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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강도와 사회참여의 상관관계

김태준, 박윤주, 이슬기, 이윤희, 지시연, 전병진

강원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 국문초록 ―

목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강도와 사회참여의 계를 확인함으로써 학생의 사회참여도에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한다.

연구방법: 강원도 소재의 K 학교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136명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SNS 강도는 핸드폰에 장되어 

있는 SNS 친구 수와 카카오톡 평균연락횟수로 측정되었다. 사회참여 측정도구는 Godelief 등(2009)에 의해 수정된 

Maastricht Social Participation Profile(MSPP)를 사용하 다. MSPP는 공식  사회참여(약속활동), 비공식  사회

참여(친구  지인과의 , 가족과의 ) 항목으로 이루어져있다. 

결과: 95% 신뢰수 에서 SNS 친구 수와 약속활동 항목, 카카오톡 평균연락횟수와 친구  지인과의  항목에서 

상 성을 보 다.

결론: 학생들의 SNS 강도와 사회참여는 정 인 계를 보 다. 따라서 SNS 강도와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상호교류

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다양한 사람들과의 계 유지에 도움을 다. 하지만 가족 간의 계 유지에는 향을 끼치는 

다른 변수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주제어: 학생, 사회참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SNS 강도

Ⅰ. 서 론

건강은 신체 , 정신  건강과 사회  건강으로 나뉠 

수 있다(WHO, 1999). 최근에는 건강에 하여 생물학

인 조건보다는 개인의 행동과 사회  조건에 을 두

는 사회  모델이 각 을 받으면서 사회  건강에도 

심이 집 되고 있다(Kim, 2012). 사회  건강은 사회

계가 원만하고, 사회  활동이 활발한 상태이다(Lee, 

2006). 사회활동은 타인과 친 한 계를 유지하는 의미 

있는 활동, 타인과의 상호교류와 련된 일정한 규칙이

나 형태를 띤 활동으로 정의되며, 일반 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상호작용의 교류를 통해 계망을 형성하

고, 개인이나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참여 행

를 의미한다(Son & Cho, 2005). 사회참여는 공식  사회

활동뿐만 아니라 비공식  사회활동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단체  기  가입, 일자리 참여 등의 

공식  활동은 물론 친구, 가족  친족 간의 계망과 

사회  상호작용, 종교 활동  자원 사, 각종 모임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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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9)

 N(%) (Mean±SD)

Gender Male 33(25.6)

-

Female 96(74.4)

Grade 1 41(31.8)

2 37(28.7)

3 24(18.6)

4 27(20.9)

Residence Domitory 115(89.1)

Board oneself 14(10.9)

Character Very introvert 11(8.5) 

Introvert  32(24.8) 

Normal  55(42.6) 

Extrovert 22(17.1)

Very extrovert 9(7.0)

Go Home Zero 29(22.5)

One Time 56(43.4)

Two Times 28(21.7)

Three Times 10(4.7)

Four Times 6(7.8)

Age - 20.59±1.63

등의 비공식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Kwon & Sohn, 2010). 

사회참여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Shin & Lee, 

2012). 개인에게 있어 SNS는 자기 홍보 도구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맺고 있는 여러 

인간 계를 유지하며 발 시키는 효과 인 방법으로 다

루어지고 있다(Hwang & Park, 2011). SNS의 속한 보

은 통  방식의 소통과 커뮤니 이션 방식, 더 나아

가 인 계에까지 근본 인 변화를 야기하며(Nam & 

Kim, 2011), 오 라인 계가 SNS 교류를 통해 더욱 가

까워진다고 한다(Baym, Zhang & Lin, 2004; Coyle & 

Vaughn, 2008; Hsu & Tai, 2011). 한 SNS를 활용하여 

모바일 방식으로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IT 기술의 

등장과 함께 그 이용 동기도 다양하게 변화되었는데 그 

 사회참여가 요한 이용 동기로 나타나고 있다(Cross 

& Parker, 2004). 

김윤화(2016)에 따르면 연령 별 SNS 이용률에서 20

의 SNS 이용률이 75.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기에 우리는 학생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최동규(2011)는 SNS 이용 동기가 정치 

참여에 미치는 향을 보았고, Ha(2008)는 인터넷 이용 

정도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향을 보았고, Cho(2014)는 

SNS 사용 시간과 온라인 참여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향

을 보았으며, 정동석(2013)은 매체나 소셜미디어가 

자원 사 같은 시민 참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이 듯이 부분의 연구에서는 SNS 이용 시간 는 이용 

동기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실

질 인 SNS의 이용 강도-친구 수, 연락횟수-와 사회참여

의 계를 확인한 연구는 부족하 다. 이에 본 연구는 

SNS의 강도와 사회참여의 계를 확인함으로써 학생

의 사회참여도에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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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Item number(N=26) Cronbach's α

Undertaking 10 0.71

Friends 8 0.75

Family 8 0.83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자 

본 연구의 조사 상은 강원도 소재의 K 학교 작업

치료학과 재학생 136명을 상으로 수조사가 이루어

졌다. 실험에 참여한 상자의 일반 인 특성으로는 

Table 1과 같다. 상자는 남성 33명(25.56%), 여성 96명

(74.41%)으로 총 129명이다. 학년은 1학년이 41명

(31.79%), 2학년이 37명(28.67%), 3학년이 24명(18.60%), 

4학년이 27명(20.93%)이다. 거주지는 기숙사 115명

(89.14%), 자취 14명(10.85%)이다. 성격은 매우 내향  

11명(8.5%), 내향  32명(24.8%), 보통 55명(42.6%),  외

향  22명(17.1%), 매우 외향  9명(7.0%)이다. 집에가는 

횟수는 0번 29명(22.5%), 1번 56명(43.4%), 2번 28명

(21.7%), 3번 10명(4.7%), 4번 6명(7.8%)이다. 평균 연령

은 20.59세이다.

2. 연구도구

1) Maastricht Social Participation Profile: MSPP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된 사회참여 측정도구는 

Godelief 등(2009)에 의해 수정된 MSPP를 사용하 다. 

MSPP는 실제 사회참여를 한 일반 인 자기 리를 측

정  평가를 목 으로 개발되었다. 

Godelief 등(2009)에 의하면 MSPP의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공식  사회참여와 비공식  사회참여로 나뉜다. 

공식  사회참여는 약속활동(Undertaking activities: 10

문항)으로 스토랑 방문, 클럽과 사활동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비공식  사회참여는 친구  지인과의 

(Contact with friends and acquaintance: 8문항), 가족과

의 (Contact with family: 8문항)에 한 하  항목

으로 주변사람들과 이루어진 활동을 나타낸다. 문항의 

수체계는 지난 4주 동안의 실제 사회에 참여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없음’(4주 동안 0회), ‘주당 1회 는 그 

이하’(4주 동안 1～3회), ‘주 당 1～2회’(4주 동안 4～8회), 

‘주 3회 이상’(4주 동안 9회 이상)으로 구성되어있다. 

수가 높을수록 사회  참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MSPP에서의 평가자 간 신뢰도는 0.63～0.83이었다. 구

성타당도는 세 하 역 모두에서 Cronbach’s alpha 

>0.60으로 수용되었다(Godelief et al., 2009). 본 연구의 

문항 간 신뢰도는 0.71～0.83이 다(Table 2).

2) SNS 강도

본 연구에서 정의한 SNS 강도는 SNS 이용 횟수, 친

구 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SNS 강도는 핸드폰에 장되어 있는 SNS 친구 수와 

카카오톡 평균연락횟수로 측정되었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SNS 친구 수는 페이스북 친구수와 카카오톡 

친구수로 하 다. 그리고 평균연락횟수는 월요일부터 일

요일까지 일주일간 카카오톡으로 화를 한 사람의 숫자

로 하 다. 게임 카카오톡, 러스 친구, 학과 공지방, 택

배 카카오톡 같은 친분이 없는 사람과의 연락은 제외하

다.

3. 자료 수집

비 연구는 2015년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총 

일주일간 9명을 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비연구를 통

하여 자료수집내용을 최종 수정, 보완하 다. 본 자료 수

집은 2015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일주일간 

진행되었고, 총 136명  참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

변을 한 7명을 제외한 총 129부를 수집하 으며 모두 분

석에 사용하 다. 

SNS 친구 수는 기록지에 일 으로 기록하게 했고, 

카카오톡 평균횟수는 일주일간 매일 밤 11시에 하루 동



4  KCBOT Vol. 6, No. 1, 2016

Table 3. Social Participation Differences by Grade (N=129)

class1(N=41)

M±SD

class2(N=37)

M±SD

class3(N=24)

M±SD

class4(N=27)

M±SD
F p

Undertaking 23.61±12.68 23.30±12.39 23.54±12.39 16.19±13.25 2.37 .07

Friends 39.95±11.96 42.08±11.11 37.00±13.05 37.33±15.91 1.07 .36

Family 30.17±14.57 25.86±15.49 24.79±11.21 23.56±16.67 1.33 .27

Table 4. Social Participation Differences by Gender (N=129)

　 Male(N=33) Female(N=96) t p

Undertaking 29.15±14.26 19.48±11.41 -3.93 .00

Friends 40.12±14.39 39.24±12.38 -.39 .74

Family 25.45±13.96 26.93±15.16 .49 .62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SNS and Control Variables (N=129)

 Undertaking Friends Family

Facebook Friends .27*** .17 .02

Kakaotalk Friends .22* .09 -.05

Kakaotalk Mean .09 .18* .01

Gendera) .33*** .03 -.04

Characterb) .11 .18* -.02

Go Homec) .21* .22** .43***

***p<0.001, **p<0.01, *p<0.05
a) 0=Male, 1=Female
b) 1=Very Introvert, 2=Introvert, 3=Normal, 4=Extrovert, 5=Very Extrovert
c) Recently the number of go home within 4 weeks 

안 연락한 횟수를 기록하게 하 다. 

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통계 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  특성은 기술

통계를 통해 분석하 고, 성별  학년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은 t검정과 ANOVA를 통해 분석하 다. SNS 강도

와 사회참여의 상 성을 알아보기 해 피어슨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통계  유의도 α는 0.05로 하 다.

Ⅲ. 연구 결과

1. 학년에 따른 사회참여의 평균 차이

학년에 따른 사회참여도의 평균 차이는 Table 3과 같

다. 학년이 낮을수록 약속활동과 가족과의 사회참여는 

높게 나타나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친구와의 사회참여는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학년에 따른 약속활동, 친구  지인과의 , 가족

과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p>.05).

2. 성별에 따른 사회참여와의 평균 차이

성별에 따른 사회참여와의 평균 차이는 Table 4와 같

다. 남성(29.15±14.26)이 여성(19.48±11.41)보다 약속활동

에서 사회참여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05). 

하지만 친구  지인과의  항목과 가족과의 항

목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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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S 강도  통제변수에 따른 사회참여

SNS 강도  통제변수에 따른 사회참여는 Table 5와 

같다. 페이스북 친구 수는 약속활동과 유의한 계를 보

고(p<.001), 카카오톡 친구 수는 약속활동과 유의한 

계를 보 다(p<.05). 카카오톡 횟수는 친구  지인과의 

 항목에서 유의한 계를 보 다(p<.05). 사회참여

에 미치는 변수로 성별, 성격, 집에 가는 횟수로 정하여 

상 계를 분석하 다. 성격은 친구 항목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5), 외향 일수록 친구와의 사회참여가 

많은 편이다. 성별은 약속활동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p<.001), 남자가 약속활동을 더 많이 하는 편이다. 집에 

가는 횟수는 약속활동(p<.05), 친구(p<.01), 가족(p<.001), 

결과 으로 사회참여와의 상 성이 나타났다(p<.001). 

Ⅳ. 고 찰 

본 연구는 학생의 SNS 강도와 사회참여의 상

계를 알아보고 학생의 사회참여도에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으며,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토 로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SNS(카카오톡, 페이스북)의 친구 수와 약속활동이 상

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SNS가 기존 오 라인

에서 만남을 온라인에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Coyle 

& Vaughn, 2008; Ellison, Steinfield & Lampe, 2006; 

Hoffman, 2008), 실에서의 친 한 계와 SNS 교류는 

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Grinter & Palen, 2002; 

Leung, 2002; Schiano et al., 2002)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

하 다. 따라서 오 라인에서의 친구 계가 온라인에서

도 같은 친구 계로 있는 것으로 추측 된다. SNS 상호

작용이 인 계에 정 인 향을 미치고, SNS를 통

한 인  상호작용이 실제 인 계의 형성과 발  그

리고 유지에 정 인 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oi, Kwak & Lee, 2012). 이런 

기존의 연구들은 SNS는 오 라인의 계를 반 하며 온

라인에서 상호작용이 실제의 인 계와 련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 스포츠 동아리 참가 학생이 비참가 

학생 보다 사교성, 활동성, 자율성 등의 인간 계나 인

계 성향이 높다(Hwang, 2003; Kim & Hong, 2004)고 

보고한 선행 연구에 따라 동아리와 같은 참여 활동이 

인 계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SNS의 친

구수가 많다는 것은 동아리나 동호회 등의 활동을 활발

히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친분을 쌓고 SNS

상의 친구수를 증가시켜 그들과 같이 사회참여를 하면서 

약속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카카오톡 평균연락횟수와 친구  지인과의 에

서 상 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메신 는 지리 으로 

떨어져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한다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친분을 강화하기 해서 메신  이용이 합

하다는 것을 보여 다(Jo, 2004). 한 허수미(2012)에 따

르면 카카오톡 사용이 증가하면서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채 방을 만들어 사  혹은 공 인 화를 지속하면서 

꾸 한 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카카오톡이 

지인들과 소통하는데 있어 편리하고, 보다 쉽게 친구  

지인들과 안부를 묻거나 만남을 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어 카카오톡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카카오톡 평균연락횟수와 친구  지

인과의 에 상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

구와 일치한다. 하지만 SNS 강도와 가족과의  항목

과의 상 계는 유의미 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이는 

SNS 친구 수에는 가족의 수도 포함되는데, SNS 친구 수

는 무한 인 반면에 가족 구성원은 한정 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카카오톡 연락횟수가 많아질수록 가족 구성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질 수 밖에 없어서 상 계

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생들의 성별과 약속활동에서 상 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김종덕(2014)이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주로 휴식활동을 많이 하는 반면 남성은 

휴식활동, 취미오락활동, 스포츠참여활동 등 여성에 비

해 좀 더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성(15.90%)은 여성(7.60%)에 비해 동호회활동 경험이 

많았고, 주로 등산이나 축구 등의 야외활동 련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분석 결과에서는 

체 인 횟수로 보았을 때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정기  

활동을 하는 반면에, 화 람이나 박물  견학 같은 

여가활동은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이 여

성보다 참여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남녀의 

여가활동에서의 차이로 인해 본 연구의 사회참여 항목

인 약속활동에서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학생들의 성격과 친구  지인과의 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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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hoi(2012)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내·외향성은 인 계만족도의 하

변인인 일반  계, 교수 계, 친구 계 모두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

와 일치하 다. 외향 인 사람이 내향 인 사람보다 사

교 이고 친구와 함께하는 외부활동에 극 이며, 친구

와의 의사소통이 많고 혼자 있기보다는 친구와 함께 문

화생활을 하여 SNS를 통한 소통이 활발한 것으로 사료

된다. 

집에 가는 횟수가 많을수록 모든 사회참여 항목에서 

상 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진행된 지

역의 특수성이 큰 변수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

구가 진행된 지역은 산간지역으로  시설은 있으나 

학생들이 릴 만한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강원일보

(2016)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화시설부족과 교통 근

성 불편, 상가시설의 부족과 같은 이유로 학생이 불편

함을 호소하 다. 본 연구의 상자는 기숙사  자취생

활을 하고 있으며 통학을 하는 상자는 한명도 없었다. 

본 지역의 특성상 문화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자들은 거주지로 가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 상자는 평일에는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말에 집을 감으로써 본 지역에서 리지 못한 

문화생활에 많이 참여하며, 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

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첫째, 하나의 학과를 상으로 하

여 인원수가 어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SNS 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기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

에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 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연구에서는 SNS 강도와 사회참여

와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서는 이러한 제한 을 수

정, 보완하여 더 정확한 SNS 강도의 기 을 세우고, 다

양한 사람들에게 용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강원도 소재 K 학교 학생 129명을 상으

로 SNS 강도와 사회참여의 하  항목인 약속활동, 친구 

 지인과의 , 가족과의 을 토 로 상 성을 알

아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SNS 친구 수와 약속활동은 정 인 계를 보 다. 

둘째, 카카오톡 평균연락횟수와 친구  지인과의 

이 정 인 계를 보 다. 

따라서 SNS 강도와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상호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다양한 사람들과의 계 유지에 도움

을 다. 하지만 가족 간의 계 유지에는 향을 끼치는 

다른 변수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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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Network Service Strength 

and Social Participation of University students

Kim, Tae-June, Park, Yun-Ju, Lee, Seul-Ki, Lee, Yoon-Hee, Ji, Si-yeon, Jeon, Byoung-Jin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 By confirming the relationship of the Social Network Service(SNS) strength and social 

participation, it tries to present the basic data of th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university students.

Method : Students that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in K University was done to target 136 people. 

SNS strength was measured to be stored in the mobile phone SNS friends and KakaoTalk average call 

times. measurement tool of social participation was used Maastricht Social Participation Profile(MSPP) as 

modifed by Godelief et al.(2009). MSPP is composed of formal social participation(undertaking) and informal 

social participation(contact with friends and acquaintances and contact with family) item.

Results : The study show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SNS friends and Undertaking 

item and between KakaoTalk average call times and Contact with friends and acquaintances item(α=0.05).

Conclusion : College student SNS strength and social participation showed a correlation. Therefore, The 

higher the SNS strength and social participation is determin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daily life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 SNS, SNS Strength, Social Network Service, Social Participation, University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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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검사 문항 없음

주당 1회 

는 그 

이하

주당 

1회～2회

주당 3회 

이상

약속

활동

1 당신은 운동 는  스포츠(축구, 농구 등)에 참여 했습니까?

2 당신은 동아리,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3
당신은 문화생활을 해 화 , 박물 , 카페 등을 간 이 

있습니까?

4 당신은 외식을 했습니까?

5 당신은 술집이나 카페를 가신 이 있습니까?

6
당신은 인 행사(캠페인, 축제 등)에 참여하신  

있습니까?

7
당신은 여가시간에 다른 사람과 게임(컴퓨터게임, 보드게임 

등)을 했습니까?

8 당신은 군가와 함께 놀러갔다 온 이 있습니까?

9
당신은 임원(간부, 과 , 부과 , 원회)들과 일을 수행한 이 

있습니까?

10 당신은 사 활동을 했습니까?

친구

 

지인

1 친구에게 연락을 얼마나 했습니까?

2 친구나 지인이 당신을 만나기 해 연락이 온  있습니까?

3 당신은 친구와 지인을 만나기 해 연락을 한  있습니까?

4
친구와 함께 산책이나 자 거 타기 같은 운동을 몇 번 

했습니까?

5 친구와 술을 몇 번 먹었습니까?

6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도움을   있습니까?

7 친구들에게 조언을 몇 번 했습니까?

8 친구들이 화 상 를 필요로 할 때 몇 번 했습니까?

없음 = 4주 동안 0회

주당 1회 또는 그 이하 = 4주 동안 1~3회

주 당 1~2회 = 4주 동안 4~8회

주 3회 이상 = 4주 동안 9회 이상

[부록]

Maastricht Social Participation Profile(MSPP)

아래의 항목들은 최근 4주 동안했던 사회참여에 관한 항목들입니다. 신중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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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1 가족에게 연락(문자, 화로 안부 묻기)을 얼마나 했습니까? 

2 가족이 당신에게 연락을 몇 번 했습니까?

3 가족을 만나기 해 연락을 몇 번 했습니까?

4
가족과 함께 산책이나 자 거 타기 같은 운동을 몇 번 

했습니까?

5 가족과 함께 외출 는 외식을 몇 번 했습니까?

6 가족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몇 번이나 도움을 주었습니까?

7 가족에게 조언을 몇 번 했습니까?

8 가족들이 화 상 를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