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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소셜 미디어는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으나 최근 성장세는 다소 정체된 상황이다. 

초기 소셜 미디어는 전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

는 획기적인 공간으로 주목받았지만 근래 들어 

사용자들은 너무나 많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

로 인해 피로를 느끼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주요 사용자층인 청

소년 이용률은 2014~2015년의 71%에서 2022

년의 32%로 떨어졌으며, 청소년들은 소셜 미디

어에서 본 내용이 당황스럽거나 자신의 삶을 

더 나쁘게 느끼게 한다고 응답하였다(Emily 

and Risa, 2023). 친구에 대한 과도한 정보와 무

관한 정보, 잦은 시스템 업데이트가 이용자들의 

피로감을 유발하면서 이용자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잠시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떠나

기도 하며(Lee et al., 2013), 소셜 미디어 앱을 

스마트폰에서 삭제하기도 한다(Andrew, 2018). 

시간, 에너지의 제약 또는 개인적인 관심으

로 인해 소셜 미디어의 특정 메시지를 무시하

거나 기술적 수단을 통해 특정 친구를 피하는 

등의 행동도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다. 소셜 미

디어는 현실사회의 인간관계를 넓히는데 도움

  * 이 논문은 2023 경영정보관련 춘계통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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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 수 있지만 태생적으로 디지털 세계에 깊

숙이 파고든 신세대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사회적 관계 확장에 별 관심이 없고 귀찮은 일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들이 소셜 미디어

를 사용하는 목적은 관계보다 자신의 취향에 

집중한다는 것이다(김경탁, 2023).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개개인

의 취향을 반영하는 문제는 소셜 미디어 플랫

폼 공통의 관심사이다. 소셜 미디어 서비스 제

공업체들은 이용자를 붙잡기 위해 다양한 기능

과 서비스를 개발하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많은 선행연구들은 사용자의 소셜 미디

어 중단 의도에 관심을 갖고 주로 소셜 미디어 

사용의 의도적인 회피 또는 선택적 회피를 중

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Dai et al., 2020; 

Guo et al., 2020; Howell and Shepperd, 2016; 

Hua and Howell, 2022; Savage, 2020; Soroya 

et al., 2021; Sweeny et al., 2010). 소셜 미디어 

과부하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의도적인 회피와 

비의도적인 회피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Skovsgaard and Andersen, 2020)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의 비의도적 회피에 대한 실증

연구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는 소셜 미

디어 플랫폼에서의 과부하 특성인 정보 과부하, 

소셜 과부하 및 시스템 기능 과부하가 사용자

의 비의도적 회피 행동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자극-유기체-반응 프레임워크 

자극-유기체-반응(stimulus-organism- 

response, SOR) 모델은 환경의 모든 측면이 자

극을 발생시키고 유기체의 부정적이거나 긍정

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믿는 환경 심리

학에서 파생되었다 (Mehrabian and Russell, 

1974). 자극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자극을 의

미하며, 유기체는 감정과 생각을 포함하여 개인

의 내부에서 발생하며, 반응은 의식적 또는 무

의식적 접근 또는 회피, 구매 또는 사용 중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Jiang et al., 

2010; Hu et al., 2016; Mehrabian and Russell, 

1974).

SOR 모델은 소셜 미디어에 관한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Hu et al. (2016)은 SOR 

모델에 따라, 자극은 소셜 쇼핑 사이트의 특징

과 기타 소비자의 특징으로, 유기체는 체험형 

쇼핑의 가치로, 반응은 사용자의 구매 의도로 

설정하고 소셜 쇼핑몰의 동반자 특징 및 기술

적 특징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밝혔다. Fu et al. (2018)은 소셜 미디어 맥락

에서 SOR 모델을 기반으로 소셜 커뮤니티 구

성원 간의 유사성이 온라인 영화 티켓 구매 의

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자들은 

유사성을 자극으로, 지각된 유용성 및 신뢰는 

유기체로, 온라인으로 영화 티켓을 구매하려는 

의도는 반응으로 설정한 바 있다. Kamboj et al. 

(2018)은 SOR 모델을 기반으로 SNS(Social 

Network Services)의 참여 동기를 자극(S)으로 

설정하고 고객의 소셜 미디어 브랜드 커뮤니티 

참여(O)가 브랜드 신뢰,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

드 공동 창출(R)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

였다. 소셜 미디어 관련 SOR 모델을 활용한 주

요 선행연구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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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극: 소셜 미디어 과부하

조직과 개인들은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위

해 소셜 애플리케이션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

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용 맥락에서 사용자

들이 소셜 미디어의 정보량과 정보요구를 제대

로 처리하지 못할 때 소셜 미디어 과부하가 발

생하며 일반적으로 소셜미디어 과부하는 정보 

과부하(information overload), 소셜 과부하

(social overload), 시스템 기능 과부하(system 

feature overload) 등의 세 가지 주요 차원으로 

구성된다(Whelan et al., 2020).

정보 과부하는 사용자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기 어려울 때 발생하며 

소셜 과부하는 이용자의 상호 작용 능력을 초

과할 때 감지된다(McCarthy and Saegert, 

1978). 시스템 기능 과부하는 소셜 미디어 사용

자의 기술적 기능에 대한 감지를 말하며, 소셜 

미디어가 제공하는 기능이 사용자의 요구를 초

과할 때 경험할 수 있다(Zheng and Ling, 

2021).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경험하는 과부하

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무

시, 회피, 이전, 중단 등 각종 사용 행위로 이어

질 수 있다(Guo et al., 2020)．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과부하는 피

로(Cao and Sun, 2018; Gao et al., 2018; Zhang 

et al., 2016), 만족 또는 불만족(Alam and 

Wagner, 2013; Koroleva et al., 2010)과 같은 

개인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Dai et al.(2020)

은 정보 과부하가 피로, 우울 및 불만을 통해 

저자 연구맥락 자극 유기체 반응

Ajina et al. (2023) SNS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

의 가짜뉴스 공유 만족

감

태도 가짜뉴스 공유 의도

Cao and Sun (2018) SNS
정보 과부하, 의사소통 

과부하, 소셜 과부하
탈진, 후회

불연속적인 이용

의도

Fu et al. (2018)

Websites for movie 

reviews based on 

social communities

소셜 커뮤니티를 기반

으로 한 사용자와 사용

자의 유사성

사용자의 인식, 신뢰

이전
구매 의도

Hu et al. (2016)
Social shopping 

website

웹사이트의 특징과

기타 소비자의 품성
체험상의 쇼핑 가치 구매 의도

Kamboj et al. (2018) SNS SNS 참여 동기

소셜 미디어 브랜드 

커뮤니티에 대한 고

객 참여

브랜드 신뢰,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공

동 창출

Lin et al. (2020) WeChat
정보 과부하, 의사소통 

과부하, 소셜 과부하
피로 이용 중단 의도

Liu et al. (2021) SNS 코로나19 정보 과부하 내적 심리 과정 이용 중단 의도

Luqman et al. (2020)
Smartphone-based 

SNS

SNS 및 기술적 마찰

(사회적, 쾌락적, 인지

적 사용)

사용자 경험 이용 중단 의도

Soroya et al. (2021) SNS
정보추구(내부자극), 

출처노출(외부자극)
정보 불안 정보 회피

Xie and Tsai (2021) Weibo 부정적 정보 관련 사건 Weibo 사용자 경험 이용 중단 의도

<표 1> 소셜 미디어 관련 SOR 모델을 활용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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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정보 회피 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해 연구했으며, Guo et al. (2020)

은 정보의 무관성 및 정보 과부하가 사용자의 

정보 회피 행동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였다. Lin 

et al. (2020)은 심리적 측면(피로) 및 행동적 측

면(중단 의도)을 포함하여 소셜 미디어 과부하

가 사용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이 과

정에 대한 몰입 경험의 영향을 탐구했으며, Fu 

and Li (2022)는 사회 인지 이론을 기반으로 사

용 감소 및 포기에 대한 과부하의 영향을 조사

하였다.

2.3 반응: 비의도적 정보 회피

정보 회피는 사용 가능하지만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지연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

며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었다(Sweeny et al., 

2010). 심리학 분야에서 Howell and Shepperd 

(2016)는 개인차를 전인으로 사용하여 정보를 

찾거나 회피하는 행동을 조사했으며, Sweeny 

et al. (2010)은 개인 차이와 동기를 예측 요인

으로 활용하는 정보 탐색 또는 회피 프레임워

크를 제안하였다. 소셜 미디어 사용과 관련하여 

Soroya et al. (2021)은 다양한 정보 출처에서 

소셜 미디어 노출이 정보 과부하 및 정보 불안

과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Dai et al. 

(2020)은 cognition-affect-conation(C-A-C) 프

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감지된 정보 과부하는 소

셜 미디어 사용자의 피로, 좌절감 및 불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정보 회피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Guo 

et al. (2020)은 정보 회피 행위를 초래하는 원

인을 조사하기 위해 stressor-strain-outcome(S- 

S-O)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정보의 비상관성

과 과부하가 소셜 네트워크 피로를 어떻게 유

발하는가와 관련, 이러한 변수와 사용자 정보 

회피 행동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으며 소셜 네

트워크 피로가 정보 회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연구하였다.

Skovsgaard and Andersen(2020)에 따르면 

정보 회피는 의도적 정보 회피와 비의도적 회

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 회피는 일정 

기간 소셜 미디어의 낮은 사용을 의미하는데 

소셜 미디어에 대한 혐오나 다른 컨텐츠에 대

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선호에 기인한다. 정

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이유는 너무 부정적

이고 비관적이어서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정보

를 믿지 못하거나, 정보 과부하가 발생하여 적

절히 처리할 수 없을 때이다(Skovsgaard and 

Andersen, 2020). Wei et al. (2021)에 따르면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의도적으

로 회피하는 것은 방해 방지 모드 설정, 알림 

차단 등을 통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과도한 

정보를 회피하는 것이다. 비의도적 정보 회피 

행동은 개인의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에 근

거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셜 미디어에서의 다른 

내용이나 기능을 더 선호하는 개인의 상대적 

선호도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소셜 미디어 환경

에서의 특성 변화 결과이다(Skovsgaard and 

Andersen, 2020).

소셜 미디어 컨텐츠 공급이 급증함에 따라 

선택도가 높아진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사람들

은 선호도에 맞는 내용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특정 내용을 비의도적으로 회피하게 된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 과부하는 비의도적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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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 

관심이 낮은 사람들은 뉴스를 보는 경향이 덜

하고 오락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사람들은 더 

오락적인 내용으로 옮겨갈 수 있다. 소셜 미디

어에서도 사람들은 관심 있는 내용만 보고, 친

구들과 선택적으로 채팅하고,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이 사람들의 직접

적인 선호도를 충족시키기 쉽기 때문이다(Prior 

2007; Strömbäck et al., 2013).

또한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알고리

즘은 사용자가 가장 관심을 두는 내용에 따라 

개인화된 정확한 추천을 할 수 있다(Thorson 

and Wells, 2016). 한 명의 사용자가 유사한 내

용만 본다고 가정하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

는 내용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사용자의 선호

도와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 간의 상호 강화 과

정을 통해 알고리즘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비의도적 회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Ma et al., 2020; Skovsgaard and 

Andersen, 2020). 

Ⅲ.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소셜 미디어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SOR 모델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

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소셜 미디어 플랫

폼이라는 사용자 환경에서 자극은 정보 과부하, 

소셜 과부하 및 시스템 기능 과부하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의 과부하로 설정하였다. 유기체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피로와 불만족으로, 반응

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비의도적 회피로 설

정하였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공유 기능을 통해 

정보가 쉽게 전달되고 저장된다. 따라서 사용자

는 소셜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정보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Guo et al., 2020; Lee et 

al, 2016), 원하지 않은 내용과 재미없는 내용을 

계속 접할 때 피로와 불만족을 느낄 수 있다(Fu 

et al., 2020). Koroleva et al. (2010)는 정보 과

부하로 인해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통제와 불만

족을 느낄 수 있다고 발견했으며, Kim and 

Park (2015)는 사용자가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많은 양의 정보를 수신할 때 정보 과부하로 인

한 피로를 느낀 후, 불만족이 발생한다고 밝힌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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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Kim and Park, 2015). 이에 따라 본 연

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1a: 정보 과부하가 피로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1b: 정보 과부하가 불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셜 미디어의 특성 때문에 사용자는 어디에 

있든 끊임없이 광범위하게 연결될 수 있다. 그

러나 대량의 불필요한 소셜 수요와 관련된 소

셜 과부하는 사용자의 심리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소셜 네트워킹 활동에 대한 집중적인 

참여는 피로를 느낄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들

의 지원 요청과 메시지 알림에 당황하게 되고 

지칠 수 있다(Cao and Sun, 2018). 과도한 소셜 

미디어 활동은 사용자의 정상적인 작업 및 주

의를 방해할 것이며, 이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에 대한 불만족을 일으킬 수 있다(Zhang et al., 

2016).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2a: 소셜 과부하가 피로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2b: 소셜 과부하가 불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시스템 업데이트는 사

용자를 어느 정도 유치하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의 경험을 향상시키지만 빈번하게 업데이트되

는 시스템 특성은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 환경

에서 피로와 불만족을 느끼는 요인 중 하나다

(Zhang et al., 2016). 업데이트된 기능과 특성

이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더라도 사용자는 이

러한 빈번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시간을 소

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일부 추가

된 시스템 특성은 소셜 미디어 사용의 어려움

을 증가시키고 가용성을 감소시킨다. 소셜 미디

어 플랫폼의 시스템 기능 과부하는 사용자의 

시스템 기능 사용 요구가 처리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Fu et al., 2020; Zhang et al., 

2016). 따라서 사용자는 피로를 느끼고 소셜 미

디어 플랫폼에 대한 불만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3a: 시스템 기능 과부하가 피로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3b: 시스템 기능 과부하가 불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셜 미디어의 피로는 스트레스, 탈진 및 의

사소통에 관심이 없는 등 소셜 미디어 활동에 

대한 일련의 부정적인 감정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Zhang et al., 2016; Zheng and Ling, 

2021). 불만족은 좌절감, 씁쓸함 및 피로와 같

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기대는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정적인 행동 의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Zhang et al.,2016). 선행연구

에 따르면 피로는 불만족(Zhang et al., 2016), 

소셜 미디어 활동 감소 및 중단(손달호, 김경숙, 

2016; Fu et al., 2020), 정보 회피 행위(Dai et 

al., 2020; Guo et al., 2020) 등을 초래할 수 있

다(장은진, 김정군, 2021). 마찬가지로, 사용자

가 정보 과부하를 감지하여 소셜 미디어에 만

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피 경향을 주도할 수 있

다(Zhang et al.,2016).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4: 피로가 불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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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H5: 피로가 비의도적 회피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6: 불만족이 비의도적 회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4.1 데이터 수집 및 표본 특성

소셜 미디어는 블로그, 비즈니스 네트워크, 

협업 프로젝트, 엔터프라이즈 소셜 네트워크, 

포럼, 마이크로블로그, 사진 공유, 제품 리뷰, 

소셜 북마킹, 소셜 게임, 소셜 네트워크, 비디오 

공유 및 가상 세계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Aichner et al., 

2021). 소셜 미디어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소셜 

미디어 응용서비스는 상당히 다양하나 대표적

으로 협업 프로젝트, 블로그, 콘텐츠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가상 게임 세계, 가상 소

셜 세계 등 여섯 가지 형태로 유형화된다

(Kaplan and Haenlein, 2010). 

본 연구의 설문자료 수집은 2023년 6월부터 

2주 동안 진행되었는데 소셜 미디어 유형 중 사

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콘텐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85 36

여성 151 64

연령

20세 이하 15 6

21~30세 118 50

31~40세 78 33

41~50세 13 6

50세 이상 12 5

학력

고등학교 및 전문대 졸(재) 31 13

대학교 졸(재) 170 72

대학원 졸(재) 16 7

기타 19 8

직업

학생 61 26

직장인 153 65

프리랜서 17 7

기타 5 2

소셜 미디어 이용기간
1~3년 24 10

3년 이상 212 90

소셜 미디어 이용빈도(하루)

1시간 이하 9 4

1~3시간 96 41

4~6시간 78 33

6~12시간 48 20

12시간 이상 5 2

소셜 미디어 친구 수

100명 미만 56 24

100~300명 88 37

300명 이상 92 39

합계 236 100

<표 2>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n=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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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커뮤니티 및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중심

으로 242명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불성실한 답을 제외하

고 최종적으로 236부의 데이터를 연구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모델의 자료 분석은 부분최소

자승(Partial Least Square: PLS) 접근법을 채택

하였다. SmartPLS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

구 모델을 평가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표본의 통계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응답

자 성별은 남성이 85명(36%)이며 여성이 151

명(64%)이다. 연령별로는 20세 이하 15명(6%), 

21~30세 118명(50%), 31~40세 78명(33%), 

41~50세 13명(6%), 50세 이상 12명(5%)으로 

응답자의 주 연령층은 20대이다. 소셜미디어 

이용기간은 1~3년 24명(10%), 3년 이상 212명

(90%)으로 나타났으며, 소셜미디어 이용빈도

는 하루 1시간 이하 9명(4%), 1~3시간 내 96명

(41%), 4~6시간 78명(33%), 6~12시간 48명

(20%), 12시간 이상 5명(2%) 등으로 나타났다.

4.2 변수의 측정

연구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측정 

항목은 기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표 3>은 모든 측정 항목을 나타낸다.

정보 과부하는 Zhang et al., (2016), Guo et 

al., (2020) 등을 참고하여 3개의 항목을 통해 

측정했으며, 소셜 과부하는 Guo et al. (2020), 

Lin et al. (2020) 등에 따라 4개의 항목을 통해 

측정했다. 시스템 기능 과부하는 선행 연구의 3

개 항목을 통해 측정되었다(Zhang et al., 2016; 

Fu et al. 2020). 피로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3가지 항목을 통해 측정되었으며(Zhang et al., 

2016; Fu et al., 2020; Lin et al., 2020), 불만족

은 Shen et al. (2018) 기반 연구에서 3개 항목

으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의도적 회피는 

Clifford et al. (2008), Gadkari and McHorney 

(2012), Ma et al. (2022), Van den Bulck 

(2006) 등을 기반으로 측정되었다.

측정 항목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한

다). 선행 연구(Guo et al., 2020; Lin et al., 

2020; Soroya et al., 2021)에 따라 연령, 사용 

빈도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 친구 수 등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통제 변수로 설정되었다. 

4.3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표 4>에서와 같이 변수의 요인적재값

(loading), CR 및 Cronbach'α의 값이 모두 0.7 

이상으로 좋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Fornell and Larcker, 1981). VIF 값은 

5 이하로 다중공선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확인된다. 모든 측정항목의 요인적재값은 

0.7 이상, AVE값은 0.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수렴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Carmines and Zeller, 1979; Fornell and 

Larcker, 1981). 또한 <표 5>에서 보여주듯이 

각 변수의 AVE 제곱근 값이 상관계수들보다 

크게 나타나 측정모델의 판별타당성도 확보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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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항목 관련문헌

정보 

과부하

(1) 소셜 미디어의 많은 정보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기가 어렵다.
Guo et al. (2020); 

Zhang et al. (2016)
(2) 소셜 미디어에서의 너무 많은 정보량은 늘 나를 산만하게 한다.

(3) 소셜 미디어의 많은 정보 중 극히 일부만이 나의 요구와 관련이 있다.

소셜 

과부하

(1) 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너무 많은 타인의 요청과 메시지를 받는다.
Guo et al. (2020); 

Lin et al.(2020)
(2) 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너무 많이 집중한다.

(3) 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타인의 동태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다.

시스템 

기능 

과부하

(1) 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나의 주요 사용 목적과 무관한 기능에 의해 주의력

이 분산되는 경우가 많다. Fu et al. (2020); 

Zhang et al. (2016)(2) 나는 소셜 미디어의 일부 새로운 기능이 소셜 미디어 사용의 어려움을 증

가시킨다고 생각한다.

(3) 소셜 미디어의 일부 기능은 나에게 너무 복잡하다.

피로

(1) 나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 가끔 지루함을 느낀다. Fu et al. (2020); Lin et 

al. (2020); Zhang et al. 

(2016)

(2) 나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 가끔 피로감을 느낀다.

(3) 나는 소셜 미디어의 새로운 알림에 관심이 없다.

(4) 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든 말든 관심이 없다.

불만족

(1) 나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 항상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Fu and Li (2022); 

Zhang et al. (2016)
(2) 나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 불쾌하다고 느낀다.

(3) 나는 소셜 미디어의 체험감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의도적

회피

(1) 나는 소셜 미디어를 일일이 확인할 시간이 없다. Clifford et al. (2008); 

Gadkari and McHorney 

(2012); Van den Bulck 

(2006)

(2) 나는 가끔 의도치 않게 소셜 미디어에서의 메시지를 회피한 적이 있다.

(3) 나는 피곤해서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4) 나는 급한 나머지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표 3> 측정항목

<표 4>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요인
적재값

Cronbach's α CR AVE VIF

정보 과부하(IO)
IO1 0.864

0.844 0.906 0.762
1.948

IO2 0.870 2.008
IO3 0.885 2.129

소셜 과부하(SO)
SO1 0.861

0.765 0.863 0.679
1.620

SO2 0.762 1.467
SO3 0.845 1.616

시스템 기능 과부하

(SFO)

SF01 0.764
0.770 0.867 0.686

1.276

SF02 0.878 2.421

SFO3 0.839 2.227

피로(F)

F1 0.832

0.792 0.863 0.613

2.065

F2 0.836 1.923

F3 0.741 1.652

F4 0.715 1.729

불만족(D)
D1 0.919

0.889 0.931 0.818
2.791

D2 0.913 2.818
D3 0.881 2.299

비의도적 회피(UA)

UB1 0.862

0.886 0.922 0.747

2.263

UB2 0.794 1.794

UB3 0.897 3.235

UB4 0.900 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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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판별타당도 결과

IO SO SFO F D UA

IO 0.873

SO 0.611 0.824

SFO 0.659 0.570 0.829

F 0.696 0.529 0.773 0.783

D 0.720 0.557 0.582 0.665 0.904

UA 0.656 0.653 0.582 0.700 0.655 0.864

* 대각선은 AVE의 제곱근 값

4.4 가설 검증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해 PLS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이용하였다.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

의성 평가를 위해 5000개의 부트스트랩 하위샘

플을 생성하여 각 가설에 대한 지지여부를 결

정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는 <그림 2>, 

<표 6>에 제시되었다. 피로의 R2 값이 0.659, 

불만족 0.580, 비의도적 회피 행동 0.553(0.26 

이상)으로 결과의 설명력은 높은 수준으로 평

가된다(Chin, 1998). 

소셜 과부하가 피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라는 가설 H2a, 시스템 기능 과부하가 불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H3b

를 제외한 가설 H1a, H1b, H2b, H3a, H4, H5, 

H6 총 7개 가설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

되었다. 정보 과부하가 피로와 불만족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1a, 

H1b), 소셜 과부하는 불만족에만 영향을 주고 

시스템 기능 과부하는 피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H2b, H3a). 피로가 불만족 

및 비의도적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H4), 불만족도 비의도적 회피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H5, H6). 

소셜 과부하가 피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H2a)과 시스템 기능 과부하가 불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3b)은 경로계수 각 0.018, -0.010; t값 각 

0.313, 0.109로 기각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셜 과부하는 피로에 영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소셜 

미디어 플랫품 이용자들의 특성 때문일 수 있

다．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이용자들에게 다양

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소셜 미디어 플랫

폼 이용자들은 타인의 소식이나 관련 알람이 

많아지는 것을 더 좋게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시

스템 기능 과부하가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새로운 기능

이 더 많은 이점을 가져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

나 기능 과부하는 자신의 관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지 소셜 미디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Fu and Li, 2020). 

한편, 시스템 기능 과부하는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피로를 통해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553,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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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가설 검증결과

연구가설 경로계수 t-값 결과

H1a 정보 과부하 → 피로 0.323*** 5.136 채택

H1b 정보 과부하 → 불만족 0.436*** 5.280 채택

H2a 소셜 과부하 → 피로 0.019 0.316 기각

H2b 소셜 과부하 → 불만족 0.142* 2.427 채택

H3a 시스템 기능 과부하 → 피로 0.550*** 10.388 채택

H3b 시스템 기능 과부하 → 불만족 -0.018 0.208 기각

H4 피로 → 불만족 0.301*** 3.759 채택

H5 피로 → 비의도적 회피 0.473*** 8.639 채택

H6 불만족 → 비의도적 회피 0.341*** 5.840 채택

*p ＜ 0.05; **p ＜ 0.01; ***p ＜ 0.001

* p ＜ 0.05, **p ＜ 0.01, ***p ＜ 0.001, ns: not significant

<그림 2> PLS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소셜 미디어는 양날의 검으로 적절하게 사용

되면 개인, 그룹 및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나 여러 출처에서의 정보는 정보 과

부하를 일으켜 부정적인 심리적, 행동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Dai et al., 2020). 본 연구는 소

셜 미디어 이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총 236부의 

설문 데이터를 수집하여 SOR 모델을 기반으로 

소셜 미디어 과부하에 대한 이용자의 피로와 

불만족 그리고 이용자의 비의도적 회피 행동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보 과부하는 

피로와 불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u and Li (2020)의 연구 결과

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또한 피로 및 불만족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도적 

회피 행동(Dai et al., 2020; Guo et al., 2020)뿐

만 아니라 비의도적 회피 행동에도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먼저 본 연구는 SOR 모델을 기반으로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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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플랫폼 회피 행동에 대한 분석을 확장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구체적인 회피 행동을 초래하는 요인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정보 과부하, 소셜 

과부하, 시스템 기능 과부하, 피로 및 불만족의 

관점에서 이용자의 회피 행동을 분석하는 연구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소셜 미디

어에서의 회피 행동에 대한 기존 연구를 확장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로 소셜 미디어 이

용의 의도적 회피에 중점을 둔 선행연구와 달

리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과부하에 따른 이용

자들의 피로와 불만족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용의 비의도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

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관리자 및 마케터에게 몇 가지 실무적 지침을 

제공한다. 먼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회피 행동에 대한 영향 요인에 대해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는 플랫폼이 이용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연구 결

과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피

로와 불만족은 비의도적인 회피 행동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

히 소셜 미디어 과부하 중 정보 과부하는 이용

자의 피로와 불만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된다. 플랫폼 운영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정보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컨텐츠 

필터링 및 차단과 같은 적절한 기능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적당한 

양의 컨텐츠를 푸시하여 양질의 이용자 경험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소셜 미디어 마

케팅 차원에서 과도한 광고는 도움이 되지 않

을 수 있으며, 오히려 잠재적인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소셜 미

디어에 게시되는 광고 및 컨텐츠의 빈도와 양

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소셜 미디어 과부하 중 소셜 과부하는 

불만족에는 영향을 미치나 피로에는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며 시스템 기

능 과부하는 피로에 영향을 미치나 불만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달리 해석해 보면 소셜 미디어 플랫

폼의 정보 과부하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면 

소셜 과부하로 인한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 맞춤형 기능과 같은 시스템 기능

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다면 불만족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아 설문 응답자들이 고려하는 소셜 

미디어가 각기 다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특정하거나 다른 플랫폼

에서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도 연구결과

의 일반화를 위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 심리와 관련 피

로와 불만족 요인만 고려하고 있다. 향후 연구

에서는 소셜 미디어 회피에 미치는 보다 다양한 

영향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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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Social Media Overload on Users' Unintentional 

Avoidance Behavior

Qiao, Xin․Oh, Se Hwan

Purpose

Digital platforms, together with the innovative technologies of modern society, are accelerating 

the digital innovation of the entire economy and society. Although social media platforms are 

gradually integrated into daily life, due to social media overload, users limit their use of the platform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or eventually choose to stop using it. In the context of social media 

platfor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effects of information overload, social overload 

and system function overload on users' unintentional avoidance behavior, mediated by fatique and 

dissatisfac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influence of social media overload characteristics on users' 

unintentional avoidance behavior of platform utilization using the S-O-R framework. Data from 

236 Chinese social media users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nd the hypotheses 

were validated by evaluating the research model using the SmartPLS 4.0 program using Partial 

Least Square (PLS) method.

Findings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 based on the S-O-R model, first, it is confirmed that 

information overload and system feature overload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fatigue. 

Second, this study finds that information overload, social overload and fatigue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dissatisfaction. Thirdly, fatigue and dissatisfaction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unintentional avoidance. In addition, social overload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fatigue, 

while system feature overload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dissatisfaction.

Keyword: Digital Platform, Social Media Overload, Unintentional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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