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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입 병사들을 상으로 자기이해와 타인수용에 을 둔 인 계능력, 셀 리더십, 스트 스 처수 ,

군생활 응과의 계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1289명의 훈련병들을 상으로 설문검사를 실

시하 다. 연구 결과, 첫째, 타인수용은 군생활 응의 하 척도인 수행의지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지만, 직무만족,

셀 리더십에는 유의한 향을 미쳤다. 자기이해는 수행의지와 직무만족, 셀 리더십 모두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둘째,

인 계능력과 군생활 응 간의 셀 리더십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셀 리더십과 군생활 응 간의 계에서 스트

스 처 수 의 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행의지는 스트 스 처 수 이 높은 집단에서만 셀 리더십에 조 효과를 보

으며, 직무만족에서는 스트 스 처 수 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병사들의 군생활 응에 자기이해와 타인수용능력, 셀 리더십, 스트 스 처 수 이 개인의 정 잠재변인임을

지지한다.

주제어 : 군생활 응, 자기이해, 타인수용, 인 계능력, 셀 리더십, 스트 스 처 수

Abstract This study would like to know the relationship among interpersonal competency based  self-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others, self leadership, stress-coping and military adjustment. For this, 1289 military trainee in 

the army training station were surveyed. In results, The first, the acceptance of other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form-will, bu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and self leadership. The 

self-understand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erform-will, job satisfaction and self leadership. The second, self 

leadership mediated between interpersonal competency and military adjustment. The third, in case of the 

perform-will, the moderating effect was showed in self leadership when the stress coping level was high. But in 

case of the job satisfaction, it was showed in both high group and low. Implications of this study is that the 

interpersonal competency based self-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others, self leadership and stress coping can 

be the positive potential variables on the military adjustment.

Key Words : Military adjustment, Self-understanding, Acceptance of others, Interpersonal competency, Self-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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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병사들은 입 와 함께 군복무 동안 엄격한규율 속에

서 집단생활을 하게 되며, 격한 환경의 변화로 라이

스타일이 바뀌고 개인의 욕구가 강제 으로 통제됨으로

서 심한 스트 스상황에 놓이게 된다. 개인에 따라 스트

스가 극심할 경우 환경에 응하는 능력이 하되며

군 부 응이 야기될 수 있다. 국가인권 원회의 2017년

도 조사에 따르면 입 병사의 22.7%가 군부 응을 경험

한 이 있다고 보고하 다[1]. 부 응을 방치했을 때 개

인 으로는 우울증 자살시도와 같은 기와 군 사고

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문제 국방력 약

화에 향을 미칠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처하기 해

재 군에서는 동기생 생활 편성, 병 생활 문상담

제도, 자살 방교육, 그린캠 와비 캠 등을 운 함으

로서군 응 개선을 한 교육 로그램을진행하

고 있다.

국가인권 원회에 의하면 군 부 응자란 “군 입 자

개인의 심리 요인과 군 조직의 환경 요인 간의 부

조화로 인하여 개인의 안녕과 군 일반사회의 안녕

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나타내거나 잠

재 으로 지니는 자”이다[2]. 환경과의 부조화는 환경

요구에 개인이 부응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이로 인해 개

인은 스트 스와 함께 부 응이 래될 수 있다.

재 부 응 환경요인에 한 조사들은 선임병 병

사 상호간갈등, 비합리 인 군 문화, 고된 훈련, 부당명

령, 구타 가혹행 , 가정 이성문제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련 연구로 상 자 동료들과의 계가 부

응에 미치는 향[3], 가족환경 부모양육 태도와 부

응[4], 병 생활 편의시설이 군 응에 미치는 향

[5] 등의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군의 조직생활은 모든 조직원들에게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도 응인원과 부

응인원이 존재한다는 은, 스트 스환경 는 방법론의

강구 외에 부 응 유발에 기여하는 병사들의 개인 잠

재변인 탐색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응을 하

는 개인과 응을 못하는 개인들은 어떠한 잠재 특성들

을 가지고 있는지에 한 탐색은 향후 부 응 병사들의

방 개선방안을 해 기 연구로 필요할 수 있다.

2. 론적 경 

2.1 개 특 과 부적

Gregorc은 개인의 독특성과 반응방식은 응에 여

할 수 있다고 하 고 Reinert는 부 응을 환경이나 인

계가 부 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상으로 정의하

다[6]. 동일한 근무 환경이라도 개인에 따라 극단 인

스트 스 스펙트럼 내에 있게 되기도 하고 그 고통과 증

상이 다소 낮은 수 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성격과

같은 개인요인들이부 응에 기여할수 있음을 시사한다.

새로운 상황들은 모든 개인에게 스트 스원이 될 수 있

지만, Orlando & Marshall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의 성격

특성이 동일한 외상을 경험하더라도 그 외상에 반응하고

회복되는 수 을 다르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

다[7]. 국내 선행 연구들도 병사의 자아존 감, 인

계능력, 스트 스 처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의 개인

자원이 군 응에 기여한다는 연구들이 있다[8-10].

최근 다양한 환경 변화에 효율 으로 처하기 해

구성원 개개인의 향력을 강조하는 셀 리더십이 부각

되고 있다. 셀 리더십은 개인이 스스로 자기통제, 자기

리 내 동기부여를 통해 수동 방식이 아닌 능동

으로 주어진 상황을 처하는 방식에 기 한다. 셀

리더십연구들에 의하면 스트 스 처 능력을 증가시켜

부 응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11,12]. 이는 군 입 라는 큰 환경 변화 속에서 응 인

군생활을 하는데, 개인의 잠재자원으로서 셀 리더

십, 스트 스 처 수 의 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2 계능력과 부적

인간은 타인과의 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

계는 응에 매우 큰 비 을 차지한다. Haring과

Phillips는 지 발달과 신체 발달은 정상이지만 사회

으로 인 계를 원만히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

하거나 지나치게 공격 인 행동을 하거나 퇴행 인 행동

을 하는 개인을 부 응 인 개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3].

인 계란 사회 조직 내에서 두사람 이상이 상호

하는 계이다. 이형득은 인 계를 두 사람 는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역동 이고 지속 인 상호작용의 복

합 인 패턴으로 보았으며 상호지배 는 상호의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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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말한다[14]. 그러기에 사람의 행

동은 소속된 집단에서 타인이 자기에게어떻게 하느냐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인 계는 한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가 된다. 인 계 욕구

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 우울, 욕구 좌 , 소외 등의 정

서 인어려움을겪게되고심리 병리도이어질수있다.

심리학자들은 응을 각각의 사람마다 개인차가 존재

하며, 각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인 계 략은 상 와

더 효과 인 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 다[6]. 즉, 개인

은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이 존재하며 이러

한 개인차는 응과 인 계 방식의 응과 부 응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더 효과 인 인 계 응을

해서는 자기와 타인에 한 이해가 기 되어야 함을 시

사한다. 자기이해와 타인수용에 기반한 인 계능력이

란 자신의 특성과 타인의 특성을 동시에 이해하고 계

에 근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Yeakley는 사람들 마다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며, 의사소통방식은 인 계 응

과 부 응에 깊은 련이 있음을보고하 다[15]. 만족스

러운 의사소통과 응 인 계를 한 근으로서,

자기이해 타인이해에 을 둔 인 계능력에 심

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기이해는 자신을 객 화 할 수 있거나 효율 으로

실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신과 타인, 주변세계

를 객 으로 자각하고, 자신의 정 . 부정 측면 모

두를 이해하고 있는 그 로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말

한다. 자기외의 타인과 사회 상도 있는 그 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상 방을 부정하거나 피하거나 하는

행동을 일 수 있어, 궁극 으로 인 계능력 향상

인 계 응을 증가시킬 수 있다[6]. 인 계는 타인

과의 상호작용이다. 인 계에서 상 의 욕구, 생각, 반

응방식에 한 이해가 뒷받침 되지 않을 때, 타인이 보이

는 언어 비언어 행동을 과장 는 왜곡되게 받아들

이거나 자신이 갖는 기 와 욕구에맞추어 바라 으로써

계 단 이 발생할 수 있다[16]. 그러나 타인수용은 타

인의 사고, 감정, 행동을 있는그 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 계 향상과 유지의핵심변인 하나다[17]. 타인의

행동을 자신의 시각으로 해석할 때 경직된 계패턴을

형성하게 되어 부 응 원인이 될 수 있다[18].

재 부 응 병사들이 참여하는 교육과 로그램에는

인소통기술들이 부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자신과

타인에 한 개인차 고려 없는 일률 인 인 계 소통

기술에 머물고 있다. 향후 더욱 인 계 응력 증진을

해서는 자신과 타인에 한 이해와 수용을 기반으로

유연한 계기술이 요구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뒷받침

할 련 변인들에 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를 해 선

행연구를 통해 자기이해와 타인수용이 인 계능력 증

진과 응에 정 이라는 이론을 경험 자료들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3 스트레스 처 능력과 프리 십

스트 스 처란 개인이 처한 환경과 응능력과 상호

작용 하면서 생기는 긴장, 갈등, 부담을 극복하거나 감소

시키려는 과정으로, 스트 스 처 능력은 스트 스 환

경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해로운 향을 완화시켜 개

인이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인다[19].

지속 이고 강도 높은 스트 스는 개인 조직에게

기를 래할 수 있지만, 동일한 스트 스 상황을 경험

하더라도 스트 스 처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 결

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군 입 라는 비자발 참여

상황은 병사들로 하여 본인이 처한 스트 스 환경에서

수동 인 태도를 취하도록 만들 수 있다. 모든 병사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공동교육을 받게 되지만 공동교육만으

로는 새로운 환경, 상치 못한 상황, 낯선 인 계, 각

각의 다양한 요구상황마다 하게 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Manz는 자기 리가 참여 동기와자기 효능감 자존

감을 증진하고 개인의 자발 인 행동 통제의 기 가 될

수 있다고 하 다[20]. 자기 리란 개인 자신이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되어,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되도록 자

신을 조정하며 리하는 것이다. 자기 리는 자기통제나

자기조 과 같은 용어들이 함께 사용되어 왔으며, 셀

리더십의 기 가 된다. 셀 리더십은 자기 동기부여를

해 스스로 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최

근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에 맞게 효율 으로 처하기

한 변인으로서 구성원 개개인의 향력에 심이 모아

지고 있다. 스스로 자신에게 향력을 부여하면서 스스

로 성취목표설정, 자기통제, 자기 리와 내 동기부여에

을 맞춘 셀 리더십의 요성이 조명되고 있다. 여

러 연구들을 통해 셀 리더십은 수동 방식이 아닌 자

신의 능동성을 기반으로 수행의지, 직무만족감을 증진시

키고 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것과 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Christyn, Mike와 Mary연구에서는 셀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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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수록 스트 스수 이 낮고, 스트 스 처가 능

동 이며, 소극 이고 회피 처는 낮아 응에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21]. 정남진은 부하의 셀 리더십

행 는 자 심 참여 조직분 기와상 계를 보

으며, 셀 리더십 행 수 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와 조

직몰입도가 모두 높다고하 다[22]. 따라서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비자발 인 입 로 스트 스에 취약한 상황에

서 스트 스를 능동 으로 처하는 셀 리더십이 군생

활 응에 정 임을 시사한다.

3. 연  내용 

3.1. 연  가

본연구는 인 계능력, 셀 리더십 스트 스 처

수 과 군생활 응과의 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인 계능력, 군생활 응 셀 리더십과의

계를 알아본다.

가설1-1. 인 계능력이 높을수록 군생활 응 수

이 높을 것이다.

가설1-2. 인 계능력이 높을수록 셀 리더십 수

이 높을 것이다.

가설1-3. 셀 리더십이 높을수록 군생활 응수

이 높을 것이다.

가설2. 셀 리더십은 인 계와 군생활 응과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3. 셀 리더십과 군생활 응 간의 계에서 스트

스 처수 이 조 효과를 나타날 것이다.

3.2. 연                            

3.2.1 연 상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1289명의 훈련병들을 상으로

하 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1.3세 으며, 모두 남성이었

다.

3.2.2 검사도

가. 셀 리더십(self-leadership)

Manz(1983)가 개발하고, 국내에서 김한성(2002)이 수

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자기기 , 리

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 , 건설 사고 등 6개

요인으로 각각 3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

정 기 은 5 척도로,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의

Cronbach's α는 .799 이었다.

나. 인 계능력

인 계능력의 하 척도로 자기이해와 타인수용을

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

1) 자기이해

자기이해 수 을 측정하기 해 Fenistein, Scheier

Buss(1975)가 개발하고 김지혜(1991)가 한국 으로 표

화한 자기의식 척도 자기이해 하 척도 5문항을 사용

하 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의 Cronbachs α는 .791

이었다.

2) 타인수용

Davis(1980)가 개발하고, 신경일(1994)이 번안한 타인

수용 6문항을 사용하 다. 5 리커트 척도로, 본연

구에 사용된 문항의 Cronbachs α는 .815이었다.

다. 스트 스 처 능력

Lazarus와 Folkman(1984)이 개발한 도구를 한정석과

오가실(1990)이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스트 스 처능

력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본 도구는 문제 심

처 역, 희망 역, 무 심 역, 사회 지지탐색

역, 정 역, 긴장해소 역의 6가지 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 심 처 역만 실

시하 다. 5 리커트 척도로본 연구에서 사용된문항의

Cronbach α는 .773이었다.

라. 군생활 응

본 연구에서 군생활 응 정도를 측정하기 해 이윤

희(1963)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다. 하 척도로는 심

신상태, 수행의지, 직무만족, 환경태도 역으로 구분되

며, 본 연구에서는 수행의지 4문항과 직무만족 8문항을

사용하 다. 5 리커트 척도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

항의 Cronbach α는 수행의지는 .905, 직무만족은 .851이

었다.

3.2.3 연 절차

2016년 10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1289명의 훈련병들

을 상으로 인 계능력. 스트 스 처수 , 군생활

응 셀 리더십 수 에 한 설문검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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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  

매개효과 검증을 해 구조방정식 모형 근법인

AMOS 5.0을 사용할 것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과

정 , 이론 모형의 타당성은상 합도

지수의 검토를 통해서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

합도 지수로 비교 합도 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 비표 합도 지수(NNFI: Non Normed Fit

Index or TLI), 표 합도 지수(NFI: Normed Fit

Index)를 사용하고, 합도 지수인 일반 합도

지수(GFI: Goodness of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할 것이다. 일반

으로 이 합도 지수들은 .90이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간주되고, RMSEA의 경우 ,05 이하이면 합도가 좋은

모형, .08이하이면 한 모형, .10이상이면 합하지 않

은 모형으로 평가된다[23].

4. 분 결과

4.1 확 적 분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기존의 선행연구의 설문을

사용하 기 때문에 탐색 요인분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Table 1과 같이 확인 요인분석만 실시하 다.

확인 요인분석 결과, 인 계 군생활 응, 셀

리더십, 스트 스 처수 의 표 요인 재치가 최 허

용치인 0.5에 모두 충족하고, 개념 신뢰도 척도인

CR(Construct Reliability)과 집 타당도 척도인 분산비

율을 나타내는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측정

값이 최 허용치인 0.7과 0.5이상으로 합성을 보이고

있다.

4.2 상 행렬 분

본 연구에서는 Table 2와 같이 상 행렬분석을 통하

여 인 계능력과 군생활 응, 셀 리더십, 스트 스

처 수 과의 계를 살펴보고자 하 다.

먼 , 인 계능력에서 자기이해와 타인수용은 상당

한 련성(.492)이 있으며, 타인수용은 셀 리더십(.495)

과 군생활의 직무만족(.465)과 상당한 련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트 스 처 수 (.395)과 수행

의지(.278)와는 약간의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인 계능력의 자기이해는 셀 리더십

(.386)과 스트 스 처 수 (.336), 수행의지(.363)와 약간

의 련성이 있으며, 직무만족(.443)과는 상당한 련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셀 리더십은 스트

factors M.I S.C S.E t p CR AVE
Cronbac
h α

interpersonal
competency

acceptance of
others

1 .652 .369 - -

.878 .591 .815

2 .733 .274 21.003 ***

3 .662 .337 19.471 ***

4 .727 .256 20.882 ***

5 .663 .402 19.509 ***

self
understanding

1 .680 .397 - -

.805 .580 .7912 .807 .376 22.223 ***

3 .763 .456 21.847 ***

military life
adjustment

perform-will

1 .957 .078 - -

.917 .737 .905
2 .919 .150 59.127 ***

3 .756 .473 37.087 ***

4 .741 .328 35.744 ***

job satisfaction

1 .853 .159 - -

.906 .709 .851
2 .745 .242 28.913 ***

3 .799 .213 31.406 ***

4 .683 .368 25.920

self-leadership

1 .709 .273 - -

.874 .634 .799
2 .748 .270 22.501 ***

3 .667 .331 20.580 ***

4 .702 .282 21.470 ***

stress-coping level

1 .786 .266 - -

.876 .707 .7732 .914 .109 21.741 ***

3 .604 .378 17.454 ***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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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처 수 (.507)과 직무만족(.440)에 상당한 련성이

있고, 수행의지(.278)와는 약간의 련성이 있으며, 스트

스 처수 은 직무만족(.480)과 상당한 련성이 있으

며, 수행의지(.277)와는 약간의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4.3 과 계 분

4.3.1 계능력과 생활적 , 프리 십과

 계

인 계능력과 군생활 응, 셀 리더십과의 계를

분석한 결과, Fig. 1, Table 3과 같다.

RMR=0.050, RMSEA=0.055, GFI=0.943, NFI=0.939, RFI=0.928 CFI=0.950

Fig. 1. Relationship analysis of interpersonal 

competency, military adjustment, and 

self-leadership

모형의 합도를살펴보면 χ²=792.121, df=161, p=0.000이

고 CMIN/DF=4.920, RMR=0.050, RMSEA=0.055,

GFI=0.943, NFI=0.939, RFI=0.928 CFI=0.950로 합도지

수가 권장수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에서 보듯이 인 계능력 타인수용은 군

생활 응의 수행의지(경로계수=0.031, P값=0.589)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여, 직 향은 미치는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무만족(경로계수=.250, P

값=0.000)에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계능력 자기이해는 군생활 응의 수행의지

(경로계수=0.332, P값=0.000)와 직무만족(경로계수=.290,

P값=0.000)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계능력과 셀 리더십과의 계에서 타인수용은

셀 리더십(경로계수=.510, P값=0.000)에 유의한 향을

미쳤고, 자기이해도 셀 리더십(경로계수=.152, P값

=0.000)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셀 리더십과

군생활 응과의 계에서는 셀 리더십이 군생활 응의

수행의지(경로계수=.190, P값=0.000)와 직무만족(경로계

수=.297, P값=0.000)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4.3.2 계능력과 생활적 과  계에  

프리 십  매개효과 분

인 계능력이 군생활 응에 미치는 향에서 셀

리더십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나타

acceptance
of others

self-
understanding

self leadership
stress coping

level
perform will job satisfaction MEAN SD

acceptance of others 1 3.921 .596

self-understanding .492** 1 3.356 .827

self leadership .495** .386** 1 3.412 .601

stress coping level .395** .336** .507** 1 3.323 .655

perform will .278** .363** .278** .277** 1 3.384 .852

job satisfaction .465** .443** .440** .480** .540** 1 3.715 .644

Table 2. Correlation matrix analysis

Estimate S.E. C.R. P

acceptance of others → self leadership .510 .048 10.634 ***

self-understanding → self leadership .152 .036 4.167 ***

acceptance of others → perform will .031 .058 .540 .589

acceptance of others → job satisfaction .250 .053 4.740 ***

self-understanding → perform will .332 .045 7.393 ***

self-understanding → job satisfaction .290 .040 7.283 ***

self leadership → perform will .190 .050 3.762 ***

self leadership → job satisfaction .297 .046 6.448 ***

Table 3. Relationship analysis of interpersonal competency, military adjustment, and self-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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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먼 , 타인수용이 군생활 응의 수행의지에 직

향을 미치지 못하고, 타인이해-셀 리더십-수행의지

에 이르는 경로에서 간 효과(0.021)가 있어 셀 리더십

이 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인수용이

직무만족에 직 향을 미치면서 타인수용-셀 리더십

-직무만족에 이르는 경로에서 간 효과(0.028)가 있어

셀 리더십이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이해가 군 생활 응에 미치는 향에서 셀

리더십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이해가 수행의

지와 직무만족에 직 향을 미치면서 간 효과(.126/

.169)가 있어 셀 리더십이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3 프리 십과  생활적  계에  스트레

스 처 수  조절효과 분

셀 리더십과 군생활 응 계에서 스트 스 처 수

의 조 효과 분석을 해 Fig. 2와 같이 교차 타당성

(Cross validation) 분석을 하 다.

Fig. 2. Multi-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Self-Leadership, Military Adaptation, Stress 

Coping Level

교차타당성을 분석한결과, 인 계 략에 한교차

타당성 분석에서 제약 없는 비제약모형과 제약을 가한

측정가 치모형 간의 Δdf= 15(335-320), Δχ² =

53.375(866.365 – 812.989), χ² 차이의 P=0.065>0.05로 나

타나 교차타당성 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 간 차이에 한 조 효과 분석을 해

Fig. 3과 같이 구조모형을 실시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

과 스트 스 처 수 에 한 다 집단분석은 다음과 같

이 비제약모형의 χ² (322)=1013.254가 얻어지며, 구조가

치(회귀계수)에 제약을 가한 구조가 치모형의 χ²

(345)=1079.076이 얻어진다. χ²에 한 차이검증결과, χ²

(23)=65.823이 얻어져 P값(0.000)이 α=0.05보다 작으므로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Fig. 3. Analysis of control effect on group difference

한 스트 스 처 수 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의 셀 리더십이 군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

과, Table 5와 같다. 셀 리더십이 군생활 응의 하 척

도인 수행의지에 미치는 향에서 스트 스 처 수 의

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스트 스 처 수 이 높은 집단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mediation
form

acceptance of others --->
perform will .026 .021** .105 ○

job satisfaction .214* .028** .344* △

self-understanding --->
perform will .322** .126** .350* △

job satisfaction .295** .169* .340* △

partially mediated(△), full mediated○), Pintlessness(×)

Table 4. Analysis of Mediation Effect of Self-Leadership in Interpersonal competency and Military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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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셀 리더십

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에서는 스트 스 처 수 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모두 조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5. 

군 조직은 개인의 욕구나. 활동이 강제 으로 통제되

는 엄격한 계 조직으로써, 개인들 에는 극심한 스트

스에 압도되어 부 응을 유발하기도 한다. 부 응은

기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 응 방을 한 기

연구로서 응과 부 응에 향을 미치는개인의 잠재변

인들에 한 탐색이

시 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취지에서, 본연구는 군

입 병사들을 상으로 자기이해와 타인수용에 을

둔 인 계능력, 셀 리더십, 스트 스 처 수 , 군생

활 응과의 계를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해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1289명의 훈련병들을 상으로

인 계능력. 스트 스 처 수 , 군생활 응 셀 리더

십 수 에 한 검사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자기이해와 타인수용 그리고 타인수용은

셀 리더십과 군생활의 직무만족과 높은 상 을 보 다.

한 자기이해는 직무만족과, 셀 리더십은 스트 스

처 수 과 직무만족과 높은 상 을 보 다. 스트 스

처 수 은 직무만족과 높은 상 을 나타냈다.

가설1.을 검증하기 해, 인 계능력과 군생활 응,

셀 리더십과의 계를 분석한 결과, 타인수용은 군생활

응의 수행의지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고, 직

무만족에는 유의한 향을 미쳤다. 이는 직무만족이 군

생활 응에 정 인 향변인임을 시사한다. 자기이해

는 군생활 응의 수행의지와 직무만족모두 유의한 향

을 미쳤다. 이는 군생활 응은 수행의지와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 계능

력과 셀 리더십과의 계에서 타인수용은 셀 리더십

에 유의한 수 으로 향을 미치고, 자기이해도 셀 리

더십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인수용과 자기이해가 셀 리더십에 정 인 향변인

임을 시사한다. 한 셀 리더십과 군생활 응과의 계

에서는 셀 리더십이 군생활 응의 수행의지와 직무만

족에 유의하 다. 즉 셀 리더십이 수행의지와 직무만족

에 정 인 향을 수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결과

는 군생활 응에 자기이해와 타인수용에 기 한 인

계능력, 셀 리더십이 정 향을 주는 개인 변인

들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특히 비자발 군입 상황에서 정

인 계형성, 정 행동유지 직무만족을 해

서는 자발성이 기 된 셀 리더십이 요한 응요인일

수 있음을 지지한다. 한 Powell은 자신과 타인을 정

. 부정 측면까지 객 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

력은 궁극 으로 응을 증진 시킬 수 있다고 하 다

[24]. 본연구 결과는 자기이해와 타인수용이 군생활 응

에 정 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지지한다.

가설2.를 검증하기 해, 인 계능력이 군생활 응

에 미치는 향에서 셀 리더십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

과, 타인수용이 군 생활 수행의지에 직 향을 미치지

못하 고, 타인이해-셀 리더십-수행의지에 이르는 경

로에서 간 효과가 있어, 셀 리더십이 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타인수용이 직무만족에 직

향을 미치면서 타인수용-셀 리더십-직무만족에

이르는 경로에서 간 효과가 있어, 셀 리더십이 부분매

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이해가 군생활 응

에 미치는 향에서 셀 리더십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

과, 자기이해가 수행의지와 직무만족에 직 향을 미

치면서 간 효과가 있어 셀 리더십이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셀 리더십이 군

path

high level stress coping group low level stress coping group

S.C P
significance

level
S.C P

significance
level

self leadership

→ perform will .113 .048 accept .105 .062 reject

→
job

satisfaction
.168 .003 accept .199 .000 accept

note : ** P < 0.01, * P < 0.05

Table 5. Differences in stress coping levels in self-leadership and military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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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응과 인 계를 매개하는 변수로서, 군생활 응

을 해 셀 리더십 능력을 기르는교육이나 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설3.을 검증하기 해, 셀 리더십과 군생활 응

계에서 스트 스 처 수 의 조 효과 분석한 결과, 셀

리더십이 군생활 응의 하 척도인 수행의지는 스트

스 처 수 이 높은 집단에서만 조 효과가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셀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에

서는 스트 스 처 수 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모두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 스

처 수 이 셀 리더십과 군생활 응에도 정 부정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시사 은, 부 응 방을 한 기 연구로

서 군생활 응에 자기이해와 타인수용 능력, 셀 리더십,

스트 스 처 능력이 개인의 정 잠재변인임을 지지

하고 있어, 병사들의 부 응 방 개선을 한 병사

교육의 구성 개선 로그램의 개발을 한 기 연구

로서의 의미가 있다. 추후 연구는 병사들의 입 기간에

따라 경험 자료를 얻어, 입 , , 하반기 동안의

응수 부 응 내용의 변화 등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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