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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의 SNS이용 동기와 생도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탐색을 통한 제언

Suggestions through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adets' 
Motivation to use SNS and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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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는 군 내 장병들의 휴대폰 사용이 전면 허용된 오늘날 상황에서 장병들의 휴대폰의 사용, 특히 SNS

의 사용의 현 실태를 확인하고 군 생활에 기능적인 SNS 사용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SNS

이용 동기에 주목해 각 하위변인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탐색하여 군 관리자로 하여금 장병들의 SNS 사용에

대해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육군3사관학교 생도 189명을 대상으로 SNS 이

용 동기와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SNS 이용 동기의 각 하위변인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생

도들의 SNS 이용 동기는 정보 추구가 가장 높았으며, 지위 추구가 가장 작았다. 다음으로 SNS 이용 동기 중

정보 추구는 만족도의 하위요인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지위 추구는 오히려 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따

라서 정보 혹은 아이디어 탐색을 위한 SNS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사관생도들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SNS의 허용

이 장병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증명하며, 그러므로 군 내 기능적인

SNS 활용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사관생도, 생활 만족도, SNS 이용동기, 장병 휴대폰 사용

Abstract We attempted to confirm the current status of the use of mobile phones by soldiers, especially SNS, 
in today's situation where the use of mobile phones is completely allowed, and to reach an agreement for the 
use of functional SNS in military life. To this end, 189 students at the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were measured for SNS use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sub-variable of 
SNS use motivation and satisfaction was analyzed. As a result, 3 out of 4 motives for using SNS had nothing 
to do with satisfaction, and rather, among the sub-variables, the pursuit of statu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atisfaction. Therefore, the use of SNS to search for information or ideas should be encouraged. In 
addition, these findings prove that the vague belief that allowing SNS will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soldiers is 
not reasonable, suggesting that a careful approach is required to utilize functional SNS in the military.

Key words :  Cadets, Life Satisfaction, Using SNS, SNS Usage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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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병사를 대상으로 연구에서 군인들의 소통과 복지향

상을 위해 휴대폰 사용은 전면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

음이 확인되었다[1].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현재 휴대

폰은 우리 일상에 그것의 사용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점[2], 보편적 입대 시기인 20대 초반은 상대방과의 소

통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 빈번하며 성인기로 전환에

따라 당면과제가 다양한 것에 비해 스트레스 대처 능력

이 부족하다는 점[3], 군대라는 환경을 접함으로써 발생

하는 문화충격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구속감과 일반사

회에 뒤떨어진다는 위기감의 해소라는 요구의 증가[4]

와 더불어 군인의 휴대전화 사용이 외부 및 병과 간부

간의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를 들었다[5].

즉, 휴대폰의 사용이 이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자기 계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됨으로써 이들

의 군 생활 적응과 만족도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

을 끼친다는 것이다[1]. 현실적으로도 이를 근거로 국방

부는 2019년 4월부터 부대 내 모든 병사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마냥긍정적이지만은않은것또한현장의목

소리이기도하다. 직관적으로는무분별한오락, 도박에의

노출및보안상문제등이거론될수있겠지만비교적객

관적이고보편적인문제는병영생활문화가개인주의적

으로구성되어가는것이다[5]. 휴대폰사용이전면적으로

허용된 이후 군에서 요구되는 건제 단위 활동보다 개인

적시간활용에더많이할애하게되고운동을포함한집

단 활동 기피 현상이 보편화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비단병사들만으로한정된것이아니다. 비슷한

나이에 군대에 진입한 생도들도 동일한 시대 환경적 배

경을지니고있다. 생도들이병사들과다른점이있다면,

생도들은 앞으로 병사들의 병영 생활 전반에 대해 지도

및 감독하는 관리자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데에 있

다.

SNS 사용이거의일상인이들을수용하고관리해야

하는軍임에도이들에대한객관적인현상태분석조차

미흡하거나경험과직관에의존하는것또한軍과軍기

성관리자들의현실적인문제이다. 표면적으로는이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소위 인스타그램으로

대변되는 3세대 SNS의특징및사용자들의특성에대한

명징한 이해는 다소 부족한 상태이다[6].

그러나 학문적영역에서 3세대 SNS 사용자들을이해

하고자하는노력들이활발히이뤄지고있으며그중빈

번히 다뤄지는 변인들 중 하나는 SNS 이용 동기이다.

SNS 이용동기는 SNS 중독경향성에영향을미치는독

립변인으로 다뤄지기도 하며[7-10], 대인관계 만족도에

직, 간접적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식별되기도 한다[11].

이영원의연구결과는 SNS 이용동기가오프라인에서의

모임과 삶의 만족도와 연결됨을 보여주며[12], 이병찬과

장영혜의연구에서는 SNS 이용동기별로청소년들의학

교생활 적응도가 다름을 시사한다[13].

위 선행연구들의 결론을 정리해보면 먼저, SNS 이용

동기중정보추구는중독경향성에부적영향을미쳤으

며, 대인관계 만족도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에는

정적인영향을미쳤다. 다음으로 SNS 이용동기중대인

관계추구는중독경향성, 대인관계만족도, 청소년의학

교 적응 및 오프라인에서의 모임과 삶의 만족도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SNS 이용 동기 중 자기 표

현은 중독 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이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SNS 이용 동기 중 정보

추구와대인관계추구, 자기표현은기능적이었으나, 오락

추구는 다소 기능적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들의 바탕으로 오늘날 생도들의 SNS 이용

동기탐구를통해 SNS의주된활용요구를고찰하는한

편, 이번연구에서는이들의 SNS 이용동기와삶의만족

도 간의 관계를 탐색하여 실증적이고 타당한 SNS 이용

을 위한 지도에 도움이 될 만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생도들의 만족스러운 생도 생활과

미래의관리자로서효과적인임무수행을도모하는시사

점을 제공할만한 자료로써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사관생도들의 SNS 이용 동기의 현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사관생도들의 SNS 이용 동기는 생도들 삶

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육군3사관학교 58, 59기 생도들로

이들로부터 '22년 8월 8일부터 15일까지 1주일 간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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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링크를 통해 설문을 받았다. 회수된 설문 자료는 총

189부였으며모두유효한값을지니고있어분석에사용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189명 중 58기는 55.6%. 59기는

43.9%였고남생도는 85.2%, 여생도는 14.8%였다. 세부적

인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

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항목 2문항, SNS 이용

동기 21문항, 생도 생활 만족은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각측정도구의타당도를검증하기위해확인적요

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두 변수의 모형적합도 및 요인계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ρ< .001)하였다. 또한측정도구의신뢰도를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지수를 확인하였다. 두 척도의 신

뢰도는 각각 .891, .934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 척도가 적합한 연구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1) SNS 이용 동기

SNS 이용 동기는 이정화가 활용한 척도를 사용했다.

5점 Likert 자기보고식척도로 총 21개문항, 4개의하위

변인으로 구성되어있다[14]. 하위변인은 각각 대인관계

추구, 정보추구, 지위추구, 오락추구이다. 대인관계추구

는 ‘내가 아는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적

소통 관계를 맺기 위해’ 등의 질문, 정보추구는 ‘내가 관

심 있는 주제와 이슈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와 같은

질문으로 구성되며 지위추구는 ‘멋있게 보이니까’, ‘SNS

활동을 통해 나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기때문에’ 등

의질문으로, 오락추구는 ‘재미있기때문에’, ‘시간을보내

기 위해서’등의 질문으로 구성된다.

2) 생도 생활 만족도

사관생도의 생활 만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최상

미의 학교생활 만족 측정 도구를 사관학교의 특성을 고

려하여 수정한 고성진의 척도를 사용하였다[15]. 척도는

Likert식 5단계 척도로, 총 17문항, 교우관계, 교수·학습

관계, 병영 생활의 세 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된다.

3. 자료 분석

연구가설을입증하기위해프로그래밍언어 R을기반

으로만들어진통계프로그램 jamovi 2.2.5를 활용하여다

음과같은과정을거쳤다. 첫째, 본연구에서측정한주요

변인의기초통계를분석하기위해기술통계분석을실시

하였으며(표 2), 둘째, 인구통계학적특성에따른 SNS 이

용 동기별 차이를확인하기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실시

하였다. 셋째, 본연구에서사용하는변인들의영향관계

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과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먼저각변수의기술통계결과는 <표 2>와같다. SNS

이용 동기는정보추구가 평균 3.68로 가장높았으며, 지

위추구는평균 2.47로 가장낮았다(연구문제 1). 또한생

도생활만족도는전체평균 3.81, 하위 변수들은평균 3.73

에서 3.89의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SNS 이용동기와생도생활만족도전체및

하위구성요인의상관관계를확인하였다(표 3). 상관분석

결과 SNS 이용동기중정보추구가생도생활만족도의

하위구성요인중교우관계만족도와통계적으로유의미

한정적상관을보였다(ρ < 0.05). 다음으로 SNS 이용동

기중지위추구가생도생활만족도와생도생활만족도

의 하위 구성요인 중 병영생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ρ < .05).

표 1. 연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N=189)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기수(연령)

성별
58기 59기 계

남 86 75 161
여 19 9 28

표 2. 연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N=189)
Table 2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Results(N=189)

변수(구인)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첨도 왜도

SNS

이용동기

대인관계 3.34 0.90 1.00 5.00 -0.45 0.29

정보추구 3.68 0.91 1.00 5.00 -0.86 1.01

지위추구 2.47 0.95 1.00 5.00 -0.06 -0.87

오락추구 3.47 0.90 1.00 5.00 -0.72 0.68

생도

생활

만족도

전체 3.81 0.66 1.44 5.00 -0.59 0.53

교우 3.89 0.93 1.00 5.00 -0.92 0.81

교수ㆍ학습 3.73 0.82 1.00 5.00 -0.42 0.02

병영생활 3.79 0.76 1.57 5.00 -0.37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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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 결과 중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들의 영향 관계를

보고자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표 4). 먼저, SNS 지위추

구는 생도 생활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ρ < .05). 이것은본인을부각하기위해 SNS

를 활용하는 경향성이 높을수록 생도 생활 만족도가 낮

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SNS 지위추구는생도생활만족도의하위구성요인중

병영 생활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였다(ρ < .05). 이것은 본인을 부각하기 위해 SNS를 활

용하는경향성이높을수록병영생활만족도가낮아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SNS 정보 추구는 교우관

계만족에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었다(ρ <

.05). 이는 SNS를통해관심있는주제등을탐색하는활

동하는경향이높을수록생도생활중교우관계만족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Ⅳ. 논의

우리는 생도들의 SNS 이용동기의현 실태를분석하

고, SNS 이용동기의하위변인별만족도와의관계를확

인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진행된설문및이의분석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위 추구를제외한 SNS 이용동기하위요소들

(정보 추구, 대인관계 추구, 오락 추구)은 생활 만족도와

유의미한상관을보이지않았다. 즉, SNS를이용하는동

기는삶의만족도에영향을주지않았다. 다만, 지위추구

의동기가높을수록생도생활만족도가낮다. 자신의사

회적 이미지를 관리하고 개인적 지위 및 정체성을 형성

하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대인관계적 SNS

사용이 중독 및 피로감을 통해 우울에 이른다는 경로와

연관될수있다[16]. 또한공적자의식이더높은경우타

인과의 비교를 통한 상향 비교로 이어지고 그것이 궁극

적으로 생활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는 결론과도 밀접한

관련이있음을알 수있다[17]. 이런 연결을완충해줄수

있는 변인으로 꼽히는 것이 사회적지지 이나, 공적 자의

식이 높은 경우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 이에 따른 실망감 등으로 실질적인 사회적지지와

관계없이본인이인지하는사회적지지에대한인식이낮

다는 연구 결과는 위의 선행연구들로 도출된 결과를 뒷

받침한다[18].

둘째, 중⋅고등학교청소년과마찬가지로생도들역시

주로사회⋅문화⋅일상영역에서정보혹은아이디어탐

색을 위해서 SNS를 사용하고 있었다[19]. 또한, 이렇게

정보탐색을동기로 SNS를사용하는경향이높을수록교

우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SNS 이용 동기 중 정보

추구 동기가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

며, 동기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교재 지속성이 길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20].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차후 연구를

위한제언은다음과같다. SNS의이용이병영생활에만

족도를반드시높여줄것이라는막연한믿음에대해비

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선

행연구에서는 상향비교[21] 등으로 인해오히려삶의 만

족도를 떨어뜨리고[4], ‘SNS 피로증후군’을 낳는 등[22]

SNS로 비롯된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에 대해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생도와 병사를 아우르는 군 정책적

으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를 도출한다. 특히 선

행연구 고찰을 살펴본 결과 건전한 SNS 사용을 도모하

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 특히 사회적지지에 대한 인식

이매우중요하며이를높일수있는방법에대한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사관생도만을 대

상으로 하였고 SNS의 속성 중 이용 동기만을 측정하여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측정하였는데 軍에 기능적인

SNS 사용방향모색을위해다각적으로 SNS 활용을고

찰할 필요가 있다.

표 4. 회귀 분석 결과
Table 4. Regression Results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값 ρ

sns 지위추구

→ 생도생활만족
- 0.102 0.05 - 2.01 .046

sns 지위추구

→병영생활만족
- 0.119 0.06 - 2.06 .041

sns 정보추구

→ 교우관계만족
.175 0.07 2.35 .020

표 3. 상관계수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변수
sns 이용 동기

대인관계 정보추구 지위추구 오락추구

생도

생활

만족

전 체 .025 .083 -.146* .000
교우관계 .039 .169* -.092 .142
교수ㆍ학습 -.022 -.052 -.111 -.119
병영생활 .041 .064 -.041* -.046

* ρ<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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