에 있는 내담자들에게

특히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루 생활

을 모니터해 주고 든든하게 후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또

하나의 대안적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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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Major Factors of Internet Addiction Counseling

Model Perceived by Youth Counselors

Soo Min Song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following issues: (1) What is the present condition of

youth internet addiction counseling in today's major counseling field like?, (2) What professional

interventions are needed to improve it? and (3) For this research, the primary survey was conducted with

34 counselors in nationwide youth institutions. Another survey was filled out by 45 subjects who

completed internet addiction counseling specialists course given by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Additionally, seven counselor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primary survey were chosen and interviewed.

The opinions of those counselors on the counseling intervention for internet addiction clients were

analyzed to inform the demand in practic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counselors mostly evaluated

high in the seriousness of game addiction, among the various kind of internet addiction. Difficulti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academic achievement were considered the primary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seriousness of internet addiction. In internet addiction counseling, the involuntariness of clients was

found to be the most serious barrier in treating them. To overcome this issue, for counselors is strongly

recommended. In terms of education for counselors, the need of supportive education to utilize effective

counseling techniques and manpower of specialists was found. Also, the high demand of family-involved

program was found. This research provided useful information of present condition of internet addiction

problem and suggestions to supplement the education materials.

Key words : youth internet addiction counseling, needs

가족과상담

Journal of Family and Counseling

2012, Vol. 2, No. 1, 1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