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게 독  개 에게 한 고통  래할 뿐

만 니라, 계, 학업 등 한 삶  역에  

 할 수 다  에  사  주   

심   심리  다 [1].  상  계

 나타나  근 개  “ 신질  진단  통계 

편람 5 (DSM-5)”에  게  (Internet 

Gaming Disorder, IGD)가 가  연 가 필 한 진단

 상태  새 게 포함 었다.   상  다 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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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실  료 근 에 해 탐 해 할 

필  커지고 다   시사한다. 

게  핵심 특 에  충동  가 

다. 과거에  과  독 가 DSM-IV  병

 도 과 사한 상  나타낸다고 개 었고[2], 

병  도  충동  에 포함 었다. 충동

 3가지 공통  특  보 , 첫째 신

나 타 에게 해가  만한 충동과 에 항하지 못한

다. 째, 충동  행동  하  지  감과 각

상태가 고 다. 째, 단 충동  행동  지 고 

나 , 감 나 도감  경험한다[3].  같  특  게

 독 가 보  행동 특 과 상당  사하  

에, 여러 연 에  과  독  충동

 개  수 , 충동  병리  원 라고 

주 하 다 [4]. 

감각  향  충동 과    개  

“다 하고 신 한 감각  경험하고  하   러

한 경험  해 신체   사  험  쓰고  하

 지  가진 향” [5]  다.  향  주목

   과 연  , 

 감각  향   사람  난폭 운 , 하지 

  동, 도 나  남용에 빠지  경우가 많

다 [6]. 특  감각 향  충동 과 함께 결합  , 

게  하    수 다 [7]. 게  

독 들  지루함   참지 못하고 충동  재미

 극  찾게 , 게  감각  극들  가득 

차  에 들에게 충 한 미  할 수  

것  보 다[8].

충동 과 감각 향  게  독  함에 어 

개  취 하게 하  지만, 단 독  진행  

후에 나타나  상  지에 여하  도 다. 

그  갈망  질  비 질  독 에  공통

 찰  핵심  다 [9].  갈망  “특  

목  향하도  동  상태  상하  심리  

개 ” [10] , 독  재 시키  다. 특  게  

갈망  질사용   갈망과 동 한 뇌 

 공 하  것  지고 다 [11]. 

게   같  심리 , 행동 , 신경 생

학  특   보여주 , 다 한 특 에 해 

상  하고 지  복합  다. 근에  

독  병리에  신경 학  과  어나  신경

계  향  하  것  해짐에 라, 신경계

 직  하  료  같  료  욱 

연  필 가 다[12]. 다만 료  료  진행하

 용  나타날 수 고, 료 단 시 과가 

감하거나 도가 생  수 다  단  다 [13]. 

라  료  용  도 신경계  변

 끌어내   료  고 , 

러한  재  에  피드  다 [14].

피드  뇌  스스  하  한 피

드  훈 , 강   행동   빈도가 우 해

진다  Thorndike  ‘ 과  (law of effect)’에 근

거하여 신 동에 연  뇌  스스  변 시키  

한 훈 다[15]. 특  피드  주 결핍 과 행

동 (ADHD)  상  많  연 가 루어 , 

주  향상시키고 충동  감 시키  과  

료  지고 다[16-19].

게  한 피드  용 가  

 가 많  독에  나타나  신경 생리  특  

공 한다  에 다. 다 한 연 에   독  

뇌  특  찰하 고[20, 21], 그 결과   에  

ADHD에  견  뇌  사한 뇌  상  보고

었다. 특   역에  산만함  하  타  

동  고, 민한 신  하  타  동

 낮 , 피드  훈  러한 뇌  상  

수  하여 충동 과 같  상  공  경

감시킬 수 다 [17].

본 연  러한 행 연 들에 근거하여, 게

 한 피드  훈  과  보고  한

다. 특  엽  각 시키  한 타/SMR 훈  

실시하여 게  험  충동 과 감각 

 향  변  도 하 , 에  게 독 상

 심도  게  갈망  변  상  살펴보고  한다. 연

 가  다 과 같다:

  1. 피드  집단  뇌  통 집단에 비해 료 

후  각  것 다. 

  2. 피드  집단  충동  통 집단에 비해 

료 후  감  것 다. 

  3. 피드  집단  감각 향  통 집단에 

비해 료 후  감  것 다. 

  4. 피드  집단  게 독 상  통 집단에 

비해 료 후  감  것 다. 

  5. 피드  집단  게  갈망  통 집단에 비해 

료 후  감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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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참가

386  학생  상  한  용 게 독 

척도  다차원  충동  척도, 역학 사  우울  척도

 실시하 다.   게  독 험 (6  상  하

 1∼2개) 상 고, 충동 과 감각 가 상  

25% 상 , 우울 수가 상  25% 상   사

람들  하여  12  참가  하 다. 사  

담  통해 연  참여 사   참가  6  

피드  처 집단에 하 고, 다  6  통 집단에 

하 다. 참가  별  피드  처 집단(남  

5 , 여  1 )과 통 집단 (남  4 , 여  2 ) 에

남 가  많 다. 연   처 집단 만 20∼25 , 

통 집단 만 20∼28 었다. Choi, Ryong & Kim  

연 에 [22], 게  독 험  병  10% 고, 본 

연 에  독 험  병  5%  나타났다.

2.2 도

2.2.1 한  용 게 독 척도 (Korea Game 

     Addcition Scale for Adults: KGAS)

KGAS  7개  하 에  3 항   21 항  

어 고, 각 항  4  리커트 척도  다

[22]. 하 에  “ 상, 상생 시, 내 , 강

 사용, 과도한 시간 비, 용에도 계  사용, 단”

 다. 본 연  Cronbach's α  .93  나타났다.

2.2.2 다차원  충동  척도 (UPPS-P)

UPPS-P   59 항  어 고, 4  리커

트 척도  다. 하  척도에   ,  

, 계 , 지 , 감각  어 

다. 한  척도  사용했 [23], 본 연  내  합

도 계수  .92 고, 각 차원별 내  합 도 계수  .74

∼.92  나타났다.

2.2.3 역학 사  우울  척도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CES-D   경험하  다 한 우울 상  보

다 용 하게 하 해 개 었다[24].  20 항

 4  리커트 척도  , 수가 수  우울 

수  다. 본 연  내 합 도 계수  .91 었다.

2.2.4 게  진단 거 (DSM-5)

Im, Kwon, Heo  Lee [25]  연 에  DSM-5

 게   가지 진단 거  ‘ , 니 ’

 답하  항 식  사용하 다. 본 연  내

합 도 계수  .86 었다. 

2.2.5 청  게  갈망 척도

청  게  갈망 척도   5개  항  어 

다[25]. 재 끼  게  갈망과 충동  7  리커트 

척도  평 하게 어 , 항   수  

게  갈망과 충동  고, 게  독 가 지 고 

 미한다. 본 연  내 합 도 계수  .93 었다.

2.2.6 뇌  

피드  한  락싸 사  QEEG-4 

(LXE3204, Korea)  사용하 고, 본  한  식

처(KFDA)에   검 다. 뇌  

 극  10-20 (Jasper, [26])에 라  

과 우  엽  F3, F4에  실시하 다. F3과 F4 

극에  얻어진 2개 채  뇌  신  256 Hz sampling 

frequency, 12-bit Analog-digital converter 에 해 

었다.

뇌  개  상태  2 간 하 다.  시 립

 극  그래프    보게 하 , 한 편

한  취하도  하 다.  날에  주  피하

고 충  수 하도  고하 고, 하  3시간 

  취나 연  할 것  청하 다.

뇌  원 료  락싸 사  TeleScan (Version 3.16, 

Korea)  사용하여 수집   실시하 다. 2  간 

실시  뇌  원 료  (noise)   하여 

그 향  가   1  간  별 하여 에 

용하 다.  료  워스 트럼 (power 

spectrum analysis)  통해 각 채 별 타 (4∼8 

Hz), SMR (12∼15Hz), M-beta (15∼20Hz)  

워값과 타 (4∼8Hz) / 타 (SMR + M- 타 : 

12∼20Hz)  비 (ratio)  수 하 다.

2.3 피드  프 그램

피드  훈 에 사용한 식  타/SMR 드 , 

훈  극  엽 각  진하  해  엽

 F3과 F4에 하 , 타  감  SMR   M-

타  가시키  것  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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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  훈  하루에 2  실시하 고,  

20  훈  가 다. 1  4  6  시

행  하 고, 각 시행 사  식 시간 동  시행 

결과에 한 피드  공하 다. 훈  간 동 , 참가

들  하루 동  게 사용 시간  하  하여 

매  ‘게 사용 각 지’  하도  청하 다.

2.4 차

C 학  “생 리 심 원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   후 2015  6월 

학생 386  상  사  실시하여, 12  참

가 들  하 다. 사  담에  든 연  참가

들에게 연  필 과 목   진행사항에 해 하

고, C 학  생 리심 원 에  공하  참여 

동  하 다(IRB File No. 2015-06-023-004).

프 그램  실시하  에 DSM-5 게   

진단 거  청  게  갈망 척도  가  실시

하고 뇌  하 다. 처  집단   4주간, 사  

담과 사후   포함한  20  피드  

훈  다. 통 집단  어 한 처 도 지 다. 

든 참가   프 그램  료 시 에 사후 검사  4

주 후  사  다. 든 과  결  후에  

참가 들에게  보상  지 하 다.

2.5 료 

규   해 샤피 - 크(Shapiro-wilk test) 

검  하 고, 참가  각 척도 수  뇌  값  

규  가  충 하여 수통계  용한  

실시할 수 었다.  피드  집단과 통  집단  

차  보  하여 독립 본 t검  실시하여 사

 동질  하 다. 또한 피드  집단과 통 집

단 간 사 , 사후, 시 별 프 그램  과  보

 해 합 계 변량  하 다. 집단  시  주

과  상  탐색하  한 단순주 과  실시하

고, 피드  집단   시 별 과  하  

하여 Bonferroni  식  통한 사후검  실시하

다. 든  SPSS 20.0  사용하 다.

3. 결과 

처  집단과 통  집단  연  사  동질  검 하

 하여 ·우  뇌   다차원  충동 척도, 게

독 척도, DSM-5 게  진단 거, 게  갈

망 척도  사  수  독립 본 t 검  실시하 다. 

그 결과, 든 값에  처  집단과 통  집단 간 

한 차  보 지 다.

Variance 
source

SS df MS F

Left 
Theta

between
subjects

group 100.77 1 100.77 1.19

error 845.35 10 84.54

within 
subjects

time 86.30 1.55 55.70 4.39*

group×ti

me
134.37 1.55 86.73 6.83*

error 196.71 15.49 12.70

Left 
Theta/b

eta 
ratio

between 
subjects

group 8.20 1 8.20 6.98*

error 11.75 10 1.18

within 
subjects

time 2.82 2 1.41 3.85*

group×ti
me

1.97 2 .98 2.69

error 7.31 20 .37

Right 
Theta

between 

subjects

group 105.30 1 105.30 1.26

error 836.27 10 83.63

within 
subjects

time 64.59 1.61 40.16 3.05

group×ti
me

116.86 1.61 72.65 5.52*

error 221.62 16.09 13.16

Right 
Theta/b

eta 
ratio

between 
subjects

group 6.68 1 6.68 4.23

error 15.81 10 1.58

within 

subjects

time 2.13 2 1.07 .10

group×ti
me

2.54 2 1.27 3.02

error 8.41 20 .42
* p < .05

Table 1. ANOVA results for EEG

3.1 뇌  변

Mauchly  검  결과, ․우  타 에  

검 지  Huynh-Feldt  수  

 실시하 다(각 p = .78, p = .80). ․우  SMR wave, 

타 , 타 / 타  비 에   검 었다.

처  집단  통  집단에 비해 ․우  뇌 에  

한 차 가 었 지  검 하  한 2 (처 , 통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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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3 (사 , 사후, ) 합 계 변량  결과  

Table 1에 시하 다. 

 타  집단  검사 시  간 상 용 과

가 하 다 [F(1.55, 15.49) = 6.83, p < .05]. 단순주

과  결과, 사에  집단 간 차 가 한 것

 나타났다 [F = 4.27, p < .05]. , 처 집단  

 타  처  후 지  감 하여, 사에  

통 집단에 비해 한 감  보여주었다. 

 타 / 타  비  집단  주 과가 

하 고 [F(1, 10) = 6.98, p < .05], 시  주 과도 

하 나 [F(2, 20) = 3.85, p < .05], 집단과 시  

상 용 과  하지 다 [F(2, 20) = 2.69, p 

= .09]. 단순주 과  결과, 사후   사 에  집

단 간 한 차 가 었다[각 F = 7.66, p < .01, F = 

6.82, p < .05].  타 / 타  비  시  

계없  처 집단  통 집단보다 다.  집단  

공통  사 보다 사후에 감 하 다가 사에  

다  상승하   보여주었다. 하지만 사후  

사에  통 집단에 비하여 처 집단  하게  감

하 다.

우  타  집단과 시  상 용 과가 

한 차  보 다 [F(1.61, 16.09) =5.52, p < .05]. 단순

주 과  결과 통계  하지  지만, 처

집단  우  타   타  사하게 처  

후 사 지 지  감 하여 사에  통

집단에 비해 가  큰 감  보여주었다 [F = 4.06, p 

= .052].

3.2 다차원  충동  변

Mauchly  검  결과, 다차원  충동  척도  

든 하 에   검 었다. 처  집단  통

 집단에 비해 다차원  충동  척도에  한 차

가 었 지 검 하  한 2 (처 , 통  집단) × 3 (사

, 사후, ) 합 계 변량  결과  Table 2에 

시하 다.

  집단  주 과가 하고 [F(1, 10) = 

7.07, p < .05], 시  주 과도 하 다 [F(2, 20) 

= 9.18, p < .01]. 어 집단과 검사 시  간 상 용 

과가 하 다 [F(2, 20) = 12.22, p < .001].  

 수  집단  주 과가 하 고 [F(1, 10) = 

15.68, p < .01], 시  주 과도 하게 나타났다 

[F(2, 20) = 6.14, p < .01]. 집단과 검사 시  간 상 용 

과가 하게 나타났다 [F(2, 20) = 12.84, p < .001].

Variance 
source

SS df MS F

Negativ

e 
urgenc

y

between

subjects

group 200.69 1 200.69 7.07*

error 284.06 10 28.41

within 
subjects

time 70.17 2 35.08 9.18**

group×ti
me

93.39 2 46.69 12.22***

error 76.44 20 3.82

Positive 
urgenc

y

between 
subjects

group 462.25 1 462.25 15.68**

error 294.72 10 29.47

within 

subjects

time 88.22 2 44.11 6.14**

group×ti
me

184.67 2 92.33 12.84***

error 143.78 20 7.19
* p < .05,  ** p < .01,  *** p < .001

Table 2. ANOVA results for UPPS-P

다차원  충동  척도  하 에 한 단순주 과 

 결과에  사  검사 수 에  집단 간 차

가 하지  것  나타났다.  ,  

, 지   사후검사  사에  집단 간 

한 차  보여주었다. 검사 시 에  차 에  

처 집단  , , 계  에  

한 차  보여주었다. 

Bonferroni  식  통한 사후검  결과, 처  

집단  하   사후검사  사 간 차 가 

하지 다. 하지만  에  사 검사  사

후검사, 사 검사  사 간 한 차  보여주었

고,  과 지   사 검사  사 

간 한 차  보여주었다. , 처  집단과 통 집단

 충동  척도 하  수  사  검사에  차

가 없었 나,  과  에  사후에 

하게 감 었고, 그것  사 지 어 다.

3.3 게 독 심도  변

게 독 상별 심도에 한 피드  처  과

 보  해, 한  용 게 독 척도  

DSM-5 진단 거  게  갈망  수 변  하

다. Mauchly   검  실시한 결과, 한  

용 게 독 척도 (p = .06), DSM-5 진단 거 (p =.39), 

게  갈망 (p =.48)   검 었다. 처  집단  

통  집단에 비해 게  독 심도에  한 차 가 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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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검 하  한 2 (처 , 통  집단) × 3 (사 , 사후, 

) 합 계 변량  결과  Table 3에 시하 다.

Variance 
source

SS df MS F

KGAS

between
subjects

group 2162.25 1 2162.25 25.99***

error 832.06 10 83.21

within 

subjects

time 520.72 2 260.36 22.24***

group× 
time

1129.17 2 564.58 48.23***

error 234.11 20 11.71

DSM-5 
Criteria

between
subjects

group 103.36 1 103.36 23.11**

error 44.72 10 4.47

within 
subjects

time 41.17 2 20.58 24.06***

group× 

time
58.39 2 29.19 34.12***

error 17.11 20 .86

GameC
raving

between
subjects

group 336.11 1 336.11 7.94*

error 423.11 10 42.31

within 
subjects

time 90.39 2 45.19 10.36**

group× 
time

158.39 2 79.19 18.16***

error 87.22 20 4.36
* p < .05,  ** p < .01,  *** p < .001

Table 3. ANOVA results for Game Addiction

한  용 게  독 척도 수  집단  주 과

가 하 고 [F(1, 10) = 25.99, p < .001], 시  주

과도 하 다 [F(2, 20) = 22.24, p < .001]. 집단

과 검사 시  간 상 용 과가 하게 나타났다 

[F(2, 20) = 48.23, p < .001]. DSM-5 진단 거 수  

집단  주 과가 하 고 [F(1, 10) = 23.11, p < 

.01], 시  주 과가 하게 나타났다 [F(2, 20) = 

24.06, p < .001]. 또한 집단과 검사 시  간 상 용 

과가 하게 나타났다 [F(2, 20) = 34.12, p < .001]. 

게  갈망 수에  집단  주 과가 하 고 [F(1, 

10) = 7.94, p < .05], 시  주 과가 하 다 [F(2, 

20) = 10.36, p < .01]. 집단과 검사 시  간 상 용 과

가 한 것  나타났다 [F(2, 20) = 18.16, p < .001]. 

단순주 과  결과, 한  용 게  독 척도, 

DSM-5 진단 거, 게  갈망 척도  사 검사 수에

 집단 간 차 가 하지 지만, 사후검사  

사에  집단 간 차 가 하 다. 검사 시 에 

 차 에  처  집단  시 에 라  한 

차 가 었다.

Bonferroni  식  용한 사후검  결과, 처  

집단  사후검사  사에  한 차 가 없었지

만, 사 검사  사후검사, 사 검사  사 간 통계

 한 차 가 나타났다. , 처  집단과 통 집

단에  한  용 게  독 척도, DSM-5 진단

거, 게  갈망 척도  수  한 게  독 심도  

사  검사에  차 가 없었지만, 사후에  피드  

처  집단  하게 감 었고, 그것  사 지 

어 다. 

4. 

연  결과  해보 , 피드  훈  집단  뇌

가 훈  후 욱 각  것 라  가  1  

 지지 었다. 피드  집단  ․우  타 가 

하게 감 하 고, 체  타 / 타  비 도 

감 하 다.  같  결과  Kim [27] 그리고 Ryoo  

Son [18]  연  결과  하  것 다. 타  동

 어  상태에  지  경우, 산만함, 주  결핍 

 집  과 , 뇌 역  각  

하  지  ADHD에  찰  상 다[15]. 피

드  처 집단  타 가 감   엽  각 수

 다  결과  해 할 수 다. M- 타  

SMR 에  한 변 가 나타나지 ,  

Yoo [19]  결과  하  것 , M- 타   

SMR  주 수 역  뇌  단 간  연습  통해 향상

가 어 다. Rossiter & LaVaque [28]  “만  20

 피드  훈  후에 뇌  향상  보고 었다 , 

향상  건하게 하  한 20  훈   가지라”고 

고하 다(  40 ). 본 연 에   한  

하여 M- 타  SMR 에  변 가 나타나 고 하

 시 에  훈  결  것  보 다. 후연 에

 보다 간  훈  가 필 할 것  생각 다.

피드  훈  집단  충동  감 할 것 라  가

 2가 지지 었고,  피드  훈  후 충동  감

 보고한 Lee 등 [16]  연  결과  하  것

다. 충동  다 한 개 들   수  다차

원  개  [23], 본 연  Whiteside  Lynam 

[29]  다차원  충동  척도(UPPS-P)  용하여 다

한 충동  들  하 다. 변 가 탐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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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   

강 한   상태에  충동  행동하  향

 말하고,   경우 강 한   상태

에  충동  행동하  향  한다. 피드  

훈  통해  러한 향  감 했다   엽  

통    과  것  해 해 

볼 수 다 [30, 31]. 특  엽 동 수   각  수

 낮  ,    실 가 나타날 수 다. 

본 연 에  피드  훈  엽  각  수  

가시키게 , 충동  차 감  것  보 다. 

다만, 피드  처 집단  감각 향  감 할 

것 라  가  3  지지 지 다. 감각  새 고 

신 한 극  하  본질  질  가 다

[29]. 본 연 에  피드  훈    

향상시키  공하 지만, 보다 본질  질  변

지 시키지  못한 것  생각 다.

한  용 게  독 척도, DSM-5 진단 거, 게

 갈망 척도 수  본 게  독 심도에  피

드  처  집단  통  집단에 비해 한 감  보여

주었다.  피드  훈  게 독  상들  감

시키고, 게  갈망  낮  것 라  가  4  가  5

 지지한다.  Kim [27]  연  하  결과 , 

피드  훈  차 게  독  개 하  한 

재  용  수  가  시사한다.

본 연   해보 , 첫째, 게  독 상들

 감 시키  한 재  피드  훈  용하

다. 피드  훈  료처럼 신경계  직

  목  하 , 료  다 게 용  

고 비 습 라   가지고 다. 피드  훈

 통해 게  독 상  개 었다   후 

료   재 식  피드  시도  

수  시사한다. 

째, 피드  훈  충동  다 한 하  차원

에 미  향  탐 하 다. 충동  다 한 차원  

포함하  포  개 , 다 하게  경향에 

해 탐색할 필 가 다. 본 연  결과, 피드  훈

  상태에 라  충동  행동  감 하  

결과  가 다.  엽  각  가가    

   향상에 향  주었다   시사한다. 

본 연  한   후 연 에 한  사항  

다 과 같다: 첫째, 피드  훈  엽 F3과 F4 

에 한하 지만,  해 향   뇌  

역  다 하다. 후 연 에  엽 에도 다 한 

뇌   에  과 훈  동 하여 학습 과

 강 할 필 가  것 다. 째, 연  본  한 

지역  학생에 한 었  에 후 연 에  

상  보다 할 필 가  것 다. 째, 피드  

훈  진행  연 가 동 하  에 처  과에 

어 연   과  하  어 다. 라  

후 연 에  훈  진행  연  리할 필 가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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