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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19는 2020년 2월 이전 대비 인류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5∼10년 후의 미
래가 갑자기 도래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Kim et al., 
2021).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형태가 자리를 잡았고, 
갑작스러운 대인관계 단절은 학생들의 우울증 발생률을 
높이는 현상도 초래했으며, 학업역량 저하 현상도 나타
났다(Lee and Choi, 2021; Kim and Choi, 2021). 

공군사관학교는 신체적으로 조종이 가능한 자원만을 
선발하여 예비조종사로서의 소양을 교육하는 기관이
다. 코로나-19는 예비조종사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전 생도가 4년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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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male pilot candidates’ life satisfaction, basic psy-
chological needs and grit by experiencing COVID-19 period for pilot literacy education. 
Participants were 1,249 male pilot candidates (COVID-19 before 613, during 636) were voluntarily 
participated. The data were gathered from totally 29 question’s questionnaire at April 2018 and 2022. 
Statistical treatment was processed (by SPSS 21.0 for windows) as descriptive and two-way ANOVA for 
analyzing variables’ interaction and main effects. The correlation analysis was processed for analyzing 
each variable's relations. And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basic psychological 
needs' each variables' effect on life satisfaction. Statistical significancy was set as p<.05.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variables showed significances (p<.05∼.01) by COVID-19 except life satisfaction 
and competence. Second, correlations showed higher R 2 value in 2018 than 2022 and significances 
(p<.05∼.01) among all variables, but, passion of grit need to be inspected in subsequent study. Third, 
multiple regressions showed significancies (p<.05) in all variables in 2018, but, relatedness was 
excluded in 2022. In conclusion, experiencing COVID-19 period affected pilot candidates’ life and it 
need to be inspected the degree of effect of variables in subsequ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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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으로 인해 2년여 동안 주말 외박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였다. 또한, 추석 등 명절도 집단 감염 예방을 위
해 교내에서 체류하는 등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에만 
교외 체류가 허용되었다. 공군사관생도들에게 주말 외
박과 명절 특박 등 교외 체류는 한 주간의 피로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휴식 등 스트레스 해소 방안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전교생의 
교내 체류는 예비조종사들에게 생활의 변화뿐 아니라, 
적지 않은 스트레스 등 심리적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이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공군사관학교는 생
도들이 행복하게 자기주도적으로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최적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그들이 전투조종사라는 
꿈을 바람직하게 실현해가는지 확인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제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러
나, 지난 2년여 동안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교
육생들의 조종사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 교육적으로 구명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개선을 목적으로 코로나-19 이
전인 2018년에 재학 중이었던 남자 예비조종사 전체
를 대상으로 수집한 심리요인(삶의 만족도, 기본 심리
적 욕구, 그릿)을 코로나-19를 2년여 동안 겪은 시점인 
2022년에 재학 중인 대상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를 보
이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행복과 관련되어 자신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주관적 만족수준을 인지적으로 어떻게 해석
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Kim, 2019). 바람직한 인성
을 가진 사람에서 자기조절, 대인관계, 자기효능감이 
높아 기능적 사고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
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Park and Lee, 2017), 대학생
들에게는 코로나-19가 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Kim, 2021; Choi, 2022). 

기본 심리적 욕구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한다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하위이론 중 중
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
petence), 관계성(relatedness)으로 대표되는 기본심
리욕구가 만족되면 성취를 위한 내적 동기가 활성되어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자
율성은 내적 지각의 원인 소재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
하고, 스스로 조절하게 된다는 것이며(Ryan and Deci, 
2000), 유능성은 자신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느낌으
로, 자신의 능력을 연마하고 최적의 도전을 통해 역량
을 향상시켜, 자신이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신념이다(Kim, 2010). 
관계성은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개인이 타인과 연결되
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배려받고 소속
감을 느낄 때 충족되는 욕구이다(Kim, 2010). 이에, 
집단 생활을 하는 참여자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심리
적 차이를 분석해보는 것은 교육개선을 위해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릿(grit)은 Duckworth et al.(2007)이 주창한 
개념으로, 개인이 장기간의 중요한 목표에 대한 열정
(passion)과 인내(perseverance)를 측정한 개념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인지능력이 유사하더라도 더 높
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릿은 총 12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각 6문항씩 하위요인인 열
정(passion)과 인내(perseverance)를 측정하는 도구이
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학업성취(Lee and Sohn, 2013)
와 지속(Ha, Lim, and Hwang, 2015; Bullet, 2012), 
진로준비와 행동(Jang and Huh, 2019), 직업만족
(Eskreis-Winkler, Shulman, Beal, and Duckworth, 
2014)까지 횡단적으로 이뤄져왔다. 조종사와 관련해서
는 4학년 예비조종사의 조종교육과정 입과조건인 +6Gz 
검사에서 인내(perseverance) 수준이 높은 집단이 통
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고(Shin, 2017), 비행훈련 
이수성적과 정적상관이 보고되었으며(Kim and Hur, 
2018). 조종 고등교육과정 교육생들 중 +8.5Gz 통과
자들이 미통과자들에 비해 생도 4학년 시절 대비 열정
의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이 보고된 바 있다(Shin and 
Lee, 2021). 또한, 기성 조종사의 그릿이 예비조종사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도 있고(Shin, 2018), 최
근에는 조종사의 안전의식과의 관계성이 보고된 사례
도 있다(Kwon and Shin, 2022).

요약하면, 예비조종사들이 행복하게 자기주도적으로 
조종사로서의 소양을 쌓는 것은 효과적 교육을 위해 
학교가 목표하는 방향이다. 코로나-19는 단체로 기숙
사 생활을 하는 예비조종사들에게도 변화를 주었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차이를 분석하고, 동시에 
그동안 교육개선을 위해 연구에 활용해 왔던 변인들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코로나-19 시기에도 예비조종
사들의 학교생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점검함으로써 장차의 효과적 교육을 위한 방향 
설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 

첫째, 코로나-19 시기 경험 여부에 따른 남자 예비
조종사들의 삶의 만족도, 기본심리적 욕구, 그릿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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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떠한가? 
둘째, 코로나-19 시기 경험 여부에 따른 남자 예비

조종사들의 삶의 만족도, 기본심리적 욕구, 그릿 간 상
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코로나-19 시기경험 여부에 따른 남자 예비조
종사들의 기본심리적 욕구의 구성 변인(자율성, 유능
성, 관계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진은 예비조종사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삶
의 만족도 등 심리적 요인을 분석해왔고, 그릿은 2016
년부터 매년 연구를 지속해왔다. 본 연구를 통해 참여
자들이 행복하게 자기주도적으로 전투조종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발
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수한 조종사 양성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Ⅱ.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총 1,249명으로, 2018년 공군사
관학교에 재학했던 남자 생도 613명, 2022년 재학 중
인 남자 생도 636명이다. 2018년 참여자들은 모두 졸
업하여 2022년 참여자와 중복된 인원은 없으며, 모든 
대상은 개인동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Table 1).

2.2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총 29문항이며, 삶의 만족도 5문항, 기
본심리적 욕구 총 12문항(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각 4
문항), 그릿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척도는 불성
실 답변시 중간값 선호현상을 피하기 위해 6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예비조종사 집단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들에
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삶의 만족도 측정도구는 Diener et al.(1985)이 개
발하고, 국내 상황에 맞게 Bak et al.(2004)가 개정한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사용하였다. 

연구진이 생도 총원을 대상으로 3차례 타당도를 검증
한 결과, 신뢰도는 2012년 학년별, 성별로 .75∼.88이
었고(Jeon and Choi, 2012),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7이었다. 

기본 심리적 욕구 측정도구는 Park and Kim(2008)
이 개발한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BPNS)를 사용하였
다.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각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원문항의 신뢰도는 .84∼87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는 자율성 .84, 유능성 .78, 관계성 .84였으
며, 관계성에서만 1개 문항을 제거했을 때 .85로 미세
하게 높아지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항목별 적정 문항 수 유지를 위해 원문항을 유지하
고, 향후 연구결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다.

그릿 측정도구는 Duckworth et al.(2007)의 12문
항을 심리학 전공 연구진과 충실하게 번역 후 번안하
였고, 타 척도와의 통일성을 위해 6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와 타당도는 동일 연구자가 동일성 
집단을 대상으로 6년간 6편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분석하여 검증해왔다. 원 문항의 신뢰도는 그릿 종합 
0.75, 열정 0.69, 인내 0.67이었으며, 4학년을 대상으
로는 각 0.71, 0.66, 0.66을 보인 바 있다(Shin, 2017). 
본 연구에서는 .80, .78, .79로 적정수준 이상의 신뢰
도 결과를 보였다.

2.3 자료분석

2018년과 2022년 4월 공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예비조종사를 대상으로 총 29문항의 설문 결과를 
수집하여 SPSS 21.0(for windows) 프로그램으로 분
석하였다. 삶의 만족도, 기본심리적 욕구(자율성, 유능
성, 관계성), 그리고 그릿과 하위요인인 열정과 인내를 각 
요인별로 기술통계 분석한 후, 이원분산분석(Two-way 
Analysis of Variance)을 통해 코로나-19 경험여부와 
학년에 따른 각 변인의 상호작용효과와 주효과를 분석
하였으며, 사후분석은 Tukey를 적용하였다. 측정 변인 
간 관계는 상관분석(Correlation)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본심리적 욕구의 구성 변인 간 영향 정도를 분석
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
하였다.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3.1 코로나-19 시기 경험 여부 및 학년에 따른 
삶의 만족도, 기본심리적 욕구, 그릿 차이 

코로나-19 시기 경험 여부를 기준으로 삶의 만족도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합계

2018 173 154 149 137 613

2022 174 180 153 129 636

합계 347 334 302 266 1,249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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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본심리적 욕구 중 자율성은 코로나 이전인 2018
년 2, 3, 4학년이 2022년에는 1학년에서만 높았다. 유
능성은 2018년 3, 4학년, 2022년 1, 2학년이 높았다. 
관계성은 2022년에 전 학년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릿의 하위변인인 열정은 2022년 전 학년에서, 인
내는 2018년 3, 4학년이, 2022년 1, 2학년이 높았다. 
그릿 종합은 2018년 4학년에서만 근소하게 높았고, 
2022년에 1, 2, 3학년에서 높게 나타났다(Table 2). 

이원분산분석 결과 오차 분산의 동일성에서 삶의 만
족도(p=.003), 기본심리적 욕구 중 자율성(p=.000), 
그릿(p=.028)과 하위변인인 인내(p=.036)가 르빈의 등
분산을 충족하지 않았다. 그 외 기본심리적 욕구 중 유

능성(p=.128), 관계성(p=.529), 그릿의 하위변인인 열정
(p=.051)은 충족하였다. 

통계 검정 결과(Table 2) 상호작용효과는 그릿 열정
을, 주효과는 코로나-19 경험 여부에 따라 유능성을, 
학년별로는 기본 심리적 욕구 중 관계성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효과로 코로나-19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2018년 자
율성(p<.05), 2022년 관계성(p<.01), 그릿 열정(p<.05)
과 인내(p<.05), 그릿 종합(p<.01)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삶의 만족도는 1, 2학년, 2, 3학년에서(p<.05), 
자율성은 1학년과 2, 3, 4학년 간(p<.01), 2학년과 4
학년(p<.05), 3학년과 4학년(p<.01), 유능성은 1학년

구분 시기 종합
학년

F-value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삶의 만족도
18년 4.07±0.96 3.71±1.05 4.22±0.89 4.13±0.84 4.28±0.92 시기 : 1.753

학년 : 3.078*

시기×학년 : 15.373***22년 4.03±1.03 4.26±0.95 4.08±0.93 3.77±1.09 3.94±1.12

기본
심리적
욕구

자율성
18년 3.83±1.15 3.01±1.18 4.09±0.90 3.96±1.07 4.42±0.85 시기 : 9.133**

학년 : 54.722***

시기×학년 : 8.594***22년 3.67±1.11 3.31±1.16 3.84±1.05 3.70±1.06 3.91±1.07

유능성
18년 3.98±0.86 3.67±0.87 4.08±0.73 4.01±0.93 4.23±0.81 시기 : 1.397

학년 : 12.775***

시기×학년 : 2.653*22년 4.05±0.82 3.94±0.85 4.13±0.76 3.98±0.79 4.16±0.87

관계성
18년 4.74±0.78 4.56±0.82 4.82±0.77 4.81±0.75 4.81±0.74 시기 : 12.601***

학년 : 220.110***

시기×학년 : 2.707*22년 4.94±0.78 4.95±0.84 4.94±0.76 4.90±0.76 4.96±0.78

그릿

열정
18년 3.73±0.75 3.97±0.66 3.54±0.73 3.72±0.76 3.63±0.81 시기 : 5.496*

학년 : 6.872***

시기×학년 : 1.66222년 3.88±0.73 4.11±0.77 3.82±0.67 3.86±0.66 3.65±0.77

인내
18년 4.33±0.71 4.37±0.72 4.28±0.65 4.29±0.73 4.39±0.74 시기 : 6.245*

학년 : 6.681***

시기×학년 : 4.754**22년 4.45±0.71 4.67±0.64 4.47±0.68 4.27±0.65 4.32±0.82

그릿
종합

18년 4.03±0.58 4.17±0.58 3.91±0.49 4.01±0.60 4.01±0.61 시기 : 14.147***

학년 : 17.166***

시기×학년 : 3.610*22년 4.16±0.60 4.39±0.62 4.14±0.56 4.07±0.53 3.99±0.61

Value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5, **p<.01, ***p<.001.

Table 2. Two-way ANOVA of life satisfactio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grit by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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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 3, 4학년(p<.01), 3학년과 4학년(p<.01), 관계
성은 1학년과 2, 4학년(p<.05), 그릿 열정은 1학년과 
2, 4학년(p<.01), 그릿 인내는 1학년과 2학년(p<.01), 
3, 4학년(p<.05)과 유의하였고, 그릿 종합은 1학년과 
2, 3, 4학년(p<.01) 간 유의하였다. 

 3.2 코로나-19 시기 경험 여부에 따른 심리적 
변인 간 상관관계

코로나-19 경험 여부에 따른 각 변인 간 상관관계
를 분석하기 위해 18년과 22년 자료를 각각 상관분석
하였다(Table 3).

종합적으로는 삶의 만족도와 그릿 열정을 제외하고는 

전 변인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5∼.001). 
그릿 열정은 삶의 만족도와는 코로나-19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2018년과 2022년의 모든 자료에서 무관하
였고, 자율성 종합과는 역상관을 보였고(p<.05), 관계
성 2018년, 2022년 자료와 상관이 없는 등 전반적으
로 변인들과 낮은 상관 정도를 보였다.

3.3 코로나-19 시기 경험 여부에 따른 기본심리
적 욕구 변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본 심리적 욕구 변인 간 영향 
정도를 구명하기 위해 18년도와 22년도 자료를 종합
하고, 또 코로나-19 경험 여부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

구분 삶의 만족도
기본 심리적 욕구(B.P.N) 그 릿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열정 인내 종합

18년

삶의 만족도 1 .700*** .700*** .466***  .039 .499*** .273***

B.P.N.

자율성 1 .730*** .483*** -.036 .373*** .131**

유능성 1 .539***  .135** .607*** .395***

관계성 1 .061 .443*** .285***

그릿

열정 1 .254*** .609***

인내 1 .777***

종합 1

22년

삶의 만족도 1 .608*** .574*** .311***  .071 .458*** .345***

B.P.N.

자율성 1 .689*** .369*** -.078 .313*** .123**

유능성 1 .460***  .094* .520*** .346***

관계성 1 .070 .336*** .234***

그릿

열정 1 .317*** .608***

인내 1 .822***

종합 1

종합

삶의 만족도 1 .651*** .632*** .379***  .054 .474*** .307***

B.P.N.

자율성 1 .705*** .414*** -.061* .336*** .118***

유능성 1 .501***   .117*** .565*** .372***

관계성 1  .073** .394*** .268***

그릿

열정 1 .290*** .611***

인내 1 .802***

종합 1
*p<.05, **p<.01, ***p<.001.

Table 3. Correlation's among life satisfaction, basic psychological needs (BPN) and g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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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18년과 22년 자료를 각각 다중회귀분석하였
다(Table 4).

변수투입방식에 따라서 18년에는 모든 변인을 입력
(enter)하는 방법이, 22년에는 관계성이 삶의 만족과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단계선택(stepwise) 방법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 결과 22년도가 18년에 비해 기본 심리적 욕구 
변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낮은 수
준(R 2=.415< .570)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18년에는 
유능성(.416), 자율성(.325), 관계성(.094) 순으로 모든 
변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F =269.189)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22년에는 자율성
(.375), 유능성(.371)순으로 유의미한 영향(F=224.542)
을 주었고, 관계성은 영향관계 변인에서 제외되었다. 
모든 시기를 종합한 결과로는 유능성(.383), 자율성
(.354), 관계성(.064) 순으로 모든 변인들이 유의미한 
영향(F =391.674, R 2=.486)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  의

4.1 코로나-19 시기 경험 여부에 따른 삶의 만
족도, 기본심리적 욕구, 그릿 차이 

주관적 안녕감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만족도는 장기
적 삶의 상태에 대한 의식적 평가로써(Jeon and Choi, 
2012), 행복과도 연관된다. 2018년 한국인 중 20대의 
행복지수는 다른 세대보다 낮았는데(Choi, Choi, Choi, 
Lee, and Kim, 2019), 뒤이은 코로나-19는 참여자들
과 동일 연령대인 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고
(Kim, 2021), 삶의 만족도도 낮아졌다(Choi, 2022). 
특히,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저하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2021).

본 연구에서도 예비조종사들의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
-19 경험 여부와 학년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었다
(p<.05). 그러나, 코로나-19 경험 여부에 따라서 2018
년과 2022년 자료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학년
별로는 유의하였다(Table 2, p<.05), 이는 2022년 자
료에는 고교 2, 3학년 시절을 대부분 비대면 수업으로 
보낸 1학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코로나-19 
경험 이전인 2018년에는 2, 3, 4학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022년 1학년의 삶의 만족
도가 높았던 것은 가입학 전후 1학기까지 적성에 맞지 
않거나, 타 대학 입학선택 등으로 총 퇴교인원이 정원
의 25%에 육박하면서, 최종 추가합격으로 예비조종사 
생활에 대한 의지가 높은 자원들이 충원되고 재학하게 

변인 B SE β t R 2 df F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18년

자율성 .325 .033 .390  9.913**

.570

3

269.189***

.456 2.191

유능성 .416 .045 374  9.153** .422 2.368

관계성 .094 .039 .076 2.384* .692 1.445

상수 .723 .131 -  7.411** - -

22년

자율성 .375 .039 .404  9.638**

.415 224.542***

.525 1.905

유능성 .371 .053 .295 7.028** .525 1.905

관계성 - - - .976 - -

상수 1.144 .158 - 7.232** - -

종합

자율성 .354 .025 .402 13.952**

.486 391.674***

.498 2.008

유능성 .383 .036 .324 10.688** .450 2.221

관계성 .064 .030 .051 2.140* .742 1.348

상수 .873 .132 - 6.593 - -

18년 R =.755, Adjusted R 2=.568; 22년 R=.644, Adjusted R 2=.413; 종합 R=.697, Adjusted R 2=.484.
*p<.05, **p<.01, ***p<.001.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mong basic psychological need factors and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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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 주요한 이유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결과는 2
학년 생도들의 전년도 결과가 없어 객관적 비교는 어
려우므로, 매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2012년 1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입교 전 대비 학
기초, 학기말까지 순차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진 것이 보
고된 바 있어(Jeon and Choi, 2012), 2022년 2학년 
생도들도 1학년 시절 대비 낮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
기는 어렵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학년을 제외하고
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삶의 만족도가 저하된 
경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본심리적 욕구는 지속적인 심리적 성장, 통합감 
및 안녕감에 핵심이 되는 내면의 심리적 영양소로써
(Choi, 2011),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발현되고 유지되
는 신념인 자율성, 최적의 도전을 추구하고 숙달하려는 
동기를 제공하는 유능성, 타인과의 친밀한 애착과 유대 
등 온화한 관계의 욕구인 관계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경험 여부와 학년에 따라 
자율성(p<.001), 유능성(p<.05), 관계성(p<.05) 모두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코로나-19에 경험 여부에 따
라서는 자율성(p<.01)은 2018년이, 관계성(p<.001)은 
2022년이 높았고, 유능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학년별
로는 자율성(p<.01), 유능성(p<.01)과 달리 관계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1학년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모
두 2022년에 유의하게 높아, 퇴교로 인한 재충원 자원
들의 생도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평가된 것과 관
련성을 추정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2, 3, 4학년의 자
율성은 2018년이 높았고, 유능성은 코로나-19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혼재되는 경향을 보였다. 2, 3, 4학년
의 관계성은 2022년에 근소하게 높았는데, 이는 외박 
등이 제한되고 전 학년이 기숙사에 체류하게 되면서, 
타인과의 애착과 유대 등 온화한 관계의 필요성이 체
감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은 1학년 대비 전반적으로 향상되나, 2, 3학년
에서 정체되는 현상을 보여, 3학년의 역량 향상과 사관
학교 교육에서 전반적으로 유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사료된다. 

그릿은 열정을 제외하고 그릿 전체(p<.05)와 인내
(p<.01) 모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고, 코로나-19 경
험 여부에 따라 그릿 전체(p<.001), 열정(p<.05)과 인
내(p<.05)가 유의하였으며, 학년별로도 모두 유의하였
다(p<.001). 그릿 열정은 전 학년에서 코로나-19 시기
인 2022년이 높았으나, 1학년 대비 2, 3학년은 정체된 
반면, 4학년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첨단 전투기 조종

자격획득을 위한 +9Gz 검사 통과 조종사들이 미통과
자들에 비해 보였던 생도 4학년 대비 열정수준의 급격
한 향상결과를 고려할 때(Shin and Lee, 2021), 향후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인내 점수는 2학년 
대비 3학년에서 저하되다가 4학년에서 다소 높아졌고, 
그릿 전체 점수는 열정과 인내의 평균이어서 열정의 
영향을 받아 전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의 생도심리연구
나(Jeon and Choi, 2012), 2017년 생도 총원 대상 
그릿 연구에서 4학년 때 다소 회복된 것(Kim, 2017)
과 다른 현상으로, 장기간의 목표에 대한 열정과 인내
를 측정하는 그릿이 성공한 사람들에서 높게 나타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조종사라는 목표에 대한 열정
과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교육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확
인시켜주었다고 사료된다. 특히, 그릿 중 인내는 +6Gz 
검사 결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집단이 유의하게 높
았음을 고려할 때, 2학년 이후 저하되고 정체되는 현상
은 교육개선의 모색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고 생각된
다(Shin, 2017; Shin and Lee, 2017).

  
4.2 코로나-19 시기 경험 여부에 따른 삶의 만

족도, 기본심리적 욕구, 그릿 간 상관관계 

대학생 시기는 다양한 가능성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불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공존하는 시기이기도 
하다(Lee and Shin, 2018). 이러한 시기에 학교에서 
4년간 방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예비조
종사들에게는 학교가 부모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는 학교
가 이들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다방면의 연구노력 등 
관심을 더욱 높일 필요성을 제공해주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 기본심리적 욕구(자
율성, 유능성, 관계성), 장기간의 목표에 대한 열정과 
인내를 측정하는 그릿을 변인으로 설정하고,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교육개선을 위한 도구의 적합성
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18년과 2022년 자료를 각각 분석하였
을 때는 그릿 열정을 제외하고, 2018년의 자료에서 타 
변인들과의 상관계수가 전반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3). 2018년과 2022년 자료를 통합했을 
때, 삶의 만족도는 그릿 열정을 제외하고 기본심리적 
욕구의 3변인, 그릿 인내와 종합과 유의하였다(p<.01). 
기본심리적 욕구 중 자율성은 그릿 열정과 역상관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p<.05), 모든 변인과 정적 상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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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p<.01), 유능성은 모든 변인과 유의하였고
(p<.01), 관계성은 그릿 열정(p<.05)을 제외하고 모든 
변인과 유의하였다(p<.01). 그릿 열정은 삶의 만족도
와 무관, 자율성과 역상관(p<.05), 관계성(p<.05), 유능
성, 그릿 인내, 그릿 종합과 정적상관을 보였다(p<.01). 
그릿 인내와 그릿 종합은 모든 변인과 정적 상관을 보
였다(p<.01). 

이상에서, 대부분의 변인들이 정적으로 연관되었음
을 알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에 상
관 수준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릿 열정은 
삶의 만족도와 무관하였고, 자율성과 역상관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상관 정도가 낮았다. 그릿 열정은 목표
에 장기간 집중하는 것이다(Duckworth and Quinn, 
2009). 그릿의 개념에 입각하여 열정 수준이 조종사라
는 참여자들의 삶의 목표 달성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Shin and Lee, 2021), 후속 연구
를 통해 예비조종사의 심리 분석 변인으로써의 열정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함을 제기해준다. 그러나, 현재로
서는 삶의 만족도와 그릿 간 선행연구가 미흡하고, 예
비조종사를 대상으로도 변인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가 
없어 객관적 비교가 어렵다. 다만, 예비조종사들의 기
숙사에서의 삶이 군의 문화를 체화시키기 위한 목적에
서 규정숙지, 생활습관 교육 등 자율보다는 통제적인 
내용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율성이 높은 성
향의 예비조종사들이 반대로 삶의 목표에 대한 열정이 
낮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반대로, 자율성이 낮은 
수준의 예비조종사들이 열정 수준이 높을 때 첨단 전
투기 조종사라는 장기간의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Shin and Lee, 2021), 이것이 질적으
로 이들의 군생활과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후속연구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부모, 코치의 통제보다는 자율성
이 내적 동기를 형성시켜, 유능감을 제고하는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다(Lee and Shin, 2018; Choi and Choi, 
2019). 또한, 예비조종사 대상 선행연구에서도 자율성
과 유능감 향상 교육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Jeon and Choi, 2012). 본 연
구에서도 자율성과 유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이 관계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상으로부터, 그릿 열정을 포함한 그릿과 삶의 만
족도, 기본 심리적 욕구의 변인들이 상호 연관됨이 객

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
육개선을 위한 본 연구에서의 변인의 선정은 타당하였
다고 생각해볼 수 있지만, 그릿 열정의 상관관계와 수
준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를 통해 변인의 적정성 여부
를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4.3 코로나-19 시기 경험 여부에 따른 기본심
리적 욕구 변인(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기본심리욕구는 자아를 발전시키려는 자연적이고 선천
적인 경향에 작용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써(Choi, 2011), 
삶의 만족도와 정적 관계를 갖는다(Kim,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경험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
도와 기본심리적 욕구 변인 간 영향 정도의 수준을 교
육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중다회귀분석
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2018년에는 삶의 만족도에 기본 
심리적 욕구 중 유능성이 높은 영향을 보였으나, 2022
년에는 자율성이 높았고, 관계성은 배제됨을 알 수 있
었다(Table 4).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하면 여러 상황
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Lee and Shin, 2018). 
특히, 고교 때까지 공부만 하던 이들이 또래와 달리, 
자유로운 대학생활 대신 군이라는 특성이 교육에 반영
되는 통제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낯선 환경에 적
응해야 하는 문제가 더해진다. 더구나, 4년이라는 기간
동안 학업부담 외 지속되는 생활부문에서의 각종 훈련
을 포함한 적성평가는 예비조종사들의 심리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러
한 불안은 자율이 아닌 통제받는 생활에 기인하고 상
황에 따라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삶의 만족도에
서 코로나-19를 경험한 시기인 2022년에 유능성보다 
자율성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도 유추해볼 수 있
겠고, 2018년에도 3개 변인 중 가장 낮은 영향을 보이
던 관계성은 2022년에 더 낮아지면서 배제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간섭을 싫어하는 MZ세대의 특성이 반
영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후속 연구를 통한 비교가 적정하다고 사료된다(Kim, 
Jeon, Choi, Lee, and Lee, 2021).

이러한 결과는 교육기관의 특성과 개인이 맞지 않으
면, 타고난 성장경향성을 긍정적 방향으로 활성화시키
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구성되는 기본 심리적 욕구 수준이 저하되고, 삶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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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결과(Lee and Shin, 2018)
나, 코치-선수 관계가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Choi, Huh, and Kim, 2013; 
Yoon and Choi, 2017)과도 유관하다고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배제된 관계성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은 후속 연구에서 더욱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예비조종사들의 교육개선을 위해 코로나
-19 시기의 경험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기본 심리
적 욕구, 그릿을 분석하고, 변인들 간의 상관 및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코로나-19 시기 경험 여부와 학년에 
따라 예비조종사들의 삶의 만족도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나(p<.001), 시기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기본심리적 욕구는 시기와 학년에 따라 모든 변인
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고(p<.05∼.001), 시기에 따
라서는 자율성(p<.01)과 관계성(p<.001)이 유의하였다. 
그릿은 열정을 제외하고 전체(p<.05)와 인내(p<.01)에
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고, 시기에 따라 모든 변인에
서(p<.05∼.001) 유의하였다.

둘째, 삶의 만족도, 기본심리적 욕구, 그릿 간 상관
관계는 2018년과 2022년 자료를 각각 분석하였을 때, 
코로나-19를 경험하기 전인 2018년의 자료들에서 타 
변인들과의 상관계수가 2022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1∼.001).

셋째,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본 심리적 욕구 변인들
의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2018년에는 삶의 만족도
에 기본 심리적 욕구 모든 변인이 포함되었고, 그 중 
유능성이 높은 영향을 보였으나, 2022년에는 자율성이 
높았고, 관계성은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의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시기 경험 여부는 예비조종
사의 그릿 열정을 제외하고 전 변인에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둘째, 교육개선을 위한 측정 도구로써 삶의 만
족도, 기본 심리적 욕구, 그릿은 코로나-19 시기 경험 
이전인 2018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그릿 열정
은 삶의 만족도, 관계성과 무관하였고, 자율성과는 역
상관 또는 역상관의 경향을 보여 후속 연구를 통한 원
인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기본 
심리적 욕구 변인(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은 코로나

-19 시기 경험 여부에 따라 2022년에 관계성이 배제
되어 추가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코로나-19 시기 경험 여부에 
따라 예비 조종사들이라는 동일성 집단의 삶의 만족도, 
기본심리적 욕구, 그릿 수준을 분석하여, 교육생을 이
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실용적 교육에 기
여하고, 연구의 측면에서도 교육개선을 위한 측정 변인
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학년 승급에 따른 향상 효과보다, 기수별 효과
가 나타나고, 특히, 2, 3학년에서 정체된 경향은 기수
의 특성을 이해한 교육을 해야 하는지, 교육체계 전반
을 분석하여 향상을 추구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공군의 시스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
는 세대별 특성을 반영함과 아울러, 공군의 존재 목적
에 근간하여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상을 올바르
게 양성, 조직을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결과를 축적하고, 질적으로 
연구하면 실용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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