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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중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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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otivations to use social media 
and self-control among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This study i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To collect the data, 300 female students of S and E middle school in S city responded to a self-administered ques-
tionnaire asking about their motivation for social media use and self-control.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
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WIN 21.0 program. Results: The average time spent on social media was 3.70 hours. 
The mean scores of social media usage motivation and self-control were 48.15 and 58.47, respectively. The more 
average time spent on social media, the higher was the motivation to use social media. The scores of motivation 
to use social media were higher in students with low satisfaction of their school and family life. Students with low 
satisfaction of their school life had higher scores in some subcategories of self-control; preference to simple task, 
egocentrism, and stroppiness. Motivations to use social media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control. Self-control was affected by motivations to use social media and this variable explained 11.6% of 
self-control among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we should 
develop programs which help improve students’ self-control and prevent the side effects of social media use 
among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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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매일 아침 우리는 스마트폰의 알람으로 기상하고 스마트폰

을 통해 그날의 날씨를 체크하며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의사소

통을 하면서 인관계를 이어간다. 스마트폰은 휴 전화기능

이 있는 소형 컴퓨터로서 2007년 애플사에서 아이팟, 휴 전화, 

모바일 인터넷이라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을 합친 스마트폰을 출

시하면서 일상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1]. 그 중에

서도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가 활성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7억 7천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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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용하게 되었으며 채팅방을 통해

서 하루에 약 5억건의 의사소통을 위한 문자 전송이 이루어지

고 있다[2]. SNS란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

유, 그리고 인맥 확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

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하는 것으로 SNS의 가장 중요

한 기능은 이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생성, 유지, 강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SNS의 장점은 오프라인과 달리 인

터넷을 통해 전 세계 각국 모든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할 수 있

으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빠르게 정보를 교환 할 수 있어서 

여론형성 또는 마케팅 전략에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있다[3]. 그

러나 SNS의 장점과 달리 SNS의 역기능에 한 문제점도 점차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누출 및 악용, 정보의 신뢰성 

하락, 가상인맥에 한 집착 또는 괴롭힘 등이 표적이다[4]. 

이중 SNS에서의 괴롭힘은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라는 

신종어를 만들었으며 SNS의 표적 역기능으로 인식되고 있

다. 사이버불링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공간을 통하여 타인

의 명예 혹은 권익을 침해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로 정의할 수 있다. 사이버불링의 특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동시에 다수가 목격할 수 있으며 ‘전달하기’

와 ‘추천하기’와 같은 SNS의 리트윗 기능을 통해 예측 불가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21세기의 폭력

으로 지칭되고 있다[5,6].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피해가 큰 연령층은 청소년들로서 피

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부적응, 우울 등을 비롯하여 

성인들에 비해 쉽게 자살로 이어짐이 보고되고 있다.[7] 사이

버불링에 한 피해는 국내외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8,9], 이러한 사이버불링은 SNS

의 이용동기와 접한 연관이 있음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10]. SNS 이용시 비행을 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상태는 청

소년이 경험하는 긴장상태에서 화, 우울감, 절망감 등의 부정

적 감정이 원인이라고 일반긴장이론[11]에서는 설명하고 있

다. 즉, 학 , 범죄피해 또래괴롭힘, 체벌 등의 고통스러운 상

황이 피해자로 하여금 긴장감과 좌절감을 겪게 하여 가해를 하

는 범죄유발적 효과를 만든다는 것이다[12]. 하지만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처방식이 존재

한다면 SNS 이용의 역기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긴장에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해 부정적 감정을 느끼

게 되는 청소년들은 누구나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성향

에 의하여 비행여부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이 

갖고 있는 개인 성향 중에서 자기통제력이 가장 큰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이에 본 연구는 SNS 역기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자 중

학생을 상으로 SNS 이용동기와 자기통제력간의 상관관계

를 파악하고 SNS 이용동기가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함으로 SNS 역기능을 중재하는 간호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자 중학생들을 상으로 SNS 이용동기

와 자기통제력 간의 상관관계와 SNS 이용동기가 자기통제력

에 미치는 영향 규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여자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여자 중학생의 SNS 이용동기와 자기통제력 정도를 파악

한다.

 여자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이용동기와 자기

통제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여자 중학생의 SNS 이용동기와 자기통제력 간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여자 중학생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자 중학생들을 상으로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 상은 경기도 S시에 위치한 S와 E중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으로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

고 참여에 동의하는 자로 하였고, 제외기준은 자료수집기간동

안 결석자, SNS를 이용하지 않는 자, 소셜 밴드, 페이스북, 라

인이나 카카오톡 등의 SNS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

하는 중재 프로그램이나 SNS를 이용하여 학습피드백을 주는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의 SNS이용이나 자기통제력에 영

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연

구의 상자 산정 근거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14,15] 양측검정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인 .2, 검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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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로 계산하였을 때 255명이었다. 산출된 상자수에서 탈락

률을 15%로 계산하였을 때 300명이었다. 2개 중학교에 나누

어서 300부를 배부하였고, 배부한 설문지가 모두 회수되어 최

종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SNS 이용동기

SNS 이용동기란 SNS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SNS를 이용

할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도록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내적인 심리상태를 말한다[16]. 본 연구에서는 

Jung [17]이 SNS 이용자의 이용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

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의 하위영역은 인관계

형성 6문항, 현실회피 6문항, 정보획득 5문항, 오락성 3문항으

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SNS를 이용하는 

이유에 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

단계의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고, 점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SNS 이용동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인관계형성 Cronbach's ⍺
는 .76, 현실회피 Cronbach's ⍺는 .84, 정보획득 Cronbach's 

⍺는 .74, 오락성 Cronbach's ⍺는 .71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

구의 신뢰도는 인관계형성 Cronbach's ⍺는 .82, 현실회피 

Cronbach's ⍺는 .89, 정보획득 Cronbach's ⍺는 .82, 오락성 

Cronbach's ⍺는 .82였으며,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는 .93이었다.

2)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이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범죄행위를 

회피하는 차등적인 경향이자 순간적인 만족과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18]. 본 연구에서는 Grasmick 등[19]이 개

발한 척도를 Ha와 Kim [2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

구의 하위영역은 충동성 4문항, 단순과제 4문항, 모험추구 4

문항, 신체활동 4문항, 자기중심 4문항, 화기질 4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

되는 곳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 5

점의 5단계의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고, 점수 범위는 

24점에서 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

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6

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11일까지였고, 자료수집 전에 E 학 기관생명윤리위원

회 심의(EUIRB2015-46)를 득하였다. 자료수집은 본 학과 

MOU를 체결하고 있는 경기도 S시의 남녀공학 1개교와 여자

중학교 1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사전에 2개 학교 행정실로 

연락하여 학교장과 교감, 보건교사,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연

구의 목적과 자료이용에 해 설명하여 허락을 득한 후, 학교

로 학생과 학부모 상의 동의서와 설명서를 보냈다. 학교의 

시간표상 적합한 시간에 연구자가 학급을 방문하여 학생들에

게 연구의 배경과 목적, 참여 상, 연구방법과 연구참여기간, 

연구참여 중 중도탈락, 개인정보와 비 보장을 설명하였고 학

생들이 자유의지에 의해 연구참여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안내

하였다. 2개교의 총 재학생은 500여명이었고, 연구설문 작성

의 제외기준으로 SNS이용이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설문을 작성하지 않

도록 안내하고 학부모 동의서를 가져온 학생들은 학생자신의 

동의서와 함께 설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21.0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상자의 특성은 평균과 표

준편차, 빈도 및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SNS 이용동기, 자기통제력은 정규성 검정을 위해 평균과 표

준편차, 범위, 왜도와 첨도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는 두 집단으로 구성된 경우 independent 

t-test로, 세 집단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onw way ANOVA로, 

사후 분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SNS 이용동기, 자기

통제력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efficient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여자중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SNS 이용동기가 자

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stepwise)을 실시하

였다. 각 통계량의 유의 수준은 p<.05에서 채택하였다.

연 구 결 과

1. 여자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

학년별로 3학년이 126명(42.0%)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은 

보통정도가 234명(7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적이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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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Social Media Usage Motivation and Self-control (N=300)

Variables  M±SD Range
(Min~Max) Skewness Kurtosis Reduced to 

five points

Motivation for social media use
 Interpersonal relations
 Evasion of reality
 Acquisition of information
 Entertainment 

 48.15±16.44
11.20±4.81
12.99±6.34
14.56±5.18
 9.40±3.57

20~92
 6~26
 6~30
 5~25
 3~15

0.14 -0.65 2.41
1.87
2.17
2.91
3.13

Self-control
 Recognition of impulsivity
 Preference to simple task
 Tendency to seeking adventure
 Preference to physical activity
 Egocentrism
 Stroppiness

 58.47±14.83
 9.84±3.04
11.41±3.82
 8.91±3.49
11.43±4.90
 7.92±3.25
 8.97±3.48

  6~116
 4~19
 0~20
 0~20
 0~52
 0~18
 0~20

-0.20 0.68 2.44
2.46
2.85
2.23
2.86
1.98
2.24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rade (year) 1st 
2nd 
3rd 

102 (34.0)
 72 (24.0)
126 (42.0)

Academic Record Good
Average
Bad

 38 (12.7)
234 (78.0)
28 (9.3)

Satisfaction of family life† Good
Average
Bad

227 (75.7)
 58 (19.3)
14 (4.7)

Satisfaction of school life† Good
Average
Bad

191 (63.7)
 89 (29.7)
18 (6.0)

Average social media time 
(hour)†

＜3
≥3

 89 (29.7)
206 (68.7)
3.70±2.16

†Missing.

고 응답한 학생이 28명(9.3%)이었다. 가정생활 만족정도는 만

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227명(75.7%), 불만족이 14명(4.7%)

이었고, 학교생활 만족정도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191

명(63.7%), 불만족이 18명(6.0%)이었다. SNS 이용시간은 평

균 3.70±2.16시간이었고, 3시간 이상 이용자가 206명(68.7%)

으로 3시간 미만보다 많았다(Table 1).

2. SNS 이용동기와 자기통제력의 정도

SNS 이용동기의 평균 총점은 48.15±16.44 (범위: 20~92, 왜

도: 0.14, 첨도: -0.65)점이었고, 자기통제력의 평균 총점은 58.47 

±14.83 (범위: 6~116, 왜도: -0.20, 첨도: 0.68)점이었다. 연구

변수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 왜도, 첨도

로 분석하였고, 각 변수의 평균은 1개로 단일봉, 왜도와 첨도는 

-2.0~2.0사이에 분포하였으므로 본 연구변수는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다(Table 2). SNS 이용동기의 하위영역에서는 정보

획득이 14.56±5.18점이었고 오락성이 9.40±3.57점으로 가장 

낮았다. 자기통제력의 하위영역에서는 신체활동선호가 11.43± 

4.90점, 단순과제선호가 11.41±3.82점이었고, 자기중심성이 

7.92±3.2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5점 만점으로 환산 시

에도 각 하위영역의 총점과 마찬가지로 신체활동선호가 2.86 

±1.23점, 단순과제선호가 2.85±0.95점으로 다른 하위항목보

다 높은 수준이었고, 자기중심성이 1.98±0.81점으로 가장 낮

았다.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SNS 이용동기와 자기통제력의 

차이

여자 중학생의 특성에 따른 SNS 이용동기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보다 높은 학생들이 정보획득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고(F= 

6.40, p=.002), 가정생활(F=6.66, p=.001)과 학교생활(F=7.93, 

p<.001)에 만족하는 학생보다 불만족하는 학생이 현실회피 영

역에서 SNS 이용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SNS 이용동기는 하루

에 평균 3시간 이상 SNS를 이용한 학생들이 3시간 미만으로 

SNS를 이용한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57, p= 

.011). SNS 이용시간에 따른 SNS 이용동기의 하위영역에서는 

정보획득 영역(t=-2.22, p=.027)과 오락성 영역(t=-3.8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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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Social Media Usage Motiva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00)

Characteristics

Motivation for social media use

Interpersonal 
relations Evasion of reality Acquisition of 

information Entertainment Sum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rade (year) 1st 
2nd 
3rd 

10.90±4.64
12.04±4.77
10.96±4.96

1.46 
(.234)

13.32±7.06
13.92±6.25
12.18±5.69

1.95 
(.145)

14.02±5.45
14.43±5.81
15.08±4.52

1.22 
(.298)

9.06±3.91
9.22±3.52
9.78±3.28

1.27 
(.283)

47.30±18.07
49.61±17.36
48.00±14.49

0.42 
(.656)

Academic 
record

Good
Average
Bad

11.18±4.84
11.22±4.70
11.07±5.82

0.01 
(.988)

13.34±5.65
12.98±6.48
12.54±6.23

0.13 
(.878)

16.71±4.59a

14.50±5.12ab

12.21±5.43b

6.40 
(.002)
(a＞b)

9.61±3.39
9.40±3.49
9.11±4.42

0.16 
(.855)

50.84±13.86
48.10±16.58
44.93±18.34

1.05 
(.352)

Satisfaction of 
family life†

Good
Average
Bad

11.04±4.61
11.86±5.63
10.93±4.63

0.69 
(.504)

12.27±5.96a

14.72±6.71ab

17.00±8.27b

6.66 
(.001)
(a＜b)

14.70±5.01
14.38±5.62
12.50±5.71

1.24 
(.292)

9.49±3.55
8.98±3.67
9.64±3.65

0.50 
(.609)

47.51±15.83
49.95±18.53
50.07±17.83

0.61 
(.544)

Satisfaction of 
school life†

Good
Average
Bad

11.15±4.55
11.12±5.36
12.06±5.14

0.30 
(.738)

12.28±6.10a

13.35±6.18a

18.28±7.44b

7.93 
(＜.001)
(a＜b)

14.79±4.99
13.99±5.53
14.44±5.38

0.72 
(.487)

9.46±3.60
9.28±3.59
9.46±3.60

0.11 
(.893)

47.67±15.98
47.74±17.35
53.94±16.94

1.22 
(.296)

Average social 
media time 
(hour)†

＜3
≥3

10.67±4.85
11.44±4.81

-1.26 
(.210)

12.03±6.21
13.45±6.40

-1.76 
(.080)

13.56±5.40
15.00±4.96

-2.22 
(.027)

8.21±3.50
9.90±3.47

-3.82 
(＜.001)

44.48±16.38
49.79±16.23

-2.57 
(.011)

†Post-Hoc: Scheffé́ test.

.001)에서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인 

학생들의 주된 SNS 이용은 정보획득영역과 오락영역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학년에 따라서 SNS 이용동기의 차이는 없었

다(Table 3). 여자 중학생의 특성에 따른 자기통제력은 가정생

활 만족정도에 따라 만족정도가 높은 학생들이 보통 이하인 학

생들보다 자기통제력 점수가 높았고(F=5.74, p=.004), 학교생

활 만족정도에 따라서는 학교생활에 불만족하는 학생들이 만

족하는 학생들보다 단순과제를 선호하였고(F=5.56, p=.004), 

자기중심성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5.30, p=.005), 

화기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7.60, p=.001). 그 외 여자 

중학생의 특성 중 학년, 성적, SNS 이용시간에 따라서는 자기

통제력 점수 차이는 없었다(Table 4).

4. SNS 이용동기와 자기통제력 간의 상관관계

SNS 이용동기와 자기통제력의 각 하위영역별 상관관계는 

약한 정도에서 높은 정도의 정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Table 5). 

SNS 이용동기의 하위영역과 자기통제력의 하위영역에서는 

자기통제력의 하위항목인 충동성인식, 단순과제선호, 화기질

에서는 SNS 이용동기의 하위영역과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모험추구성향에서는 SNS 이용동기의 하위영역 

중 오락성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정의 상관

관계를 보였고, 신체활동선호에서는 SNS 이용동기의 하위영

역 중 정보획득(r=.12, p=.036)과 오락성(r=.13, p=.024) 만이 

유의한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중심성에서는 

SNS 이용동기의 하위영역 중 정보획득을 제외하고 유의한 약

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5.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여자 중학생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해, 범주형 변수인 학년, 성적,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 인터넷사용시간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고, SNS 

이용동기는 연속변수로 진입하였으며, 단계적 다중회귀방법

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6). 

여자 중학생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선

택에서 변수진입의 및 제거 기준인 입력할 F확률 0.05 이하, 제

거할 F확률 0.10 이상으로 일반적 특성변수는 모두 모델에서 

제외되었고 SNS 이용동기만이 모델에 진입되어 여자 중학생

의 자기통제력을 11.6% 설명하였다(F=39.13, p<.001). 

논 의

스마트폰의 중화와 SNS 이용의 일상화에 따른 변화는 많

은 장점과 함께 문제점들 또한 우리사회에 가져다주기에, 본 

연구에서는 여자 중학생을 상으로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청소년을 상으로 조사한 국내의 SNS 이용현황[21]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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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의 가 를상시 이용하고 있으며 주요77.1% SNS

이용동기는정보획득을목적으로하였고남학생은게임SNS

을 여학생은 채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구결. 과

의 이용동기와자기통제력의정도에서여자중학생들SNS 의

이용동기로는정보획득이가장많았으며남학생이주로SNS

선호하는게임등을포함한오락성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

다 최근이러한 이용동기가개인의개별적인인지상태와. SNS

감정상태와 영향이 있음이 제시되었는데 이용동기[22], SNS

와 인지상태 감정상태와의 상관성을 조사한 국내 연구결과,

에따르면 남성집단과여성집단에서차이가있음을보여[23] ,

주었다 즉 정보획득이나 게임 등의 인지상태가 우세한남성. ,

의 경우와 달리 여성의 경우는 사회적 관계유지의 만족또는

불만족감정상태가 이용동기와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SNS

났다.

또한초기청소년을대상으로성별에따른 와관련된문SNS

제행동을 연구한 선행연구 에서 불만족상태의 감정 지향[24]

성이높은여학생들에게서 를통한일상생활과현실구분SNS

장애 금단증상 및 일탈행동 등의 문제행동이 나타났다고보,

고되었다 본 연구참여 대상자 특성에 따른 이용동기와. SNS

자기통제력의차이결과에서 학교생활과가정생활에불만족,

하는여자중학생들에게서 이용동기가높게나타났으며SNS

현실회피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나 이용동기와성별에SNS

따른여성의감정상태가연관성이있는선행연구결과를뒷받

침하고 있다 뿐만아니라본 연구결과에서 이용시간이. SNS

많은여학생에게서 정보획득과오락성을목적으로 이용SNS

동기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시간이 증가할수록 의 순기능보SNS

다는 의역기능의위험이높으며 자기통제력의정도SNS [22],

가 낮아지는선행연구결과 와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무엇[25]

보다청소년들을위한효용성이높은오프라인중재프로그램

들이개발되어져야할것이다.

본연구결과에서마지막으로제시된 이용동기와자기SNS

통제력간의상관관계는정도는차이는있지만모두정의상관

관계를보여주었으며 본연구참여자인여자중학생들의자기,

통제력에미치는영향으로 이용동기가직접적인 요인으SNS

로나타났다.

자기통제력은통상적으로 세경의어린시기에형성되8~10

어이후생애에서안정적인경향을보이며감독 인지 처벌등, ,

의 양유과정을통하여 영향을받는다 자기통제 이론[29]. [18]

에따르면 누구든가지고있는동기를행동으로나타나지못,

하게막는통제가중요한데내적인자기통제력이낮은사람들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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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s between Social Media Usage Motivation and Self-control (N=300)

Variables

Motivation for social media use Self-control 

X1 X2 X3 X4 Sum X5 X6 X7 X8 X9 X10 Sum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Motivation 
for social 
media use

X1 1

X2 .68
(＜.001)

1

X3 .52
(＜.001)

.48
(＜.001)

1

X4 .52
(＜.001)

.59
(＜.001)

.66
(＜.001)

1

Sum .83
(＜.001)

.86
(＜.001)

.79
(＜.001)

.80
(＜.001)

1

Self-control X5 .27
(＜.001)

.34
(＜.001)

.18
(.002)

.31
(＜.001)

.33
(＜.001)

1

X6 .27
(＜.001)

.36
(＜.001)

.24
(＜.001)

.34
(＜.001)

.37
(＜.001)

.67
(＜.001)

1

X7 .16
(.004)

.12
(.043)

.13
(.025)

.11
(.069)

.16
(.007)

.31
(＜.001)

.19
(.001)

1

X8 .09
(.120)

.01
(.885)

.12
(.036)

.13
(.024)

.10
(.098)

.24
(＜.001)

.18
(.002)

.37
(＜.001)

1

X9 .24
(＜.001)

.17
(.003)

.06
(.316)

.13
(.021)

.18
(.001)

.51
(＜.001)

.44
(＜.001)

.30
(＜.001)

.22
(＜.001)

1

X10 .26
(＜.001)

.34
(＜.001)

.14
(.017)

.19
(.001)

.30
(＜.001)

.47
(＜.001)

.50
(＜.001)

.26
(＜.001)

.15
(.012)

.62
(＜.001)

1

Sum .31
(＜.001)

.31
(＜.001)

.21
(＜.001)

.30
(＜.001)

.34
(＜.001)

.75
(＜.001)

.71
(＜.001)

.60
(＜.001)

.59
(＜.001)

.73
(＜.001)

.71
(＜.001)

1

X1=interpersonal relations; X2=evasion of reality; X3=acquisition of information; X4=entertainment; X5=recognition of impulsivity; 
X6=preference to simple task; X7=tendency to seeking adventure; X8=preference to physical activity; X9=egocentrism; X10=stroppiness.

Table 6. Factors influencing Self-control (N=300)

Variables
Self-control

B SE t p

(Constant) 43.68 2.50 17.48 ＜.001

Motivation for social media use 0.31 0.05 6.26 ＜.001

R2=.116, F=39.13, p＜.001

F (1, 299),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은 충동적이고 무신경하고 육체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선호하

고 근시안적이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경향

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중학생들 상으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결과

[28]에서는 청소년들의 모든 비행과 범죄 경향에 자기통제력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청소년 비행의 특성[18, 21]을 살펴보면 고등

학생에 비하여 중학생들에게서, 남자 청소년들에 비하여 여자 

청소년들에게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

과들은 여자청소년들이 좀 더 즉흥적이면서 충동적인 감정에 

휩쓸리게 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국내 

연구들이[25-27]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는데 학교생활에 불

만족하는 학생들과 가정생활 만족정도가 낮은 학생들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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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성 경향과 화기질이 높아 자기통제력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인터넷과 게임 중독 등 

SNS 이용시간과 상관계가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28].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결과에서 SNS 이용시간이 자기통제력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으로 청소년들의 SNS 이용시간을 감소시키며 자기통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오프라인 환경 제공이 중요함을 시

사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

들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SNS 이용 역기능을 예방하고 

SNS 순기능의 영향력을 확 할 수 있는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여자 중학생을 상으로 SNS 이용동기가 자기통

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 SNS 이용동

기에 있어서는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 불만족하는 여자 중학

생들에게서 SNS 이용동기가 높게 나타났으며, SNS 이용동기

와 낮은 자기통제력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정의 상관관계

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일개 도시의 여자중학생을 

상으로 하여 지역의 특성과 개별적인 여자중학생들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통제 

이론에 근거한 연구결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는 점과 SNS 이용

동기와 자기통제력간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었다는 점, 여

자 중학생에서 SNS 이용동기가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에 청소년들의 

성별과 개인적 특성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SNS 이용

동기와 자기통제력간의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

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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