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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기존의 종이 설문지를 이용한 전통적인 오프라인 설문 방법과 더불어 전자화된 문서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설문이 연구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고 그를 통한 여러 연구 결과들이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설문 방법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보고한 결과는 없었다. 우리는 성인 인터넷 중독 설문 검사에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대

상과 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한 대상 사이에 기질적인 특성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기초 인구학적 정보, 인터넷 중독 설문, Young의 기질 검사 척도가 포함된 설문을 통하여 두 군 간의 특

성의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하였다. 총 430명(오프라인 286명, 온라인 14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성별

과 중독 점수, 정신과적 치료력의 차이가 있어 MANCOVA를 통해 기질 점수에 끼칠 영향을 통제하였다.  

결  과 

기질 특성에서 harm avoidance(HA), novelty seeking(NS), reward dependence(RD)의 척도에서는 모

두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HA와 NS의 경우 온라인군에서 오프라인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고, RD는 온라인군에서 유의하게 낮게 측정되었다. 

결  론 

이 연구는 온라인군과 오프라인군 사이에 유의한 기질적 특성의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방법의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결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심 단어：설문·기질 특성·인터넷 중독·온라인·오프라인. 

 

 

 

서     론 
 

통신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보급의 확장으로 인해 인터넷

이 등장한 이후 인터넷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인터넷의 발달

은 접근 용이성, 신속성의 부분에서의 장점을 갖게 되었고, 

많은 분야에서 예전의 오프라인 접근 방식을 대체하게 되

었다. 기존의 우편이나 상품의 매매뿐만 아니라 기업의 마

케팅을 위한 설문조사나 학문적인 연구에 있어서도 그 영

향이 반영되었다. 

온라인 설문은 비용과 시간 투자가 적어 경제적인 측면

에서의 장점이 있고, 설문 응답의 빠른 회수가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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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이점이 있다.1) 그러나 반대로 인터넷에 접근하는 대

상에게만 설문이 제한되는 대표성의 문제가 있고 익명성에 

기반하는 신뢰도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그 방

법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표본 추출 오차, 측정 오차, 

무응답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2,3)  

많은 학문적인 연구들 중 인터넷 중독의 연구 방법들로서

도 기존의 종이 설문지를 이용한 전통적인 오프라인 설문 

방법과 더불어 전자화된 문서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설문

이 그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를 통한 여러 연구 결과

들이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설문 방법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보고한 결과는 없었다. 

성인 인터넷 중독자의 기질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는 위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을 모두 이용하여, 중독자

에게서 비중독자와 다른 기질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고

하였으나, 아쉽게도 설문 방법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을 고

려하지 못하였고 그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4) 

본 연구에서는 설문 방법에 따른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

문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고, 인터넷 중독 설문

에 응한 대상을 온라인군과 오프라인군으로 나누어 두 군 간

에 서로 다른 기질적 요소를 가지는지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기질적인 특성의 존재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작되었고, 2005년 1월부터 12

월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오프

라인 설문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

로 생각되는 PC방, 대학 주변 상점 등을 무작위로 직접 방

문하여 대상에게 본 연구가 인터넷 사용정도에 미치는 기

질적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이며, 기입되거나 알려

진 정보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

명하고 그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에 자의로 서명하게 하였다. 

본인이 설문지에 스스로 기입하는 형식의 인구학적 기초 정

보와 인터넷 사용에 대한 내용, 기질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 포함된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설문 작성후 설문

지는 그 자리에서 수거되었다. 

온라인 설문은 특별한 홍보나 광고를 이용하지 않고, 누구

나 접속할 수 있는 국립 서울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 

www.snmh.go.kr)를 통해 접속한 사람들 중 본인이 스스

로 원하여 인터넷 중독 설문에 응답하고자 하는 18세 이상

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동의 양식에 기입하도록 

하고 오프라인과 동일한 내용의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

다. 결과적으로 오프라인 설문에 참여한 286명과 온라인 설

문에 참여한 144명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2. 설문 도구 
 

1) 기초 정보 

인구학적 기초 정보에는 나이, 성별, 결혼 여부(미혼, 기혼, 

동거, 이혼, 별거, 사별, 재혼, 기타), 교육 년수, 거주지(특

별시 및 광역시, 시, 군), 현재 종사 직종, 최근 6개월간의 

개인 수입과 가계 총 수입, 정신과적 질환력, 흡연 여부와 그 

양, 음주 여부와 그 빈도와 양 등이 포함되었다. 

인터넷 기초 설문에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한 연도, 주

된 사용 시간, 평균 이용 시간, 최근 6개월의 기간 동안의 

주당 인터넷 접속 횟수, 인터넷에 주로 접속하는 주 중 시기, 

인터넷 사용으로부터 얻는 만족감, 주로 접속한 인터넷 서

비스의 종류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설문 작성에는 대략 

15분 가량이 소요되었다. 
 

2) 인터넷 중독 검사 

인터넷 중독 검사는 Young의 인터넷 중독 연구소(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개발한 인터넷 중독 

설문의 한글판5)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0문항으로서 각 

항목 당‘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부터‘매우 그렇다’의 5

점으로 구성된 Likert식 척도로, 최하 20점에서 최고 100

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그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 경

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Young의 원척도에 따르면 40점 이상

은 과사용군, 70점 이상인 경우 중독군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기질 검사 도구 

Cloninger가 개발한 Tridimentional Personality Qustion-
naire(이하 TPQ)의 한국어판 단축형 TPQ를 사용하였다.6) 

10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Cloninger의 TPQ를 통계학적인 

선별과정을 통해 46문항으로 단축된 한국어 번안판 단축형 

TPQ로 구성한 것으로서 이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

(novelty seeking, 이하 NS)에 속하는 15개의 문항, 위해 

회피성(harm avoidance, 이하 HA)에 속하는 25개의 문

항, 보상 의존성(reward dependence, 이하 RD)에 속하는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그렇다’와‘아

니다’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척도의 점수

는‘그렇다’라고 응답한 문항 수를 합한 것이다. 문항수를 

절반 이하로 줄였으나 Cloninger의 원판 TPQ의 내적 합

치도에 비해 큰 손색이 없었으며 NS와 RD의 차원에서는 내

적 합치도가 다소 개선되어 원판 TPQ를 비교적 잘 반영

하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6) 
 

3. 통계 처리 및 분석 

온라인 설문 집단과 오프라인 설문 집단 간의 인구통계

학적 변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속 변인에 대한 t-tes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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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척도에 대한 Mann-Whitney 비모수 통계를 사용하

였다. 두 집단의 인터넷 중독 점수와 개인의 기질 특성 점

수를 ANOVA를 통해 비교하고 sheffe법으로 사후 분석

하여 두 집단 간 기질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집단 간 

기질 특성의 차이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교육 수준, 음

주, 흡연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두 집

단간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였던 성별과 인터넷 중독 점수, 정신과적 치

료력이 개인 기질 점수에 미칠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성

별, 중독 점수, 정신과적 치료력을 공변인으로 하여 gene-
ral linear model을 이용한 MANCOVA를 시행하였다. 모

든 통계는 SPSS 12.0 Windows version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결     과 
 

연구 대상자는 총 430명이었으며 그 중 189명(44%)이 

남자, 241명(56%)이 여자였다. 대상자는 미혼이 337명 

(75.7%)이었으며, 거주 지역은 특별시 및 광역시가 314명 

(70.6%)으로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407명

(94.7%)에서 정신질환의 치료병력이 없었으며 흡연과 음

주를 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각각 115명(26.7%)과 257 

명(57.8%)이었다. 평균 흡연량은 오프라인군이 4.02갑년, 

온라인군이 3.90갑년(p=.892)으로 나타났고, 일주일간 평

균 음주량은 오프라인군이 66.60그램, 온라인군이 78.17

그램(p=.350)으로 나타났다. 

사회 인구학적인 특성에서는 오프라인군과 온라인군의 두 

집단 사이에서 교육 수준(14.44년 vs 14.22년, p=.351), 

결혼 여부(21.4% vs 17.3%, p=.677), 직업 유무(79.7% 

vs 86.1%, p=.609), 흡연 유무(28.3% vs 24.3%, p= 

.412), 음주 유무(59.1% vs 61.1%, p=.687)에서 유의미

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남：44.4% vs 34.0%, 

p=.036)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결혼 여부(Z 

=-.417 sig=.677), 거주지(Z=-1.72 sig=.086), 직업 

상태(Z=-.51 sig=.609)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신과적 치료 경험(Z=-6.03 sig=.000)에서 두 군 사이

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 

인터넷 사용에 관한 설문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된 

시간대(Z=-1.52 sig=.128), 최근 6개월간 인터넷을 사

용한 평균시간(Z=-1.30 sig=.195)(Fig. 1), 접속하는 주 

중 시기(Z=-1.51 sig=.130)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TPQ의 HA, NS, RD의 척도에서는 모두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HA와 NS의 경우 온라인군에서 

오프라인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고, RD는 온라

인군에서 유의하게 낮게 측정되었다(Fig. 2). 

인구통계학적 비교상 성별과 정신과적 치료력이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었고 또한 중독 점수도 오프라인군(51.73)에 

비해 온라인군(55.94)이 유의하게 높게(p=.017) 측정되

었다. 그리하여 성별과 중독 점수, 정신과적 치료력의 차이

가 두 집단간 기질 특성 점수의 차이에 미칠 영향을 배제

하기 위하여 성별과 인터넷 중독점수, 정신과적 치료력을 

통제하여 분석해보았고, 역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3). 

Table 1. Difference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tween 
off-line and on-line groups 

 Off-Line On-line Sig. 

Sex(%) 
Male 
Female 

 
44.40 
55.60 

 
34.00 
66.00 

 
.036* 

Educational level(year) 14.44 14.22 .351 

Marital status(%) 
Single 
Coupled 

 
78.60 
21.40 

 
82.70 
17.30 

 
.677 

Employment(%) 
Employed 
Unemployed 

 
79.70 
20.30 

 
86.10 
13.90 

 
.609 

Smoking(%) 
Yes 
No 

 
28.00 
72.00 

 
24.30 
75.70 

 
.412 

Alcohol drinking(%) 
Yes 
No 

 
59.10 
40.90 

 
61.10 
38.90 

 
.687 

Residential districts(%) 
Megalopolis 
Others 

 
75.50 
24.50 

 
68.10 
31.90 

 
.086 

Psychiatric treatment histories 
None 
Outpatient 

 
99.30 
00.70 

 
85.40 
14.60 

 
.000*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level of p<0.05 by Mann-Whit-
n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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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Off-line(%) 

Less than 3 hours 47.2 52.4 
3-6 hours 33.3 29.7 
More than 6 hours 19.5 17.9 

Fig. 1. Differences of daily average times using internet in recent 
6 months between on-line and off-line groups*. *：no sig-
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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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오프라인 설문과 온라인 설문에 응한 군 간에 

설문 방법에 따른 기질 특성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성인 인터넷 중독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타고난 기질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

된 Cloninger의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
aire(TPQ)7)를 적용하여 오프라인군과 온라인군 간에 차이

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실제로 온라인군과 오프라인군 간 기질 척도의 차이를 살

펴 본 결과 HA, NS, RD의 세 척도가 모두 유의하게 차이

를 보였다. HA와 NS는 온라인 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RD

는 온라인 군에서 유의하게 낮게 측정되었다.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흡연, 음주의 여부가 TPQ의 각 

요소와 특정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연구들8,9)이 있었기 때

문에 두 집단 간의 인구학적인 특성을 비교하였으나 흡연, 

음주 여부에는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

다. 인터넷 사용에 관한 설문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

된 시간대, 최근 6개월간 인터넷을 사용한 평균시간, 접속

하는 주 중 시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

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 온라인군이 오프라인군에 비해 여성이 유의

미하게 많았고 중독점수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명목척도상

의 점수에서 오프라인군에 비해 온라인군의 정신과적 외래 

방문 경험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그 영향을 배제

하기 위하여 MANCOVA를 시행하여 성별과 중독점수, 정

신과적 치료력을 통제하였다. 그 결과 마찬가지로 HA와 

NS는 온라인군에서 유의하게 높고 RD는 오프라인에서 유

의하게 낮게 측정되어 통제 전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Cloninger 등은 기질과 성격을 신경해부학적, 생리학적 근

거와 연관시켜 기본적인 성격차원은 행동의 활성화, 억제 그

리고 유지로 구성된다고 가정하고 유전적으로 독립적이며 특

정 환경 자극에 대한 적응 반응의 상호 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세가지 차원으로 NS, HA, RD를 제안하였다.7,8) 새로

운 자극에 대한 빈번한 탐구적 행동과 강렬한 흥분 반응을 

보이는 유전적 경향인 NS가 높은 개인은 충동적이고, 쉽게 

흥분하며, 무질서한 경향이 높은데, 이것은 이들의 도파민

계의 활성도가 낮기 때문에 도파민의 활성을 높여주는 다

른 활동을 추구하게 된다고 하였다.11) 또한 혐오자극에 강

한 반응을 보이고 처벌이나 새로운 것, 혹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수동적 회피반응을 보이는 유전적 경향

인 HA가 높은 개인은 예기 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수줍음, 쉽게 피로해지는 경향 등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 높

은 세로토닌 활성과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보상과 원

조에 강한 반응을 보이고 이전에 보상받은 행위를 유지하

려는 유전적 경향인 RD가 높은 개인은 어떤 자극이 쾌락을 

주거나 고통을 피하게 함을 경험하면, 그 자극을 유지하려

는 경향을 가지는 것이 낮은 노르에피네프린 활성과 관계

Table 2. Differences of internet use between off-line and on-line
groups* 

 Off-line 
(%) 

On-line 
(%) 

Z Sig. 

Major periods of time using internet 
8AM-12PM 
12PM-4PM 
4PM-8PM 
8PM-12AM 
12AM-4AM 
4AM-8AM 

 
06.6 
10.1 
10.1 
62.9 
09.8 
00.3 

 
00.0 
18.8 
09.0 
51.4 
19.4 
01.4 

 
-1.52 

 
.128 

Average times using internet 
Less than 3 hours 
3-6 hours 
More than 6 hours 

 
52.4 
29.7 
17.9 

 
47.2 
33.3 
19.5 

 
-1.30 

 
.195 

Major days of week using internet 
Weekend 
Weekdays 
All days 

 
05.2 
27.3 
67.5 

 
01.4 
24.3 
74.3 

 
-1.51 

 
.130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Table 3. Differences of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TPQ) scores between off-line and on-line groups by 
MANCOVA 

  Mean F Sig. Observed 
power 

HA Off-line 
On-line 

12.09 
15.76 

17.875 .000* 1.000 

NS Off-line 
On-line 

06.48 
07.69 

06.127 .000* 0.987 

RD Off-line 
On-line 

03.64 
02.68 

09.760 .000* 1.000 

Power：Computed using alpha=.05.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level of p<0.05 by MANCOVA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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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               Novelty             Reward 

avoidance*            seeking*         dependence* 

On-line 15.76 7.69 2.68 

Off-line 12.9 6.48 3.64 

Fig. 2. Differences of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TPQ) scores between off-line and on-line groups. *：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level of p<0.05 by MANCOVA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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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HA와 NS가 높게 측정되고 RD가 낮

게 측정되었다. 이는 알콜 중독 및 약물 중독에서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12) 온라인군이 중독 환자는 아니라도 오

프라인군에 비해 보다 더 중독 환자들과 비슷한 기질 특성

을 보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

을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일단은 오프라인 설문과 온라인 설문에 응한 대상이 처음

부터 달랐을 가능성이다. 두 집단간의 중독 점수에 있어 온

라인군은 오프라인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중독 점수를 나

타냈다. 이는 인터넷 중독으로 예상되는 설문자가 오프라인

군에 비해 온라인군에 유의하게 더 많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은 그 정의에 따라 지나치게 인

터넷에 접속하여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이다.13) 인터

넷 중독군은 의사 소통이 저하되고 사회적 위축이 심화되며 

사회적 활동이 인터넷에 의존한다는 연구 결과를 생각해보

면,14) 인터넷 중독자는 오프라인 설문보다는 온라인 설문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NS가 높게 측정되고 RD가 낮게 측정된 연구 결

과는 중독군의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관련한 이전 연구에

서의 결과와11) 동일한 모습이다. 폭식,15) 병적 도박,16) 인

터넷 중독4) 등을 보이는 집단에서 각각 특징적 기질 요소

를 가진다는 결과와 유사하게 온라인군에서도 그러한 고

유의 기질적 성향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다. 이

는 온라인군이 오프라인군에 비해 중독 성향이 높은 사람

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다음은 오프라인 설문과 온라인 설문이라는 방법 자체로 

인한 차이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을 비교하였을 때, 

온라인 설문의 경우 전통적인 오프라인 설문과 비교하여 여

러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진다.17) 온라인 설문의 경우 일단 

설문 양식을 완성시켜 놓으면 표본의 수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나 수거를 위한 시간적인 노력이 거의 들지 않는 등

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있고, 설문 응답의 빠른 회수

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반면 온라인 설문은 설

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체 집단을 대표할 수는 없다는 단

점이 있고, 응답자의 익명성 때문에 중복 기입의 가능성이 

있으며 설문 기입을 불성실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이에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방법 자체의 측면에서 온라인 

설문의 문제점에 대해 확인한 결과 표본 추출 오차, 표본의 

대표성, 데이터의 타당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2,3) 

표본 추출, 설문 홍보, 응답자와의 상호 작용등에 대해 논의

하기도 하였으며,18) 웹 설문 디자인과 데이터 수집 및 무응

답에 대한 점검사항을 제기하기도 하였다.19) 그리고 그 중

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부분은 표본 추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특성 중 하나인 표본의 모집단 대

표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더 깊이 고려해야 하는 것은 온라인군과 오

프라인군의 대표성에 관한 것이다. 연구에서의 표본은 모

집단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니고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

다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표본 추출이 인터넷에

서만 이루어질 경우 설문 대상이 특정 성향을 가진 집단에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설문 대상으로서의 인터넷 

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해결된다 하

더라도 표본이 적절하게 추출되지 않는다면 이 표본을 통

해 얻은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인터넷 

설문 조사는 표본 추출시 조사자가 응답자를 미리 파악하

느냐의 여부에 따라, 응답자를 미리 선정하지 않은 자기기

입 방식과 응답자를 미리 선정한 사전 선정 방식으로 구분

된다.20)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기입 방식은 인터넷에 접

속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설문에 응할 수 있으며 응답이 

설문자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지므로 이들이 모집단을 대

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단점이 있다.21) 자발적

인 설문 참여자들은 이미 설문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

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특정하거나 편향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22) 이런 경우에는 응답한 

사람들이 전체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이

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 온라인군의 외래방문 비율

이 높았던 것도 인터넷 중독에 더욱 관심이 많고 중독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온라인 설문에 응했을 거라는 예

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자기기입 방식을 통해 설

문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무응답으로 인한 오차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표본이 잘 추출되었다 하더라도 응답률이 

낮으면 통계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실

제로 오프라인 조사에 비해 온라인을 이용한 설문 방식의 

응답률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23)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온라인 설문 대상자들이 오프라인 대상군에 비해 인

터넷 중독군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발생한 편향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인터넷 사용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어 

점점 온라인 설문 대상이 모집단에 근접하고 있으며, 실제

로 공황 장애에 있어서의 온라인 설문과 오프라인 방식의 

비교를 통해 온라인 설문의 신뢰도를 발표한 연구24)와, 정

치적 성향 같은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설문 조사에 있어서 

인터넷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25)

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들이 온라인 설문의 타당성을 증명

하고 있다.26,27) 또한 알코올 사용과 같은 중독 질환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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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들28,29)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보인 온라인과 오프라인군 간의 기

질 특성의 차이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일반적인 온라인 설문자

의 특성과는 반대로 오프라인 설문자에 비해 온라인 설문

자에서 여성 인구가 오히려 유의미하게 높은 비중을 보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방법 자체의 차이, 대표성의 차이만

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설문에 참여한 군과 다르게 온

라인 설문에 참여한 군에서 기존의 인터넷 중독을 보이는 집

단과 유사한 기질적 특성을 보이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앞

으로도 이런 경향이 반복되는지의 여부와 이런 결과를 보

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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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mperament Characteristics of On-Line and Off-Line Subjects： 

In Subjects Who Answered Internet Addiction Questionn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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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ectives：There may be methodological differences between pencil-and-paper and web-based que-
stionnaires. But there are few reports about influences of that methodological differences. The Aim of 

this study is investigation of the differences in temperament characteristics in subjects who answered internet 
addiction questionnaires. 

Methods：We compare the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Four hundred thirty participants(189 males, 
241 females) answered the online and offline questionnaires. We controlled sexes, addiction scores and psy-
chiatric treatment histories using general linear model of MANCOVA. 

Results：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mperament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Harm avoidance(HA) and novelty seeking(NS)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on-line group than off-line 
group. Reward dependence(RD) score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on-line group than off-line group. 

Conclusion：This study suggested significant differences of temperament characteristics between on-line 
and off-line subjects. And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equivalence of on-line and off-line survey methods. 
Further studies on the difference are expected for the understanding of this results. 
 
KEY WORDS：Questionnaire·Temperament·Internet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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