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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of Social Media

Avoidance and Switching Intention

by Wang, Xue.

Advisor : Prof. Park, Sun-Hee, Ph.D.

Dept. of Journalism Communication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Social media breaks the restrictions of time and space, making it possible

for users to share and circulate information, and to form and maintain

relationships. However, the increasing use of social media sometimes makes

users feel pressured and fatigued, and the constant relationship maintenance

through social media can cause problems such as negative reputation and

isolation. Moreov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nline has a lot of

issues, for example the protection of privacy. While these problems and

frustrations cause users to evaluate social media negatively, users are

reliant on it for relationship forming and maintenance; thus, users have no

choice but to use social media. Therefore, when rejecting social media,

users are not only rejecting the use of social media, but they tend to avoid

it through various methods or switch to other social media services.

Through the interaction of social media as media, social media users, and

social media use, this study explores how social media avoidance behavior

and social media switching intention are effected by negative social media

eval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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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social media evaluation can be explained by factors in both

personal and social life. In one’s personal life, mental and physical fatigue

related to social media, anxiety that other people are watching or spying on

them, or privacy exposure can be issues that result in a negative

evaluation of social media. When it comes to social life, anxiety about

negative reputation and isolation are important factors in how users see

social media.

Social media avoidance is made up of cognitive avoidance of social media

newsfeed, social avoidance of interaction with others, and mechanical

avoidance of social media. Cognitive avoidance is the avoidance of

information overflow on social media; social avoidance is the avoidance of

the maintenance of easy-to-form and shallow relationships; and mechanical

avoidance is the avoidance of social media use by controlling the use of

electronic device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social media users’ disposition, media

perception, and social media use on social media dependency and negative

evaluation of social media. When it comes to social media users`

disposition, the factors of extroversion, social liability, and indifference

towards others and society are explored in detail. In the case of the

perception of social media characteristics, the factors of relative advantage,

perceived complexity, the degree of perceived risk, and the level of social

media dependence are examined in depth. In addition, the effect of negative

social media evaluation on social media avoidance and social media

dependency are explained.

This study addresses eight research questions based on the issues

mentioned above.

RQ1. What kind of effect does social media users’ disposition hav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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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media overdependency?

RQ2. What kind of effect do media characteristics have on social media

overdependency?

RQ3. What kind of effect does social media users’ disposition have on

the negative evaluation of social media?

RQ4. What kind of effect do media characteristics have on the negative

evaluation of social media?

RQ5. What kind of effect does social media overdependency have on the

negative evaluation of social media?

RQ6. What kind of effect does negative evaluation of social media have

on social media avoidance?

RQ7. What kind of effect does the negative evaluation of social media

have on social media switching intention?

RQ8. What kind of effect does social media avoidance have on social

media switching intention?

To find the answer to the above questions, 500 people above ten years

old who have experience using Facebook in Korea were asked through an

online survey.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negative evaluation of social media is

definitely affected by users` disposition, media characteristics, and social

media overdependency. As a one-person media,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media as a personal media are stressed. The negative evaluation of social

media differs according to users` disposition, media characteristics, and

social media overdependency. Even though the same social media is used,

social media dependency is effected by users` disposition and media

characteristics. Mental or physical fatigue, the perception of information

security problems such as privacy invasion, the degree of anxiety to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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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negative evaluation of self are all influenced by users’ disposition,

media characteristics, and social media overdependency. Also,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subjective alienation felt between people who are friends

on Facebook.

The main reason for social media avoidance and social media switching

intention lies in the negative evaluation of social media. Users are not

simply not using social media but are avoiding social media through

various methods. Thus, social media avoidance behavior is influenced by

the evaluation of social media.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nd their significance are the following.

Firstly, the use and evaluation of social media are influenced by user`

dispos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are influenced by social

media’s various characteristics. Although social media is a communication

channel for various people, at the same time it is a service that causes

pressure and anxiety about privacy invasion in social situations. So the

evaluation of social media characteristics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users` disposition.

Secondly, the content of the negative evaluation of social media is

effected by users’ perception of social media characteristics. The perception

of media characteristics has an effect on social media during the early

stages of media use. The results show that not only during the early

stages of use but during most of social media usage the evaluation of

social media differs based on media characteristics.

Thirdly, the reason for the negative evaluation of social media lies in

the overdependency on social media in personal and social life. People who

are overdependent on social media know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sides of social media well, so their evaluation of social media tends to b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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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ly, the method of social media avoidance and social media switching

intention are influenced by which side of social media one focuses on and

evaluates. Out of the factors of negative social media evaluation, social

media fatigu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explains social media

avoidance and social media switching intention. Users who feel fatigued

show less interest in others and they not only avoid social activities such

as maintain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sharing with them, but also

show mechanical avoidance towards social media usage and strongly want

to switch to other social media. The most basic reason for using media is

relaxation and recreation; in other words, people’s motivation for using

media is entertainment. If media cannot provide such function but causes

mental pressure, physical problems, and fatigue to users, the users

naturally avoid this media and find another one to fulfill this function.

All in all,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media and its users, social media

dependency, evaluation of social media, and user behavior should be

examined to fully understand social media. Evaluation of social media and

its avoidance can help explain and predict social media switching intention

and the appearance and decline of various social media services.

Keywords: social media, users’ disposition, media characteristics, social

media overdependency, negative evaluation of social media,

social media avoidance, social media switching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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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문제제기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s, 이하 SNS)는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웹2.0의 가치를 구현한 서비스이다. 높은 접근성과 온라인상에서 확

장 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SNS는 이용자들에게 다른 이용자와 사적 정보, 사

진, 음악, 동영상 등 정보를 공유하고 유통하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

및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준다(Kaplan & Haenlein, 2010; 김동태, 2013). 시공간

을 초월하여 즉각적이고 파급력이 강한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SNS는 세계 각국에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사교나 인맥 형성 및 확

장, 정치 커뮤니케이션, 대안적 언론, 소셜커머스, 선거운동, 소셜다이닝 같은

문화적 활동 등에 폭넓게 활용되면서 여러 연구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가 형성하는 사회연

결망은 사회적 관계 맺기, 평판, 추천 등의 기능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

성을 제고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 메커니즘이며 이

용자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제공한다(이호영·김희

연·정부연·장덕진·김기훈, 2011).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지인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오프라인 관계를 유

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 있다(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김유정, 2013). 또한 사적인 정보나 사진, 음악, 동영상을 공유

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

성하고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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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SNS가 인맥 관리의 편리한 도구로 장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상에서 열린 소통 공간으로서 쉽게 타인과 접속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

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깊이 없는 관계의 확장, 용이한 개인 정보제공과 탐색

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로 이용자에게 적지 않은 거부감을 주는 단점도 있다

(박재진·황성욱·박홍원, 2013).

또한 SNS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량의 과부하 문제, 관계 맺기 과정에서의

관리부담, 그리고 인격모독이나 명예훼손적인 표현 등 SNS에 대한 부정적 감

정이나 저항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SNS 이용자 수가 감

소하고 있고, SNS 이용과정에서 생기는 부정적 평가로 인해 SNS 이용 자체

를 회피하거나 다른 매체로 전환하는 의도를 갖게 되기도 한다(곽기영·김효준,

2011; 김경달·김현주·배영, 2013; 김동태, 2013; 이현지·정동훈, 2013a).

이처럼 SNS의 확장과 더불어 역설적으로 이용자들이 다양한 대화채널을 관

리하는 데 피로를 느끼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지인들의

댓글이나 메시지를 확인하고 응답을 하다보면 업무는 물론 휴식 시간도 방해

를 받게 된다고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스마트폰 기기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의 개인 생활을 침해받으며

SNS에서의 인맥을 관리해야하는 부담감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

하는 개념인 디지털 피로감(digital fatigue)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기

기의 사용이나 연결, 컨텐츠의 공유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김명수·이동주, 2012).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SNS를 이용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

르면 SNS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은 개인정보의 유출, 상대방의 메시지에 지속적

으로 반응해야 하는 부담감, 지속적인 업데이트의 어려움, 그리고 타인의 비난

이나 악플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 결과 이용자의 65.5%가 소셜미디어

운영을 그만두거나 폐쇄를 한 적이 있고, 51.7%는 이웃, 친구, 일촌 등과 관계

를 끊거나 언팔로우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쿠르트>, 2011. 3. 14).

잡코리아 알바몬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SNS 이용’ 설문조사에서도 SNS를 이용

해 본 적이 있는 학생이 91.4%인데 이들 중 15.2%가 ‘더 이상 SNS를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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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답했고, 대학생의 63.1%는 ‘SNS에 피로감 혹은 부담감을 느낀 적이 있다’

고 답했다. 특히 남학생(59.0%)보다 여학생(67.5%)이 SNS에 피로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들 중 20.2%는

‘사생활이 너무 노출돼서’를 이유로 꼽았고 ‘누군지도 모르거나 그다지 친분 없는

사람들의 친구 요청을 받아서’(16.1%), ‘시간이 많이 투자되어서’(15.3%) 순의 이

유로 SNS 이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쿠르트>, 2013. 8. 2).

이처럼 SNS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는 SNS에 자주 접속하면서 시간

을 낭비하거나 관계유지의 부담감을 느끼거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이용자들이 상당수임을 확인하게 한다. 몇몇 선행 연구들은

SNS상의 자기노출, 프라이버시 침해, 기회비용, 평판 등 문제로 SNS 스트레

스와 SNS 피로감이 유발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곽기영·김효준,

2011; 김명수·이동주, 2012; 이현지·정동훈, 2013b; 김경달 외, 2013). 그리고

SNS 스트레스와 SNS 피로감이 SNS의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곽기영·김효준, 2011; 김명수·이동주, 2012; 이현지·정동훈, 2013b).

즉 SNS 피로감과 SNS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SNS의 지속적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온라인 공간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편리한 도구

이지만 과도하게 SNS에 의존하면 이용자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몇몇 선행연구는 SNS의 네트워크 유형이나 이용자의 이용 유형 및

애착 정도의 차이에 따라 이용자가 주관적 행복감이나 고독감을 느끼는 정도

가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금희조, 2011; 김봉섭·박시현, 2014). 주로 관계유지,

이미지관리, 사회적 압력, 타인탐색 등의 목적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경우

페이스북에 대한 의존 경향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주관적 행복감이 떨어지고

고독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김봉섭·박시현, 2014).

이런 현상들은 SNS 이용이 긍정적 소통 기능 외에 역기능과 부정적 측면도

많이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 측면 때문에 이용자가 SNS

를 회피하고 다른 매체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갖게 된다면, 그 요인을 구체적

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SNS 회피 및 전환행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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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미디어 이용이나 정책 등을 보완하거나 이를 새로운 미디어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현지·정동훈, 2013b).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SNS에

대한 스트레스나 피로감이 SNS 이용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만 주목

하였다. 즉, 이용자가 이런 부정적 영향을 갖고 앞으로 SNS를 이용할 것인가,

이용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을 뿐 SNS에 대한 이런

회피 행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형성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 연구는 SNS 이용을 둘러싼 여러 요

인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어떤 요인이 이용자에게 SNS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을 형성하게 하며 그것이 SNS 회피행위와 SNS 전환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학술적으로 엄밀히 정의되지 않은 SNS 회

피라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개념화하여 이용자들의 SNS 회피 행위를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SNS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크게 SNS를 무비판적으로 환영하는 기술주의

유토피아적 관점과 SNS를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이윤을 추구하려는 시장주의

적 관점으로 대표된다(이호영 외, 2011). 그러나 실제 SNS 이용의 측면에서

SNS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 SNS 회피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부인하

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고려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많은 미디어가 부침을 거듭하였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현

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이용자들은 그 미디어가

가진 특성에 주목하였고 어떤 사람은 해당 미디어를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이용

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수많은 연구들은 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의 특성이나 다른 미디어와의 경쟁 등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해왔다. 특히

미디어대체이론은 미디어 이용시간의 유한성으로 생겨나는 미디어 이용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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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을 둘러싼 여러 매체간 경쟁에 집중하였고(손승혜, 2005), 적소이론은 다

양한 미디어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어떻게 적재적소에서 미디어를

이용하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춰왔다(Dimmick, & Rothenbuhler, 1984;

Dimmick, Dobos, & Lin, 1985; Dimmick, Patterson, & Albarran, 1992). 그

런데 이러한 연구관점은 이용자들이 매체간 경쟁상황에서 어떤 매체를 선택하

여 이용하는가를 밝히는 데 주목하였을 뿐 특정 매체를 이용하면서도 이용 자체

를 조절하거나 회피하고 나아가 다른 매체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

해서는 간과하였다. 즉 그동안의 연구들은 이용자들의 미디어 선택 및 이용에 주

목한 반면 미디어 이용 중단이나 회피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미디어가 증가하면서 미디어 이용을 회피하

거나 중단하고 다른 미디어로 전환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어떤 미디어보다 빠르게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내는 SNS의 경

우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SNS는 연결된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가치가 배가 되는 개인 중심의 사적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SNS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사회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서양 사회보다 집단의 동질

성과 유대를 강조하는 집단주의 성향이 크며, 개인의 행동기준을 개인 자신에

게 두기보다는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두는 경향이 심하고(최재석, 1982),

인맥관리나 관계 자본은 한국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이재열·

남은영, 2008) SNS 이용의 불가피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SNS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용자들은 사생활 침해나 네트워크 유지 관리의 부

담감,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의 상실, 네트워크로부터의 소외감 등을 경험하

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은 이용자 개인의 성향이나 SNS에 대한 인식, 이

용방식 같은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SNS의 경우 SNS 이용이나 비이용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 못

지않게 SNS를 회피하고 다른 SNS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

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매체 환

경에서 SNS 회피 및 SNS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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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쇠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SNS 중에서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라는 소셜네트워킹 본

연의 특성을 구현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페이스북

과 더불어 대표적 SNS 중 하나인 트위터가 사교적 목적보다는 정보적 목적으

로 이용되고 있는 데 반해(Johnson & Yang, 2009; 심홍진·황유선, 2010), 페이

스북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인들과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를 형성하는 등 사교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Lampe, Ellison, Steinfield,

2006).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맺어진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 관리하는 데 부

담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이는 페이스북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Sheldon, Abad, & Hinsch, 2011).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SNS 이용자가 SNS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회피

행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용자 측면, 미디어 측면, 그리고 SNS 과

잉의존의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최근에 SNS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SNS 피로감을 중심으로 이

루어졌다. SNS 피로감 형성요인은 주로 SNS에서 정보 과부하 문제, 개인의

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프라이버시 문제, SNS의 사용과정에 투입해야 하는 시

간과 노력인 기회비용, 나에 대한 평판에 신경을 씀으로써 발생하는 심리적,

신체적 피로감 및 스트레스 유발 등이다(곽기영·김효준, 2011; 김경달 외,

2013; 김명수·이동주, 2012; 이형지·정동훈, 2013b). 이런 요인으로 발생하는

SNS 피로감은 이용거부나 매체전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지·최홍규·김성태·안미선·이유민, 2012; 이현지·정동훈, 2013a, 2013b).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정보 과부하, 프라이버시, 기회비용, 평판인

식 등으로 인해 형성되는 SNS 피로감을 SNS의 부정적 평가 가운데 하나로

접근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SNS 피로감은 이용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심리

적 혹은 신체적 피로감일 뿐이기 때문이다. 대신, SNS 부정적 평가의 형성 요

인으로 이용자의 특성과 미디어의 특성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하고자 하는데,



- 7 -

SNS는 일반적 대중 매체와 달리 이용자 개인을 더 강조하는 개인 중심적 1인

미디어이며(김현정·손영곤, 2013), 인맥 형성 및 관리 기능을 강조하는 사회관

계 유지 미디어이기 때문에 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논하려면 이용자 특성

과 미디어 특성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

자의 미디어 이용 정도에 따라 미디어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Lin & Tsai, 2002) 이 연구에서는 부정적 평가의 요인으로 SNS 과잉의존 변

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연구는 이용자 개인 특성인 이용자 성향 차원, 미디어 특성에 대

한 인식 차원, 그리고 SNS 과잉의존 등 요인이 SNS 부정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SNS 부정적 평가가 SNS 회피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SNS 전환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

하고자 한다.

그런데 SNS 회피 개념에 대해 학술적으로 엄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SNS

사용과정에서 생기는 부정적 측면, 즉 ‘SNS 회피’를 개념적으로 탐색하고 SNS

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회피 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SNS 회피 행위는 뉴스피드에 대한 인지적 측면, 타인과의 사교적 측면,

SNS 접속 및 이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인지적 회피, 사교적 회피, 기계적 회피

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즉 SNS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정보에 대한 회피

행위인 인지적 회피, 손쉽게 형성되는 깊이 없는 인간관계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사교적 회피, 그리고 기계적 수단으로 SNS 접속을 회피하는 기계적 회

피 등으로 회피 행위로 구분한다. 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SNS 회피 행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SNS 전환의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용자의 성향에서는 외향적 성향, 사회적 부채감, 사회 및 타인

에 대한 무관심, 미디어 특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상대적 이점, 지각된 복잡성,

지각된 위험, 그리고 SNS 과잉의존이 SNS 부정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 평가가 SNS 회피 행위와 SNS 전환의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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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아래와 같이 모두 5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은 서론부분으로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그리고 논문의 구성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제 2장은 기존논의 검토 및 이론적 배경에 대해 다룬다. SNS 회피와 SNS

전환의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이 연구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SNS 회피에 대한 개념을 검토한다. 그리고 SNS 회피와 SNS 전환의도

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개념들인 SNS 이용자 성향을 구성하는 외향성, 사회

적 부채감, 사회 및 타인에 대한 무관심 등 세 가지 변인과, 미디어 특성에 해

당하는 상대적 이점, 지각된 복잡성, 지각된 위험의 세 가지 변인, 그리고

SNS 과잉의존 변인을 개념적으로 설명한 후 이들 변인들이 SNS 부정적 평가

구성요소인 SNS 피로감, 사생활침해, 평판우려, 소외감 등 핵심적인 분석개념

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여 논의한다.

제 3장은 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분석대상 및 조사 방법 등 연구설계에 대해 설명한다.

제 4장은 이 연구의 목적인 SNS 회피 및 전환의도와 SNS 부정적 평가에

대한 이용자 성향, 미디어 특성, SNS 과잉의존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고 결과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제 5장 결론부분에서는 이 연구의 분석결과의 요약과 이 연구

시사점 그리고 한계점 및 제언에 대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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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존 논의 검토 및 이론적 배경

제1절 SNS 회피와 SNS 전환의도에 대한 개념화

1. SNS 회피에 대한 개념화

새로운 매체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는 주로 매체 이용 동기나 매체 이용을

통해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런데 매체는 이용자에게 효율적 이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부정적 영향

도 미친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인 SNS도 이용자에게 편리한 기

능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부정적 감정이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로 인

해 SNS 회피 현상이 생길 수 있다.

SNS 회피는 SNS 비이용과는 다르다. SNS 비이용은 SNS의 기술적 특성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SNS 이용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SNS의 기능

적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SNS 이용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능동적

으로 SNS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SNS 회피는 SNS의 미디어 특성

을 활용하여 SNS를 이용한 후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 때문에 다

양한 방식으로 SNS 이용을 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회피’연구는 SNS뿐 아니라 기존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도 행해진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회피 개념은 면대면 커뮤

니케이션 연구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버군(Burgoon, 1976, p. 60)은

커뮤니케이션 외면(unwillingness-to-communicate)를 “구두(oral) 커뮤니케이션

을 피하거나 가치 없게 여기는 지속적인 경향”으로 정의하고, 이를 두 가지 차

원으로 제시하였다. 그 중 하나인 접근-회피(approach-avoidance) 성향은 대인

적 접촉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다. 접근-회피 요인의 경우 불안, 내향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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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urgoon & Hale, 1983). 다른 하나인 보상(reward) 차원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신을 찾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타인과의 상호작

용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치가 없

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일컫는다(Burgoon & Hale, 1983).

매스미디어, 이동전화와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이용에 관한 후속연구

들에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회피 성향은 매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요한 수용자 변인으로 파악되었다(Armstrong & Rubin, 1989;

Papacharissi & Rubin, 2000; 배진한, 2002).

이와 비슷하게 광고 분야에서도 광고 회피 개념을 정의하는데 광고회피란

광고매체에 노출된 수용자들이 광고 내용에 노출되는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말한다(Speck & Elliott, 1997, p. 61). 광고회피에 관한 연

구들은 광고회피 행위를 인지적 회피, 기계적 회피, 행동적 회피 등 세 가지로

나누었다. 즉 광고를 무시하는 행동은 인지적 회피, 기계적 수단을 통해 광고

를 거르는 것은 기계적 회피, 광고가 뜨면 사라질 때까지 다른 행동을 하거나

방에서 떠나는 행동(TV 광고)이나 광고를 제거하는 행동(잡지, 신문광고)은

행동적 회피이다(Speck & Elliott, 1997).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SNS 회피를 이용자들이 SNS 이용과

정에서 SNS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SNS 이용을 피하려고 하는 행위로 정의

하고자 한다. 즉 이용자들이 SNS에 대해 부정적 감정이나 부담감을 갖고

SNS의 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SNS 회피 행위이다.

SNS는 기존의 대중 매체와 달리 이용자들이 개인 중심의 정보 습득 및 공

유, 인맥 형성 및 관리 등 정보 추구와 사교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를 고려하

여 이 연구는 SNS회피를 정보에 대한 인지적 회피,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관

련한 사교적 회피, 그리고 기계적 기능을 통해 SNS 이용 자체를 꺼리는 기계

적 회피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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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적 회피

SNS 인지적 회피(cognitive avoidance)란 SNS 메시지가 수신되었을 때 내

용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이다. 가령 페이스북의 경우

뉴스피드의 양이 너무 많거나 뉴스 피드의 내용에 관심이 없을 때 뉴스피드를

읽지 않고 넘기는 행위가 바로 인지적 회피이다.

광고 분야에서 인지적 회피는 광고를 무시하는 행동을 일컫는데(Speck &

Elliott, 1997) 인터넷 광고 회피의 경우 인지적 회피는 주로 전자우편이나 웹

사이트 사용중 광고에 노출되는 경우 광고를 무시하거나 별 생각 없이 보는

것을 의미한다(홍종필, 200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광고 분야와 비슷한 관

점에서 SNS 이용자가 SNS를 무시하는 행위를 SNS 인지적 회피라고 정의

한다.

페이스북을 포함한 전체 SNS에서 생성되는 온라인 정보는 ‘정보의 홍수’라

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그 양이 증가하고 있다(김희연·오주현,

2012). 이 때문에 폭주하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데 많은 이용자들이 스트레스

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직장인 4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56.7%(253명)의 직장인이 SNS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91.4%의 대학생 63.1%도 사생활 노출과 시간 낭비 등의 문제로

‘SNS에 피로감 또는 부담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프레시안>,

2014. 5. 14).

SNS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이용자들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매체 특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SNS 친구들은 수분 혹은 수초 단위로 자신이 어디에

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어떠한지를 계속 올릴

수 있다. 이를 통해 SNS에 엄청난 정보량이 유입된다. 또한 SNS 이용은 개인

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한 시의적절한 새로운 정보 수취를 익

숙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SNS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좁은 이용자조차도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을 초과하는 방대한 메시지나 정보의 양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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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Hong, Dan, & Davison, 2011). 이러한 정보과부하 문제로 이용자가

뉴스피드에 대해 부담감이나 부정적 태도가 생김으로써 SNS 뉴스피드에 대해

인지적 회피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들이 타임

라인을 본 횟수인 트위터의 타임라인 뷰는 2013년 3분기 1천590억 건에서 올

해 4분기 1천480억 건으로 7% 감소하였다(<시사IN>, 2014. 2. 7).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인 합리적 선택 이론은 합리적 무관심이

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이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며 저장하는 과정에

서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초과할

경우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된다고 설명한다(Oh & Lucas, 2006). 즉 비용과 보

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비교해 봄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관심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정유정, 2009). 합리적 무관심이 증가하는 원인은 두 가

지가 있다. 즉 이용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드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 자원, 인지적 정보 처리 능력의 한계를 갖게

되면 합리적 무관심이 증가하는 것이다(Lee, Chen, Levy, Kauffman, &

Bergen, 2006). SNS의 경우 이용자들이 수많은 정보들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

용이 얻게 되는 보상이나 이점보다 크다고 지각하면 인지적 회피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트위터 이용자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타임라인에 올라온 트윗을

확인하는 비율이 20% 이하’라는 응답(28.8%)이 가장 높았고, 응답자의 54.5%

는 관계를 끊은 경험이 있으며 이들이 관계를 끊는 주된 이유는 바로 ‘너무

많은 트윗을 날릴 때’(34.6%)였다(이호영 외, 2011).

SNS에서 유통되고 있는 메시지나 정보들이 이용자의 정보처리능력을 초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이런 메시지들을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회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정보는 이용자에게 짜증

이나 피곤함 같은 부정적 느낌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태도나 감

정은 SNS 자체를 회피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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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교적 회피

페이스북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편리하고 용이한 적극적 측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은 SNS 사교적 회피 행위를 하게 된다. 페이스북 등 SNS에서

타인과의 교류나 관계 형성 자체를 회피하거나 타인의 동태나 뉴스피드에 대

해 적극적으로 반응해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담벼락만 이용하는 행위를 사교적

회피(social avoidance)라고 할 수 있다.

SNS 중에서 특히 페이스북은 가장 대표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모델로

쌍방향 친구 관계 맺기를 통해 인맥을 형성하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SNS의 사

교적 기능을 보여주는 서비스이다(이상호·고아라, 2013). 페이스북은 마이크로

블로그인 트위터와 달리 친구관계 맺기를 신청하고 수락하는 과정을 통해야

서로 페이스북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서로 친구관계가 된 이용자는 자신

이나 페이스북 친구의 담벼락에 글, 사진 등을 올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올

린 내용도 볼 수 있으며 댓글도 달 수 있다. 또한 “좋아요(like)” 추천버튼을

클릭해서 다양한 공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서로 관

계를 맺으며 인맥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페이스북 이용유형에 관한 연

구에 따르면, 인맥관리 목적의 이용이 가장 많아 이용자가 페이스북을 사용하

는 주요 목적이 인맥 형성 및 관리임을 알 수 있다(천민지·이주환, 2014).

이처럼 페이스북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편리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페이스북과 같은 SNS상에 형성하는 관계에 대해 의문을 갖

고 있다(Boyd & Heer, 2006; Turkle, 2011). SNS상에서 갈등 없는 즐거운 경

험만 있는 인간관계를 진지한 관계라고 할 수 없으며 많은 인간관계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임영호·김

은미, 2011).

SNS에 형성된 이러한 가벼운 관계는 ‘친구’의 개념까지 바꾸었다(Boyd &

Heer, 2006). 페이스북에 ‘친구’ 요청을 하고 수락을 받으면 이용자간 바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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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가 형성되며 서로 담벼락에 있는 정보, 동영상, 사진, 심지어 타인이

나에게 보낸 댓글까지 서로 공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보 공개와 공유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친구’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

며 관계의 깊이가 얕고, 그 정도가 훨씬 가볍다. 따라서 많은 이용자들은 SNS

를 통해 인맥 관리 및 형성이 편리한 점은 있지만 온라인상의 인간관계에 대

해 가볍고 위험성도 있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매일신문>, 2011. 3. 5).

SNS에서는 관계를 형성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그러므로 이용자가 SNS 상의 관계 유지 과정에서 생기는 관리부

담 및 ‘관계의 과부하’와 같은 부정적 평가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다(김은미·이동후·임영호·정일권, 2011)1). 페이스북은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도

구지만 페이스북을 통한 소통이 현실에서의 소통을 방해하기도 하고 현실의

경험을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이용시간을 줄이는

등 SNS에서 타인과의 관계 맺기 같은 사교적 행위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3) 기계적 회피

SNS 기계적 회피(mechanical avoidance)는 주로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SNS 접속을 회피하는 행위이다. SNS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에

게 이용자들이 게시하는 콘텐츠를 수시로 알려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용자

들 간의 장벽 없이 언제든 어디에 있든 연결해주는 기능이다. 그러나 이러한

항시적 연결성은 사생활 침해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받

지 않도록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을 갖고 싶은 이용자는 기계적 수

단으로 SNS의 알리기 기능을 일부러 차단함으로써 SNS 접속 자체를 회피하

1)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인류학자인 로빈 던바는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수를 추정했다

(Dunbar, 1993). 그는 1990년대 초에 침팬지 원숭이 등 영장류의 사교성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연

구 결과에 따르면 대뇌의 ‘신피질’이 클수록 교류하는 친구가 많으며, 인간의 신피질 크기에 따라

친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최대 150명이라고 주장했다. 즉 사회적 관계를 제대로 유

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150명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친교수의 제한을 받는 이용자들

은 오프라인에서 친교수가 많으면 온라인에서 인맥 형성 및 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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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예를 들면 알림 끄기 기능을 설정하여 메시지가 도착하더라도 즉각

적인 수용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바로 기계적

회피이다. 페이스북에서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용자 중 수시로 많은 사

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그 정보들이 재미없고 의미도 없는 정보이면 그

친구의 뉴스피드를 수신 차단하기도 하는데, 이런 행위도 기계적 회피라고 할

수 있다. 기계적 회피는 SNS 회피행위 중 가장 강도가 큰 회피 행위라 할 수

있다.

SNS는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SNS 기계적 회피

는 일종의 이용거부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용자가 SNS의 정보공유, 사

회참여, 친구와 교류, 관계 맺기(김위근·최민재, 2012; 김유정, 2013; 2011; 윤승

욱, 2011; 최영·박성현, 2011) 등 긍정적 측면보다 프라이버시 침해, 평판인식,

관리, 이용, 사회관계의 부담(곽기영·김효준, 2011; 이현지·정동훈, 2013b) 등

부정적 측면을 높게 인지하면 SNS의 접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런데 SNS 기계적 회피는 이용 자체를 거부하는 SNS 중단 행위와는 구분

된다. SNS는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SNS

이용을 중단하지 않고도 SNS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접속시간이나 간격

등을 통제함으로써 SNS 접속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

구하고 SNS 기계적 회피는 이용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SNS로 인한

부정적 평가가 증가하는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SNS를 회피할 수 있지만 SNS

접속을 회피하거나 이용 자체를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SNS 전환의도에 대한 개념화

마케팅 분야에서 전환의도는 고객유지나 재구매 의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현재 사용하는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를 말한다(Jones,

Mothersbaugh, & Beatty, 2002). 전환의도는 전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유발적인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환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의 표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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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반적으로 전환의도가 강할수록 전환행동을 실행할 확률이 높다(Ajzen,

1991). 그러나 반드시 경쟁 상품이나 서비스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상

품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완적으로 전환행동이 나

타나기도 한다(Lattin & McAlister, 1985). 즉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 전환행동을 보이

는 것이다. 요컨대 전환행동은 단순하게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다

른 서비스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서로 보완하여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환의도는 이러한 전환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적 요

인이라고 볼 수 있다(Chen, Dong, Kevin, Sridhar, & Sanjeev, 2008).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매체간 경쟁이 심한 다매체 환경에서 이용자는 능

동적으로 미디어를 선택하여 이용한다.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이용

자들은 기존 미디어 이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미디어로 대체하기도 하고

(Baker & White, 2011),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보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존미디어

의 대체이든 보완이든 이것을 추동하는 요인은 새로운 미디어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의도라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미디어가 존재하고 손쉽게 다른

미디어로 전환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이용자의 부정적 평가가 증가하게 되면 다른 미디어로 전환하려는 의

도 역시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 매체를 사용하려는 의지가 감

소하며 이용 자체를 중단하고 이용하기 더 편리하고 기능이 더 강화된 매체

나 서비스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유형의 SNS

등장으로 이용자의 선택이 넓어진 상황에서 SNS 간에 대체 가능성도 높아졌

는데, 사용중인 SNS를 부정적이라고 인지하고 회피할 경우 해당 SNS를 사

용하지 않거나 다른 미디어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이현지·정동훈,

2013a, 20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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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SNS 부정적 평가의 영향요인

일반적으로 특정 미디어를 이용하는 데는 이용자 개인의 특성과 미디어 고

유의 매체적 특성, 그리고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작용한

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미디어 이용경험이 형성되며 미디어 이용경험

은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낳게 된다. 특히 다양한 정보나 의견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개인 매체이자 인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사교

매체이고, 대중매체와 달리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콘텐츠를 생산 유통하는 플

랫폼인 SNS에서는 이용자 개인의 특성이나 미디어에 대한 인식, 미디어 이용

경험이 SNS에 대한 평가 및 지속적인 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용자 성향과 미디어 특성, SNS 이용특성이 SNS 부정

적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SNS 회피

행위 및 전환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이용자 성향

SNS 확산 초기에 하기타이(Hargittai, 2007)는 SNS 이용의 심리적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대학생 사용자들은 학교에서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

요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온라인에서도 동창들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

으며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이 적은 사람은 온라인에서의 활동도 적다는 것을

밝혔다. 이런 연구결과는 개인중심의 사교매체인 SNS에서 이용자 개인속성이

SNS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SNS는 이용자들이 서로 연결하여 정보를 주고받은 과정에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부담을 가질 수 있고 사회 이슈 및 다른 이용자

들의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SNS 이용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용

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부채감이나 사회 및 타인

에 대한 무관심 같은 이용자 성향이 SNS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인식과 SNS

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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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향성

SNS는 이용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공동체를 만들며, 자신의 과거

와 현재의 경험을 기록하고자 하는 인간 욕구의 융합체이다(Gurak &

Antonijevic, 2008). SNS는 제한된 시스템 안에서 개인의 프로필을 공적 또는

사적으로 공개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대인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고

시스템 내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관계망을 보거나 연결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Boyd & Ellison, 2008). 특히 SNS는 이용자 개인을 강조하는 개인 중심

의 1인 매체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는 SNS에 대한

평가나 이용, 이용회피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이용 동기나 행위를 설명하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 중 주요 개

념이 바로 외향성이다. 이용자가 내향적 성격인가 외향적 성격인가에 따라 매

체 선호도와 매체 풍요도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있다(배진한, 2005; 황하성·이

옥기, 2009). 일반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회적이고 사교적이며 상대방의

반응이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리치 미디어(rich media)에 대한 선호도를 갖

고 있는 반면에 내향적 사람들은 비사교적이며 매체 활용에도 소극적이다

(Eysenck, 1991; Russ, Daft, & Lengel, 1990).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더 넓으며 상호작용의 수준이 높고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능력이

더 뛰어나다(Anderson, John, Keltner, & Kring, 2001).

개인의 이름과 관련 개인 정보를 밝히는 SNS는 개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교류하며 자신의 인기를 확인해주는 매체이

기 때문에(Back, Stopfer, Vazire, Gaddis, Schmukle, Egloff, & Gosling, 2010)

이용자의 성격에 따라서 자기표현의 정도와 활동 수준,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 등에 차이가 있다(Acar, 2008). 즉 사교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외향적 사람일수록 페이스북의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훨씬 폭넓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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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외향적 성격은 모바일 SNS 애착의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회관계를 온라인에도 확장

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성을 강화하며(이항우, 2009), SNS에 더 많은 애착을 보

인다(최세경·곽규태·이봉규, 2012). 그러나 박재진 외(2013)의 연구에서는 이용

자의 외향성은 페이스북 이용과정에서 생기는 중독이나 박탈감, 소외나 거부

감 등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향적 이용

자와 외향적 이용자가 페이스북 이용과정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사교적 능력에서 차이가 있는 이용자는

개인적 차원에서 SNS 부정적 평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없더라도 사교적 측면

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외향적 이용자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

람과 교류하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SNS에서 형성된 관계에서 소외감이나 타

인의 부정적 평판에 대한 두려움 같은 SNS 부정적 평가가 낮을 수 있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외향성이 SNS 부정적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사회적 부채

사회적 관계 혹은 연결망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유지·강화라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부정적 영향이나 위험성 같은 사회적 부채(social

liability)가 존재한다(Leenders & Shaul, 1999). 온라인의 경우 이용자가 온라

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비용을 초과할 때 사회적 자본이 되는 반면

에 비용이 혜택을 초과할 때는 사회적 부채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는 물질적이나 비물질적인 자원을 주고받음으로써 형성되고 유지된

다.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회심리학 이론 중 하나인 사회교환이론에 따르

면 사회적 관계에서 교환되는 보상과 부담은 어떤 사물이나 행위에 대한 대가

로서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옮겨져 간다(이선희·김은미, 2012).

SNS는 온라인에서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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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등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인맥을 관리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어쩔 수 없이 투입해야 한다.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환하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SNS이용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

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근황을 글이나 사진으로 표현하거나, 자신의 관

심사항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타인이 올리는 글이나 사진, 또는 정보들에 반응

하는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이용자들은 분

명히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갖게 된다. 즉 SNS에서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보상이 투입해야 하는 시간이나 노력과 같은

비용보다 높아지면 관계유지 과정에서 심리적 또는 물리적 부담이 생길 수 있

는 것이다(이선희·김은미, 2012). 배영(2005)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자 중 약

70%의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관계를 형성

하기보다는 한 번 더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태도를 보인 가

장 큰 이유는 ‘인맥형성 자체에 대한 부담감(32.3%)’ 때문이었다. 즉 오프라인

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보다는 작지만, 수적으로 증가한 온라

인에서는 관계의 수가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이 소모되고 이로 인해 개

인들의 일상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장벽 없이 SNS에서 대규모의 피상적 대인관계와 정

보에 대면하는 이용자는 SNS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압력을 느

끼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의분산’과 ‘관계의 과부하’와 같은 부정적 평가를 보

이게 된다(김은미 외, 2011). SNS 이용 초기에는 연결한 이용자가 많지 않아

일일이 피드백을 하는 등 관리가 수월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연결자의 수가 점

점 많아지고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가 생기게 되면 일일이 대응하고 반응하는

데 무리가 따르게 된다. 누군가에게는 피드백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

는 것이다. 또한 SNS를 사용하면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신경을 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킬만한 컨텐츠나 정보들을 제공해야할 것 같은 의

무감이나 강박감이 들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SNS는 처음 등장한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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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부터 방문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10년 말부터는 이용률이 정체되거

나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NielsonKoreanClick, 2011. 1. 13.).

SNS 이용자들은 원활한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시

간이나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투입하는 비용인 시간과 노력이

보상보다 많아지면 SNS는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관계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는 SNS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

라 SNS를 회피할 수 있다.

3) 사회 및 타인에 대한 무관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신뢰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나 타인에 대한 관심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

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사회가 다원화되고 사람들과의 관

계가 느슨해짐에 따라 사회나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무관심은 특별한 관심이나 염려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사랑이나 미움도

없고 무반응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한다(최성철, 2005). 대상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동시에 내가 대상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회나 타

인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은 대상에 대해 아무 기대도 없고 관계 형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타인을 소홀히 여기고 간섭하지 않으면서 서로에 대한 관

심을 상실한 채,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을 회피하며, 그 결과 사회적 관계가 느

슨해지고 멀어지게 된다(최성철, 2005). 타인의 삶이나 근황과 같은 정보에 무

관심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게 된다.

프로필과 관계망 정보를 활용한 SNS는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동시에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라는 특징을

지닌다(이지은·성동규, 2013). 페이스북의 이용동기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

용자는 친구의 근황이나 정보를 알기 위해,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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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 궁금해서 페이스북을 사용한다(김유

정, 2011). 이것은 역으로 사회 이슈나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

람은 SNS를 이용하지 않거나 SNS 이용동기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

회적 관계망 형성과 유지가 기본 특징인 SNS는 매체적 특성상 지속적으로 다

른 사람의 삶에 개입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은

SNS 이용을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즉 사회 및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사교

매체인 SNS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 미디어 특성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비이용자에 대한 연구에 따

르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나 미디어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미

디어에 대한 태도와 기술적 능력은 실제적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Verdegem

& Verhoest, 2009). 즉 이용자는 미디어에 대해 기술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ICT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으면 이용을 거부하는 것이다. 특히 ICT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ICT에 대한 접근 가능성, 기술능력을 가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CT 이용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는 부정적 태도와 기술

적 능력이 이용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미디어 이용을 거부하는 행위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술이나 미디어의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기술 채택 여부를 파

악할 수 있는 이론이 기술수용이론과 혁신저항이론이다. 기술수용이론은 새로

등장한 기술이나 미디어의 유용성, 편리성 등 이점이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하

여 실제 사용 혹은 채택행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한다(Zhou, 2008).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새로운 기술이나 미디어에 대해 전적으로 긍정

적인 태도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부감도 갖는다.

반면 이용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미디어를 수용 또는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

를 거부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행위를 설명하는 개념이 혁신저항이다. 혁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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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아이디어나 관행 등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이다(Zaltman &

Wallendorf, 1983). 변화에 대한 거부는 수용자가 새로운 변화의 수용에 대해

심리적 압력과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

는 성향이다. 이러한 태도는 대부분의 수용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자연

스러운 반응이며 혁신에 대한 압력이나 위험의 정도가 높을수록 저항이 높게

나타난다(Ram, 1987). 램(Ram, 1987)은 혁신 저항 모델에서 혁신에 대한 이용

자의 저항을 유발하는 요인을 혁신 특성, 소비자 특성, 확산 기제로 설명하였

다. 수용자가 혁신에 대해 경험하는 불편함, 불만, 거부감과 같은 심리적 상태

가 혁신 저항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혁신확산이론에 따르면 혁신이 가진 특성은 ‘상대적 이점’, ‘적합성’, ‘복잡성’,

‘시도가능성’, ‘관찰가능성’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다섯 가지 특

성은 어느 것의 영향력이 더 높은지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각 특성은 혁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Rogers, 2003).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 및 확산되기 위해서는 혁신저항은 반드시 거쳐야 하

는 과정인데 혁신저항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혁신의 채택을 보류하는

반면 혁신저항이 높을수록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채택의도가 낮아지게 된다

(윤승욱, 2013).

인터넷서비스 수용에 대한 연구에서 미디어의 상대적 이점이 낮고, 복잡성이

높으며, 변화에 대한 태도가 낮을수록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에 대한 혁신 저항

이 높게 나타났다(김종호·심용섭, 2002). 또한 지각된 위험성과 복잡성이 높고,

상대적 이점이 낮을 때 이용자들은 IPTV에 대한 혁신저항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의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김윤환·최영, 2009). 즉 위험성과 복잡성

이 높고 상대적 이점이 낮으면 이용자는 미디어 이용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

리고 마이크로블로그의 혁신 저항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용자들의 지각된 복잡

성이 높고 적합성이 낮으면 혁신저항이 나타나며 혁신저항이 높을수록 이용의

사가 낮았다(장용호·박종구, 2010). 또한 트위터 비이용자의 혁신저항 결정요인

에 대한 연구에서는 상대적 이점, 지각된 복잡성, 지각된 위험이 혁신저항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정화섭, 2013). 즉 상대적 이점을 낮게 인지하고, SN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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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어렵거나 사용이 복잡하다고 지각하며 SNS 이용에 대한 심리적, 사

회적 측면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SNS에 대해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SNS 비이용자에 관한 연구에서는 SNS의 상대적 이점과 미디어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저항 심리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거부감은 향후 이용의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형지 외, 2012).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이용자가 SN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SNS의 미디어 특성에 대한 평가가 SNS를 회피하게 할 수 있음을

고려하고자 한다. SN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SNS가 갖고 있는 기술적 특성

즉 상대적 이점, 복잡성, 위험성 인지의 정도에 따라 SNS 부정적 평가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1) 상대적 이점

기술수용모델의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이용용이

성’(perceived ease of use)은 혁신확산이론이 제시한 혁신의 특성들 중 일부이

다(Plouffe, Hulland, & Vandenbosch, 2001). 기존연구들은 지각된 유용성을

상대적 이점과 유사한 구성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Venkatesh, Morris, Davis,

& Davis, 2003). 램(Ram, 1987)은 신제품이 기존의 제품보다 제품의 효능, 사

용의 편리성, 외형, 가격 등 면에서 이용자가 얼마나 좋은지를 인식하는 정도

를 상대적 이점으로 정의한다. 즉 이용자가 혁신제품을 기존 제품보다 성능

면 등에서 더 좋게 인식하고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면 상대적 이

점이 있는 것이며, 혁신제품에 대한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에 쉬프만과 카누크(Schiffman & Kanuk, 1991)는 혁신 제품이 기존의 제

품보다 성능 등에서 뛰어나지 않거나 매력적이지 않을 경우 혁신저항이 일어

나며 상대적 이점이 낮을수록 혁신에 대한 저항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미디어 환경에서 새로운 미디어가 기존 미디어보다 이용자에게 더 많은 이

점을 제공하면 기존 미디어를 대체할 확률이 더 높고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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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수용의사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호·심용섭, 2002; 김형지 외, 2012; 정화섭, 2013).

SNS의 경우 상대적 이점은 SN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SNS의 유용성을 인

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수

집이나 관계형성 및 유지, 사회적 상호작용 등 편리한 기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도움과 같은 것이 SNS의 상대적 이점이 될 수 있다. 이용자들은

SNS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다고 인식하면 상대적으로 SNS를 더 활발하

게,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반면에 SNS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낮다고

인식하면 SNS에 대한 저항과 같은 부정적 평가를 할 것이다.

2) 지각된 복잡성

로저스에 따르면 “지각된 복잡성은 혁신을 이해하거나 사용하기에 상대적으

로 어렵다고 인지되는 정도”를 말한다(Rogers, 2003, p. 16). 혁신 제품 사용법

의 어려움 정도에 대한 이용자의 지각 차이에 따라 혁신 제품의 실제 수용결

정 행위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Ajzen & Fishbein, 1980). 즉 새

롭게 등장한 혁신제품에 대해 어렵고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혁신 제품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적 수용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용

자가 혁신제품의 사용법을 이해하고 친숙해질수록 혁신제품을 수용하려는 의

도가 높아지고 수용 속도가 빨라지는 반면에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낄수록 혁

신저항이 일어나게 된다(김윤환·최영, 2009).

지각된 복잡성의 반대 개념인 지각된 용이성은 기술수용모형(TAM)에서 중

요 변인 가운데 하나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김윤환·최영, 2009). 인지된 용이성

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이용에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 개

인이 새로운 기술의 사용이 간단하고 정신적, 신체적 노력이 덜 들어갈 것으

로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Davis, 1989). 이 이론은 서로 다른 기술의 특성과

이용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도입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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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을 설명하는 강력한 이론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의 채택 행동

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이다(손승혜·최윤정·황하성, 2011).

미디어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용자는 새로 등장한 미디어의 사용법이 이

해하기 쉽고 친숙하면 미디어에 대한 이용의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사용

법에 대해 어렵고 복잡하다고 인식하면 미디어의 이용 자체를 회피할 수 있

다. 마이크로블로그 채택 과정에서 지각된 복잡성이 혁신저항을 일으키는 가

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이호영 외, 2011).

SNS의 지각된 복잡성은 이용자들이 SNS의 기능이나 사용법, 관리방법이

복잡하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시스템에 대해 ‘어

렵다’, ‘복잡하다’ 등 부정적 인식을 가질 경우 이용률은 거의 40% 감소하였고,

페이스북 시스템의 편리성과 유용성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족은 페이스북 이용

여부에 대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n, Kim, Kim, Lee, &

Jung, 2013). 그리고 페이스북 사용 초기보다 후기에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

는데, 이는 페이스북의 기술적 복잡성이 이용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클수록 페이스북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지각된 위험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은 이용자들의 혁신 수용과 이용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소비자들이 선택 상황에서 주관

적으로 인지하는 위험”을 의미한다(Bauer, 1960). 지각된 위험은 소비자가 구

매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구매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김

동태, 2013).

지각된 위험은 혁신저항모델에서 개인의 혁신저항 행위를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 중 하나로 혁신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 성과의 불확실성, 인지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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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혁신과 관련된 위험이 높다고 인식하면 이용자는 혁신 제품에 대해 저항하

게 된다(Sheth, 1981). 혁신 제품을 채택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위험들은 주로

경제적 위험, 사회적 위험, 성능적 위험, 기술적 위험, 심리적 위험, 신체적 위

험 등으로 나뉜다(Crespo, del Bosque, & delos Salmones Sáanchez, 2009;

Ostlund, 1974; Sheth, 1981; 정승렬·강영신·이춘열, 2006).

SNS의 경우 지각된 위험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SNS 이용과정에서

개인 정보노출, 안티 발생, 루머확산 등이 그것이다. 인터넷 토론글, 댓글, 덧글

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의 97.1%, 트위터 이용자의 96.5%는 SNS를 통한 루머

확산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이호영 외, 2011)．또한 청소년이 SNS를 이용

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이버 안전문제가 큰 영향요소로 나타났는데 조사대상자

의 23%가 사이버폭력과 불안함 때문에 SNS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Baker & White, 2011). 또한 소셜커머스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소셜커머스

정보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고, 소셜커머스 정보의 구전

의향에도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태, 2013).

그리고 개인 중심적 1인 미디어의 지각된 위험이 미디어에 대한 만족과 몰입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정영수·정철호, 2009). 즉 이용자가 미니홈피, 블

로그 등 1인 미디어 이용과정에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해당

미디어에 대한 만족과 몰입 정도가 낮았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용자가 미디어에 대해 지각하는 위험

의 정도가 미디어 이용을 설명하는 중요한 영향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즉 지각된 위험이 높을수록 미디어의 이용의향, 만족, 몰입정도가 낮아지며 부

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연구들은 SNS에 대한 위험

인식이 SNS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이용자가

SNS의 위험성을 높게 인지하면 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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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S 과잉의존

SNS 이용은 많은 사람들과 정보 공유, 감정 교류, 인맥 형성 및 유지를 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이용정도의 차이에 따라

SNS의 부정적 평가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NS를 어느 정도 이용하

는가에 따라 SNS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에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미디어 이용의 양적 차원으로서 미디어

이용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사용되었다(김봉섭·박상미, 2013; 이지은·성동

규, 2013; 진보래·최은진·염우성·이청아·이선우·김솔·김주환, 2012). 그런데 이용

시간은 단순히 SNS를 이용하는 양적 차원만 파악할 수 있을 뿐 SNS 질적 차

원은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즉 동일한 시간동안 SNS를 이용하더라

도 SNS에 의존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SNS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능동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용강도에 따라 SNS의 상대적 의존정도

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김옥련·왕설, 2013).

과잉의존은 어떤 특정한 활동이 한 개인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게 될 때 발생하며 개인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잉의

존은 중독과 달리 병리학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질환을 동반하지 않

으며 지나친 이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Griffiths, 1999; 우공선·강재원, 2011).

미디어 과잉의존과 중독은 미디어 이용과정에서 미디어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생기는 문제로 유사한 점이 있지만 행동의 결과로 보면 서로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

미디어 중독은 미디어 이용과정과 그 전후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행동

개념이며 게임에서 극적인 승패와 같은 극도의 흥분 상태를 동반하는 행위적

특성이다(이건혁, 2007). 가령 미디어 중독은 미디어 이용을 중단했을 때 내성

과 금단 현상이라는 일상생활에서의 정신 질환을 유발하는 반면 미디어 의존

은 이러한 질환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김청태·김동일·박중규·이수진, 2002). 미

디어 과잉의존은 특정미디어에 대한 과다사용으로 초래하는 문제점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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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용자가 특정 미디어의 이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미디

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인간관계나 업무의 기회를 포기하거나, 미디어

를 사용하지 않을 때 심리적 불안이나 초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미디어 과

잉의존이다(Griffiths, 1999; Kubey, 1996). 이 연구에서 SNS 과잉의존은 SNS

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본다. 즉 SNS 과잉의존은

특정 미디어의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그 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초조해 하

는 강박 경향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정도를 말한다(Griffiths,

1999).

미디어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외나 불

안 등 심리적 부담감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페이스북 이용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결국 “기술은 인간을 소외시킨다”는 말과 같이 페이스북 고독감 등

정서적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낄 수 있다(김봉섭·박시현, 2014). 실제로

고등학생의 인터넷 의존과 자극 추구에 대한 연구에서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며 자극추구 욕구가 강한 반면

에 인터넷 과다 사용이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in

& Tsai, 2002).

이 연구는 SNS에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SNS의 부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즉 SNS 이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이용

하는 이용자는 SNS 이용과정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많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더 많을 수 있다. 또한 SNS에 과잉의존하기 때문에 SNS를

일상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게 됨으로써 SNS에서 형성된 인간관

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평판을 더 많이 받고 싶어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관심이 많을 수 있다. 때문에 SNS에서의 평판에 대한

우려가 높고 소외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SNS를 과잉 의존하는 이용

자가 상대적으로 SNS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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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SNS 부정적 평가와 SNS 회피 및 SNS 전환의도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등장과 더불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매체의 특성이나 과다사용으로 인한 부작용들이다(박재진 외, 2013). 앞서 언

급하였듯이 SNS는 개인중심의 소셜 네트워킹 매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

간관계를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며 이것은 피로감이나 부담감을 유발할 수 있

다. 또한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떻게 유통되고 있

는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지닌다. 게다가 SNS는 다양한 유형의 커뮤

니티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평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나 네트워크에 통합되지 못하면 박탈감이나 거리감 같은

소외를 느끼게 된다.

SNS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부정적 평가들은 SNS를 다양한 방식으

로 회피하게 만들며, 나아가 다른 SNS로 전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SNS로 인한 피로감과 부담감의 증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침해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SNS 이용 빈도도 둔화되며 SNS 가

입자 수도 감소하는 현상(Gartner, 2011. 6. 14)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SNS 회피 및

전환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개인 중심적 차원과 사교적 관계의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개인 중

심적 차원에서 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SNS 피로감과 사생활 침해로 나뉘

며 사교적 차원에서는 타인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과 네트워크로부터의 소외감

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31 -

1. SNS 피로감

SNS 등장 이후 이용자는 쉽게 수많은 정보들을 검색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편리하게 인간관계를 형성·확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리게 되

었다. 그러나 동시에 개방성 및 실시간성 같은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불편함과 부담감을 얻게 되었다(김경달 외, 2013; 이현지·정동훈, 2013b). 과거

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이나 미디어 사용법에 대해 겪는 어려움, 수

많은 정보때문에 겪게 되는 피로감, 쉽게 맺게 되는 인간관계로 인한 부담감

등은 이용자로 하여금 정신적 및 신체적 에너지를 소진시키면서 피로감을 느

끼게 만들고 있다. SNS 이용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정신적 및 신체

적 피로감은 디지털 피로감 혹은 SNS 피로감이란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김

경달 외, 2013; 김명수·이동주, 2011, 2012; 이원태·정인숙·조연하·문정욱, 2011;

이현지·정동훈, 2013b).

디지털 피로감(digital fatigue)은 디지털 기기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설치와

조작이 어려워지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온라인 정보를 따라잡는 데 느끼게

되는 어려움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8). 늘어나는 온라인상의 인맥 관리에 대

한 귀찮은 감정 및 피로감, 새로운 정보나 기기,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학습과 사용에서 느끼게 되는 부담감(김명수·이동주, 2011), 스마트 미디

어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미디어를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일종의 신체

적 및 정신적 손실감 등을 디지털 피로감으로 볼 수 있다(이원태·정인숙·조연

하·문정욱, 2011).

같은 맥락에서 SNS 피로감은 주로 SNS의 이용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부

정적 경험으로 신체적 정신적 부담감이나 피곤함을 말하는 것이다(김경달 외,

2013; 이현지·정동훈, 2013b). 김경달 외(2013)는 SNS 이용과정에 겪게 되는

부정적 경험인 정보과부하, 프라이버시, 기회비용 그리고 평판의식 등을 SNS

피로감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SNS 피로감은 이용하는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SNS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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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감은 이용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정보프라이버시 위험, 관리부담, 평판

근심 등의 요인이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이현지·정동훈, 2013b).

SNS 피로감은 기술적 차원과 사교적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기술

적 차원에서 SNS의 설치와 조작, 용어 등 기술적 복잡함과 어려움 때문에 이

용 초기 학습시간이 많이 필요하며 SNS 이용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다. 이

러한 기술 측면의 어려움과 복잡함은 SNS의 채택뿐만 아니라 SNS 이용과정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Kin, Kim, Kim, Lee, & Jung, 2013; 김형지

외, 2012; 박중구, 2011; 윤승욱, 2013; 장용호·박종구, 2010), 이러한 기술적 문

제는 SNS 이용 과정에서 쉽게 피로감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SNS는 기존의

대중매체와 달리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

간을 투입하여 개인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고 관리해야 한다. SNS에 유통되는

수많은 정보나 타인의 상태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는 일도 매우 피곤한 일이

다. 최근 트위터가 특정 사용자의 글이 안 보이도록 할 수 있는 '뮤트'(mute)

기능을 개발 연구하였다. 일부 이용자들은 트위터가 너무 시끄럽고 보기 싫은

글이 자꾸 보인다는 이유로 이 기능을 활용하여 아예 트위터 사용을 사실상

그만둬버릴 정도로 '트위터 피로감'이 상당수 사용자에게 퍼져있다(<연합뉴

스>, 2014. 5. 5.).

둘째 SNS의 사교적 차원에서 SNS는 손쉽게 형성하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SNS 중에서 사교적 특성을 더 강

조하는 페이스북은 트위터보다 SNS 피로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이호영·김희연·오주현·배영, 2012)2). 많은 이용자들은 SNS에 투입하는 시간

에 비해 관계형성 및 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기 때문에 SNS 피로감

을 많이 느낀다(이호영 외, 2012). 즉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관계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SNS 인간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닌 변질된 관계, 반쪽짜리 관계

2) 페이스북 전문 통계 사이트인 인사이드페이스북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4월 말 1억 5,520만 명이

던 미국 내 페이스북 가입자 수는 2011년 5월 말에 1억 4,940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신규 가입자

를 감안하면 600만 명 이상이 탈퇴하였다. 또한 캐나다 가입자 수도 같은 기간 1,660만 명에서

1,520만 명으로 줄었다. CNN은 페이스북 탈퇴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페이스북 피로감’이 누적됐

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한국일보>, 201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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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기 때문에(Turkle, 2011), 이용자는 SNS에서 손쉽게 형성된 수많은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데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SNS 피로감은 SN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이유로, 그리

고 관계형성 등 사교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심리적 신체적 부담감이나 피로감

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SNS 피로감은 이용자 개인의 성향이나 SNS의 미디어 특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실제 SNS 의존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사교적 성향이

강한 이용자는 SNS에서 타인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SNS를 중요한 사교

수단으로 생각하여 SNS 피로감을 덜 느낄 수 있다. 반면에 타인과 관계 형성

에 대한 부채감을 갖고 있는 이용자나, 사회와 타인의 감정이나 의견에 관심

이 없는 비사교적 이용자는 SNS 이용 자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SNS

이용에 대한 부담감과 피로감이 높을 수 있다.

한편 SNS 미디어 특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용자가 SNS에서 얻을 수 있

는 이점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SNS를 유용한 미디어로 생각하며 SNS를 적극

적으로 이용하여 SNS에 대한 부담감과 피로감이 낮은 것이다. 반면에 이용방

법의 복잡함과 이용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에 대해 높게 지각하면 SNS 이용자

체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또한 SNS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이용자는 이용시

간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체적 피로감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

다. 또한 이러한 부담감이나 피로감이 생기면 이용자가 SNS 이용자체를 회피

할 것이며 타 미디어로 전환할 의도가 높을 수 있다.

2. 사생활 침해

법적으로 프라이버시란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되는데(Warrent &

Brandeis, 1890) 특히 ‘공간적’ 측면에서 사회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보장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기소진·이수영, 2013). 그런데 통신기

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들은 항상 서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인간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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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화와 같이 ‘항상 연결돼 있는 도구’(always/always-on-you)로 언제 어디

에서나 접촉이 가능한데, 터클(Turkle, 2008)은 이런 현상을 ‘묶인 자아’(tethered

self)라고 부른다. SNS가 스마트폰과 연동되면서 시·공간의 제한 없이 시시각

각 이용자들을 연결하여 접촉함으로써 묶인 자아 현상은 더욱더 두드러진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측면은 사생활 침해 같은 부정적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근무시간, 수업시간, 휴식시간에 SNS는 언제나 우리의 생활에 침투하게 된다.

데레시위츠(Deresiewicz, 2009)는 통신기술이 우리의 프라이버시와 주의집중

능력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까지 빼앗는다고 말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2011)의 연구에서 스마트-소셜미디어 이용자들

은 개인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불안, 커뮤니케이션 왜곡, 자살

등과 관련한 정신적ㆍ심리적 피해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

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는 이용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피해로 나타났

다(이원태 외, 2011). 그 결과 SNS에서 연결되고 있는 친구와의 소통 단절을

지향하는 안티소셜네트워킹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다(블로터닷넷, 2014. 6. 1).

SNS는 연결과 참여, 그리고 공유 등 미디어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용자들은 개인 정보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SNS는 관계 유지 및 인맥관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계정으로 올리는 메시지, 사진, 정보들은 친구나

지인과 공유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가 유지된다(김은미 외, 2011). 따라서

SNS를 이용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프로필을 업그레이드하고 자신의 근

황과 같은 사생활 정보를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발전·유지하는

것이다(기소진·이수영, 2013).

이처럼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SNS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용자들이 상대

방의 근황을 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서로의 동질감과 친밀감을 확대하도록

하는 반면에, 자신이 원치 않는 개인정보노출과 이것이 초래하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오히려 서비스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도 한다(기

소진·이수영, 2013). 이로 인해 이용자는 SNS 이용 자체에 대해 회피하려고 하는

행위를 유발할 수 있으며 다른 매체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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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판우려

SNS 이용자들은 서로 얽혀 그물망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고 순식간에 정보

를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소셜의 의미는 ‘사회’라기보다 ‘관계’에 더

가깝다(나은영, 2013). 그런데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사회적 평판이다. SNS 중에서도 특히 페이스북은 관계형성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속한 커뮤니티나 네트워크에서 어떠한 평판을

받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평판은 사회적 교환 상황에서 맺게 되는 대

인 관계의 수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서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

람과 교류하고자 하며,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평판에 의지하여 믿을 수 있는

상대방을 선별해내고, 변절하거나 남을 속여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피하려고

한다(Berg & Engseld, 2005). 평판이 좋은 사람들은 사회관계 형성에서 호감

이나 신뢰도가 증가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반면, 평판이 나쁜 사람들은 호감이 낮고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

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이홍표, 2011). 게다가 평판은 복잡한 사회관계 속

에서 자신의 장점을 전달하고 상대를 만족시키며 다른 사람과의 비교우위에

서게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Miller, 2003). 따

라서 사회관계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판을 신경쓰

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SNS는 시간과 공간의 장벽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산하는 가능성을 갖

고 있기 때문에 SNS에서 개인 평판을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간

주된다. 수많은 SNS 중에서 특히 관계 형성 및 유지를 강조하는 페이스북 이

용자는 페이스북에 올리는 개인의 글이나 사진 등 같은 개인정보에 신경을 쓰

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정보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평판이 좋으면 타인과 관계 형성 및 유지

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평판이 좋지 않으면 호혜 대상자에서 배제되

고 관계형성 및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 36 -

글이나 사진 또는 다른 정보를 통해 평판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심하게 우려

하게 된다면 페이스북 이용을 회피하게 될 것이다. 또한 SNS에서의 사회적

평판이 덜 중요한 SNS, 가령 기존 인맥을 기반으로 하는 폐쇄형 SNS로 전환

할 가능성이 높다.

4. 소외감

소외(alienation)는 근대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사회나 문화와 관련지어 보편

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학자에 따라 다양한 현상과 의미를 지칭하는 개념으

로 사용되어왔다(민경환, 1993). 소외에 대한 시각은 소외를 사회의 객관적이

고 구조적인 특성으로 보는 사회구조적 관점, 사회나 경제구조와는 관계가 없

는 개인의 독립된 심리적 상태로 보는 심리학적 관점, 그리고 사회의 구조적

조건 및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경험으로 보

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강완숙, 2000).

SNS에서 이용자들은 항상 타인과의 관계를 의식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무력감과 무의미함,

고립감 같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이 연구는 SNS의 관계지향적 매체 특성

을 고려하여 소외의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사회적 관계를 개인이 지각하는 주

관적 경험으로 보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으로 소외감을 접근하고자 한다.

SNS 소외감은 개인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나 네트워크 속의 관계에서 통합

되지 못해 친구관계로부터 멀어지거나 박탈감을 느끼고, 자신이 속한 네트워

크에 거리감이 커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통신기술의 고도화와 정보의 가속화

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싶은 욕구, 자

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의 욕구 등 심리적 욕구가 증가함으로

써(Maslow, 1999/2005) SNS 이용자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에게 기대하는

상호작용이나 관심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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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받은 관심이 기대치보다 적으면 쉽게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페이스북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점에 대한 연

구에서 페이스북 이용의 결과로 이용자들이 중독성,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 상

대적 박탈감, 소외감, 원하지 않는 교류에 대한 거부감,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 가식적 표현 충동 등 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을 밝혔다(황성욱·박재진,

2011).

SNS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여 사회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는 데 유용한 미

디어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주로 사교적 수단으로 SNS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

나 SNS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하는 욕구나 유대감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용자는 쉽게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SNS에서 느끼는 소외감이 높은 이용자일수록 SNS에 대해 거리감이

높으며 소속감이 낮으므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소외감을 느끼는 이용자는 그렇지 않은 이용자보다 SNS에 대한 회피

행위가 더 많을 것이며 전환의도 또한 더 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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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문제

이 연구는 SNS 회피 행위 및 SNS 전환의도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

다. SNS 회피 및 SNS 전환의도는 SNS 이용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정

적 평가에 따라서 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SNS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이용자성향, 미디어 특성, SNS 과잉의존, SNS 부정적 평가 등 다

차원에서 SNS의 회피 및 전환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SNS 회피란 이용자들이 SNS를 이용하면서 생기는 불

안감이나 불만족과 같은 부정적 감정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SNS 이용을 피

하려고 하는 행위이다. SNS는 전 세계 이용자를 서로 연결하여 시간과 공간

의 구애 없이 상호작용, 정보 추구 및 전달, 관계 형성 및 유지를 할 수 있는

접근성, 이용편리성 등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관리 부담이나 사생할 침

해 등 부정적 평가를 초래하였다. 그런데 SNS는 1인 미디어 혹은 1인 커뮤니

티를 중심으로 대인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서비스이기 때

문에 이용자에 따라서 SNS 부정적 평가와 SNS 회피 행위 및 전환의도에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SNS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미디어 특성에 대

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그리고 SNS 의존정도에 따라 SNS에 대한 부정적 평

가가 달라질 수 있다.

SNS는 개인중심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용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SNS 과잉

의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의

반응이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리치 미디어에 대한 선호도를 갖고 있는 반

면에 내향적 사람들은 비사교적이며 매체 활용에도 소극적이다(Russ et. al.,

1990). SNS는 개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함으로

써 다른 사람과 교류하며 자신의 인기를 확인해주는 매체이기 때문에(Back

et. al., 2010) 외향적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SNS에 대한 선호도도 더 높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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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도도 더 높은 것이다. 반면에 타인과 관계형성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

는 이용자와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 감정,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이용자는 SNS 같은 사교 매체에 대한 이용의 필요성이 인식하지 못하며

SNS에 대한 선호도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용자 성향이 SNS 과잉의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며 다음과 같이 <연

구문제 1>을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이용자 성향은 SNS 과잉의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기존 연구에서 미디어의 특성은 미디어 채택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환·최영, 2009; 김종호·심용섭, 2002; 김형지 외, 2012; 성

동규, 2009; 손승혜 외, 2011; 윤승욱, 2013; 장용호·박종구, 2010; 정화섭, 2013;

최수정, 2012). 이용자가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에 대해 유용성, 편리성 등 이

점을 높게 인식하면 이 미디어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디어 사용법이 어

렵고 이용에서 생기는 위험이 높다고 인식하면 이용을 거부하게 된다. SNS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의사소통과 정보획득에서 다른 미디어보다 더 도움이

되고 편리하다고 인식하면 상대적으로 SNS를 더 많이 이용하며 의존도가 높

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2>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2] 미디어 특성은 SNS 과잉의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외향적인 사람은 상호작용의 수준이 높고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Anderson et. al., 2001) 이런 이용자는 SNS의 이용시간이 상

대적으로 길고 네트워크 크기가 넓은 경향을 갖고 있다(Acar, 2008). 상대적으

로 외향적 이용자는 타 이용자보다 높은 사회적응력으로 SNS에서 타인과 교

류 및 상호작용 행위가 활발하며 적극적으로 SNS를 사용한다. 따라서 외향적

이용자는 SNS 피로감, 소외감과 같은 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낮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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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관계 형성에 드는 비용이 사회적 관계를 유

지하는 데서 오는 혜택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부채감은 SNS를 부정적

으로 평가하게 만들 것이며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이용자들은 SNS의 인맥형성 및 관리에 수반하는 부작용들에 대

해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3>을 도

출하였다.

[연구문제 3] 이용자 성향은 SNS 부정적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미디어의 기능적 특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용 초기뿐만 아니라 이용 후

기에 더 높을 수 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 시스템의 어려움과 복잡함 등으로

이용 초기보다 후기에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n et. al., 2013). 즉 미디어의 기능적 복잡성에 대한 인식은 이용 초기에 기

술적 능력이 부족한 단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이용의 숙련도가

높아져도 미디어 이용 과정이 타 매체보다 복잡하면 부정적 평가를 낳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디어 특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미디어에 대한 부

정적 평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며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4>를 도출하

였다.

[연구문제 4] 미디어 특성은 SNS 부정적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SNS 이용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SNS를 과도

하게 사용함으로써 초래되는 과잉의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감과 불안

함 등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김봉섭·박시현, 2014). SNS에 과잉의존하

는 이용자가 SNS 이용에 투입하는 시간이나 노력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타 이용자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것이다. 또한 SNS에

과잉 의존하는 이용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 등을 노출하기 때문에

타인의 감시나 사생활 노출에 대해 걱정이 많을 것이다. SNS를 과잉의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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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SNS를 더 중요한다고 인식하며 SNS에 형성된 인간관계를 더 소

중하다고 인식하므로 SNS에서 타인의 평판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다.

따라서 SNS에 과잉 의존할수록 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더 높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문제 5>에서는 SNS 과잉의존이 SNS 부정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5] SNS 과잉의존은 SNS 부정적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일반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평가는 향후 미디어의 지속적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SNS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커뮤니

케이션의 가능성, 접근 용이성, 이용 편리성 등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용

자의 사생활 침해, 인맥관리 부담감, 정보과부하 등의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

다(곽기영․김효준, 2011; 김경달 외, 2013; 이현지·정동훈, 2013b). 이러한 요

소들은 이용자들이 SNS 이용을 자제하거나 꺼리게 만들며 다른 SNS로 전환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SNS 관리에 대한 정신적이나 신체적 피로감, 페이스북에서

의 타인의 감시나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 타인의 부정적 평판에 대한 우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소외감 같은 SNS 부정적

평가들이 SNS 이용과정에서 생기는 SNS 회피 및 SNS 전환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6>과 <연구문제

7>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6] SNS 부정적 평가는 SNS 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7] SNS 부정적 평가는 SNS 전환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미디어 전환의도는 현재 사용하는 미디어에 대해 이용 불만족이 있어서 다

른 미디어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향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SNS 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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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방식의 SNS 회피는 결국 다른 SNS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SNS 이용 회피행위는 바로 SNS 기능에 대해 불만족하므로 생기는

이용거부행위이다. 온라인 상황은 다양한 SNS 서비스가 존재하고 손쉽게 다

른 서비스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SNS를 이용

할 다양한 선택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SNS 이용과정에서 생기는

인지적 회피, 사교적 회피, 기계적 회피가 SNS 전환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8>을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8] SNS 회피는 SNS 전환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제2절 연구설계

이 연구의 목적은 SNS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SNS 회피 행위 및 전환의도

의 영향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SNS 이용

자 성향과 미디어특성, SNS 과잉의존이 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SNS 부정적 평가가 SNS 회피 및 전환의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SNS 회피 및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SNS 부정적 평가의 구성요소로 SNS 피로감, 사생활 침해, 평판우려, 소외감

등 변인을 포함하였다. SNS 부정적 평가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용자 성향,

SNS의 미디어 특성 그리고 SNS 과잉의존을 설정하였다. 이용자 성향은 외향

성, 사회부채, 사회 및 타인에 대한 무관심 등 변인으로, SNS 미디어 특성은

상대적 이점, 지각된 복잡성, 지각된 위험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SNS 이용자 성향, SNS 미디어 특성이 SNS 과잉의존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둘째, SNS 과잉의존이 SNS 부정적 평가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한다. 셋째, SNS 부정적 평가가 SNS 회피 및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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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SNS 회피가 SNS 전

환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SNS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회피행위 및 전환의도의 영향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출된 이용자성향, 미디어 특성에 대한 인식, SNS 과잉의존, SNS에 대

한 부정적 평가와 SNS 회피 및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방법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다중회귀분석은 여러 개

의 독립변인을 회귀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종속변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종속변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모형을 밝히는 통계적 방

법이다(성태제, 2010).

이상에서 설명한 요인들의 관계를 정리하여 앞부분에 밝힌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설계를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및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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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절차

이 연구는 SNS 이용자 성향, SNS 미디어 특성, SNS 과잉의존이 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SNS 회피 및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페이스북 이용자를 조

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SNS 중 페이스북 이용자를 조사대상자로 선택한 이

유는 페이스북이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라는 소셜네트워킹 본연에 충실한 특

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SNS중에서도 사교적 특성을

강조하는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SNS 이용과정에서 생기는 SNS 회피 행위 및

전환의도의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SNS 회피는 새로운 미디어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일반

적이고 표준화된 측정문항을 찾기 어려워 이 연구에 맞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광역시 소재 4년제 대학

교에 재학하는 학부생 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이들의 응답을 분석하여

다양한 문항을 개발하였다.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는 이용자가 주로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

트폰 등 기기를 매개로 페이스북을 사용하기 때문에 온라인 설문조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서베이 전문회사인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2014년 4월 22일

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하였고 전국에 거주하는 페이스북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500명의 응답을 회수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 응

답자의 특성은 <표 3-1>과 같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운데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가

각각 250명으로 50%씩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20대 140명(28.0%), 30대 140

명(28.0%), 40대 90명(18.0%), 10대 80명(16.0%), 50대 40명(8.0%) 순이었고 20,

30대가 가장 많이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5 -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학 재학이 20.2%였

다. SNS의 주요 이용자인 대학 졸업이나 대학생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표집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 설문 응답자 특성

변이 항목
빈도

(n=500)

점유율

(%)

성별
남성 250 50.0

여성 250 50.0

연령

10대 80 16.0

20대 140 28.0

30대 140 28.0

40대 90 18.0

50대 40 8.0

60대 10 2.0

학력

중학교 재학 또는 중학교 졸업 이하 10 2.0

고등학교 재학 중 29 5.8

고등학교 졸업 63 12.6

대학교 재학 중(휴학 포함) 101 20.2

대학교 졸업 250 50.0

대학원 재학 중(휴학 포함) 8 1.6

대학원 수료/졸업 이상 39 7.8

2. 조작적 정의와 측정척도의 구성

이 연구의 주요 변인은 종속변인인 SNS 과잉의존, SNS 부정적 평가의 4개

변인, SNS 회피의 3개 변인, SNS 전환의도, 독립변인인 SNS 이용자 성향의

3개 변인, 미디어 특성 3개 변인으로 구성된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이

러한 변인들에 대하여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였다. 단일항목으로 측정된 것을

제외하고 다수의 변인으로 측정된 변인 중 새롭게 구성된 변인은 요인분석을

통해 차원 내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추출요인에 대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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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외향성의 측정항목

변인 설문문항

외향성

나는 활달하고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나는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편이다

나는 내 감정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폭넓은 우정을 맺는 편이다

1) 이용자 성향에 관한 문항

이 연구의 독립변인 중 하나인 SNS 이용자 성향은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외향성, 사회적 부채, 사회 및 타인에 대해 무관심 등 세 가지 차원

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변인들의 측정척도 구성 및 지수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외향성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성격으로 외향성은 외부 세계를 더 좋아하고 커뮤

니케이션을 주도하고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즐기는 성향을 말한다. 이에 따

라 MBTI (Mayers-Briggs Type Indicator: 심리유형검사) 척도를 참조하여 외

향성의 문항을 구성하였는데, 이 항목들은 배진한(2005), 황하성·이옥기(2009)

의 연구에서 검증을 거친 척도로서 이 논문에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5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5개 항목에 대한 응답치를 합산 평균하여 외향

성으로 지수화하였다(Cronbach’s α=.870).

(2) 사회적 부채

사회적 관계망에서 이용자가 투입해야하는 비용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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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는 경우 생기는 것이 사회적 부채이다. 사회적 부채는 관계유지에 대한

부담감 같은 부정적 감정을 말한다. 기존 연구를 토대로 3개 문항을 5점 척도

로 측정하였으며(곽기영·김효준, 2011; 배영, 2005; 최환진, 2006) 이 3개 항목

에 대한 응답치를 합산 평균하여 사회적 부채로 지수화하였다(Cronbach’s α

=.721).

<표 3-3> 사회적 부채의 측정항목

변인 설문문항

사회적

부채

나는 인맥형성 자체에 대해 부담감이 있다

나는 원하지 않는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나는개인적으로친분이약한사람들과관계를형성하는것에부담을느낀다

(3) 사회 및 타인에 대한 무관심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개인중심적이고 자아긍정을 추구하는 편이기

때문에 타인을 소홀히 여기고 간섭하지 않으며 서로에 대한 무관심하고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관계가 느슨해지고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최

성철, 2005). 따라서 사회 및 타인에 대해 무관심은 사회 이슈, 주변에 일어나

는 일이나 다른 사람의 근황, 삶에 대해 관심 없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

회 및 타인에 대한 무관심의 측정문항은 사전조사를 거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4> 사회 및 타인에 대한 무관심의 측정항목

변인 설문문항

사회 및

타인에 대한

무관심

나는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 관심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 관심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관심이 없다

나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다

나는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관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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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5개 항목에 대하여 직각회전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베리맥스

방법을 통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따르면 5개 항목은 1요인이 추출되

었으며, 변량의 67.378%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측정하

여 5개 항목에 대한 응답치를 합산 평균하여 사회 및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지수화하였다(Cronbach’s α=.878).

2) 미디어 특성에 관한 문항

이 연구의 독립변인 중 하나인 SNS 미디어 특성은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대적 이점, 지각된 복잡성, 지각된 위험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

성되는데 이들 변인들의 측정척도 구성 및 지수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상대적 이점

상대적 이점은 이용자들이 SNS에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나 도움과 같

은 이점에 대한 것이다. SNS에 사용되었던 척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사용

하였고(김형지 외, 2012; 박종구, 2011; 장용호·박종구, 2010) 4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4개 항목에 대한 응답치를 합산 평균하여 상대적 이점

으로 지수화하였다(Cronbach’s α=.736).

<표 3-5> 상대적 이점의 측정항목

변인 설문문항

상대적

이점

페이스북에서는 의사소통과 정보획득이 가능하다

페이스북이 다른 인터넷 서비스보다 더 편리하다

페이스북은 다른 인터넷 서비스보다 개인 일상생활에 더 도움이 된다

페이스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퍼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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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된 복잡성

지각된 복잡성은 SNS 이용자들이 SNS 용어나 기능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어려움과 사용방법을 복잡하게 인지하는 정도를 말한다. SNS에 사용되었던

척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고(박종구, 2011; 장용호·박종구, 2010) 3

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3개 항목에 대한 응답치를 합산 평균하

여 지각된 복잡성으로 지수화하였다(Cronbach’s α=.863).

<표 3-6> 지각된 복잡성의 측정항목

변인 설문문항

지각된

복잡성

페이스북은 이용방법이 복잡하다

페이스북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페이스북의 기능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3) 지각된 위험

지각된 위험은 주로 이용자들이 SNS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일컫는다. 김형지 외(2012)와 박종구(2011)의

연구를 토대로 4개 문항을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 4개 항목에 대한 응답

치를 합산 평균하여 지각된 위험으로 지수화하였다(Cronbach’s α=.910).

<표 3-7> 지각된 위험의 측정항목

변인 설문문항

지각된

위험

페이스북에 남긴 글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남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페이스북에서 쓴 글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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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SNS 과잉의존의 측정항목

변인 설문문항

SNS

과잉

의존

나는페이스북을일단시작하면처음생각했던것보다더많은시간을사용한다

페이스북을 하지 않고 있을 때 페이스북이 자꾸 생각난다

나는페이스북을하고난뒤페이스북에서했던것들에대해계속해서생각한다

나는 페이스북 이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나는내가페이스북에올린글이나나자신에대한반응을수시로확인하고싶다

나는페이스북을하느라다른활동이나매체(TV 등)에 대한홍미가감소했다

나는페이스북의과도한사용으로중요한인간관계나업무의기회를위협받은적이있다

나는지나치게페이스북에몰두해있는나자신이한심하게느껴질때가있다

3) SNS 과잉의존에 관한 문항

SNS 과잉의존은 특정 매체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지나치게 그 매체에 의존

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다(Griffiths, 1999). 기존 연구(Young, 1999; 김옥련·

왕설, 2013; 이상호·고아라, 2013; 황성욱·박재진, 2011)를 토대로 8개 문항을 5

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 8개 항목에 대한 응답치를 합산 평균하여 SNS 의

존도로 지수화하였다(Cronbach’s α=.916).

4) SNS 부정적 평가

SNS 부정적 평가는 SNS 피로감, 사생활침해, 평판우려, 소외감 등의 변인

으로 구성하였다.

(1) SNS 피로감

SNS 피로감은 이용자들이 SNS 이용과정에서 지치거나 지겨워하게 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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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신체적 느낌으로 정의할 수 있다(Michielsen, De Vries, Van Heck, 2003;

김명수·이동주, 2011; 양광희, 1995; 최의순·송민선, 2003). SNS 피로감 문항은

이현지·정동훈(2013b)이 사용한 척도를 페이스북 이용에 맞게 수정하여 4개 문

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4개 항목에 대한 응답치를 합산 평균하여 SNS

피로감으로 지수화하였다(Cronbach’s α=.789).

<표 3-9> SNS 피로감의 측정항목

변인 설문문항

SNS

피로감

나는 페이스북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나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아는 것이 피곤하다

나는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나면 힘이 빠진다

나는 페이스북의 기능들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이 힘들다

(2) 사생활 침해

사생활 침해는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개인정보, 개

인적 이야기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척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곽기영·김효준,

2011; 김경달 외, 2013; 이현지·정동훈, 2013b; 최환진, 2006). 4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4개 항목에 대한 응답치를 합산 평균하여 사생활 침해로

지수화하였다(Cronbach’s α=.869).

<표 3-10> 사생활 침해의 측정문항

변인 설문문항

사생활

침해

나는 페이스북에서 타인에 의해 감시당할까 우려가 된다

나는 페이스북에서 나의 사생활이 노출될까 불안하다

나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의 개인정보가 노출이 될까 불안하다

나는페이스북에서알리고싶지않은내개인적이야기를남들이알게될까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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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평판우려의 측정항목

변인 설문문항

평판

우려

나는 다른 사람이 내 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까 두렵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있는 내 글을 안 읽을까 걱정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있는 내 글에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

고 있을까 걱정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페이스북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까 걱정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페이스북에 대한 평가를 좋지 않게 내릴까 걱정이다

(3) 평판우려

평판우려는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 평판에 대해 두려

워하고 걱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경달 외(2013)와 이현지·정동훈(2013b)의

연구에서 검증을 거친 척도를 이 연구에서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5개 문

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5개 항목에 대한 응답치를 합산 평균하여 평판우

려로 지수화하였다(Cronbach’s α=.934).

(4) 소외감

소외감은 개인이 페이스북에서 친구관계로 있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거나

박탈감을 느끼고, 사람들과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주관적 심리 상태를 의미한

다. 황성욱·박재진(2011)의 연구에서 검증을 거친 척도를 이 연구에서 맞게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5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5개 항목에 대한 응답

치를 합산 평균하여 소외감으로 지수화하였다(Cronbach’s α=.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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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소외감의 측정항목

변인 설문문항

소외감

나는페이스북의친구들이내담벼락에글을안남길때상대적인박탈감을느낀다

나는 때때로 페이스북에서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나는 페이스북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페이스북 친구들은 내가 바라는 만큼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내가페이스북에서관계를맺고있는친구는많지만속이상할때하소연할사람이없다

5) SNS 회피에 관한 문항

SNS 회피란 이용자들이 SNS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불안감이나 불만족과 같

은 부정적 감정으로 SNS 이용을 회피하는 행동이다. SNS 회피 문항은 인지

적 회피, 사교적 회피, 기계적 회피로 구성되었다.

(1) 인지적 회피

SNS 인지적 회피란 SNS 뉴스피드가 수신되었을 때 내용 자체에 주의를 기

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문항은 스펙과 엘리엇(Speck

& Elliott, 1997), 김경달 외(2013), 최인규·한상필(2008)이 사용한 척도를 페이

스북 이용에 맞게 수정하여 3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3-13> 인지적 회피의 측정항목

변인 설문문항

인지적

회피

뉴스피드가 왔을 때 안 읽고 넘길 때가 많다

뉴스피드가 왔을 때 별 생각 없이 본다

나는 평소 뉴스피드를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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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교적 회피

사교적 회피는 페이스북에서 타인과의 교류 및 관계 형성 자체를 회피하는

행위이다. 사교적 회피는 기존에 검증된 척도가 없으므로 사전조사를 거쳐 측

정문항을 구성하였다. 페이스북을 열성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워 이용자(2명,

페이스북 친구 수 5000명, 2000명), 일반 이용자(4명, 페이스북 친구 수

250-179명) 그리고 이용 중단 이용자(3명, 친구수 150-125명) 등 세 가지 유형

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작성하였다. 사교

적 회피의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3-14> 사교적 회피의 측정항목

변인 설문문항

사교적

회피

나는 나만 아는 새로운 계정을 사용한다

나는페이스북에내담벼락만이용할뿐다른사람들과교류하지않는다

나는 나를 귀찮게 하는 친구를 ‘친구 끊기’한다

나는 남의 글에 대해 ‘좋아요’를 누르지도 않고, 댓글도 달지

않는 등 무반응으로 일관한다

(3) 기계적 회피

기계적 회피는 주로 기계적 수단을 사용하여 SNS 이용 자체를 회피하는 행

위이다. 기계적 회피는 기존에 검증된 척도가 없으므로 사전조사를 거쳐 측정

문항을 구성하였다. 페이스북을 열성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워 이용자, 일반

이용자 그리고 이용 중단 이용자 등 세가지 유형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작성하였다. 기계적 회피의 구체적인 문항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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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기계적 회피의 측정항목

변인 설문문항

기계적

회피

나는 페이스북의 일부 알림을 끈 상태이다

나는 내 계정을 임시 비활성화로 설정하곤 한다

나는 페이스북을 자주 로그인하지 않는다

SNS 회피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요인추출은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요

인 회전은 직각회전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베리맥스(varimax)방법

을 이용하였다. 각 요인 측정 문항의 요인적재치 .60, 부적재치 .40미만, 각 요

인별로 하위 항목이 2개 이상 기준에 적합한 문항을 추출하였다(이호준·최명

일, 2006).

분석 결과, <표 3-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10개 항목 중 요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3개 항목(‘나는 평소 모르는 사람은 친구로 수락하지 않는다’,

‘나는 남의 글에 대해 ‘좋아요’를 누르지도 않고, 댓글도 달지 않는 등 무반응으로

일관한다’, ‘나는 페이스북을 자주 로그인하지 않는다’)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항목에서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요인은 전체 변량의 61.79%를 설명하

였다.

첫 번째 요인인 사교적 회피는 3개 항목으로 ① 나는 나만 아는 새로운 계정을

사용한다 ② 나는 페이스북에 내 담벼락만 이용할 뿐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는

다 ③ 나는 나를 귀찮게 하는 친구를‘친구 끊기’한다 등으로 구성된다. 이 3개

항목에 대한 응답치를 합산 평균하여 사교적 회피로 지수화하였다(Cronbach’s

α=.642).

두 번째 요인인 기계적 회피는 2개 항목으로 ① 나는 페이스북의 일부 알림

을 끈 상태이다 ② 나는 내 계정을 임시 비활성화로 설정하곤 한다 등으로 구

성된다. 이 2개 항목에 대한 응답치를 합산 평균하여 기계적 회피로 지수화하

였다(Cronbach’s α=.619).

세 번째 요인인 인지적 회피는 3개 항목으로 ① 나는 평소 뉴스피드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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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깊게 보지 않는다 ② 뉴스피드가 왔을 때 별 생각 없이 본다 ③ 뉴스피드가

왔을 때 안 읽고 넘길 때가 많다 등으로 구성된다. 이 3개 항목에 대한 응답치

를 합산 평균하여 사교적 회피로 지수화하였다(Cronbach’s α=.696).

<표 3-16> SNS 회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설문문항

요인1

사교적

회피

요인2

기계적

회피

요인3

인지적

회피

나는 나만 아는 새로운 계정을 사용한다 .819 -.041 .001

나는 페이스북에 내 담벼락만 이용할 뿐 다른 사람

들과 교류하지 않는다
.715 .287 .151

나는 나를 귀찮게 하는 친구를 ‘친구 끊기’한다 .627 .140 .042

나는 남의 글에 대해 ‘좋아요’를 누르지도 않고, 댓

글도 달지 않는 등 무반응으로 일관한다＊
.518 .468 .155

나는 페이스북의 일부 알림을 끈 상태이다 -.065 .830 .196

나는 내 계정을 임시 비활성화로 설정하곤 한다 .330 .721 .024

나는 페이스북을 자주 로그인하지 않는다＊ .439 .587 .287

나는 평소 뉴스피드를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 .084 .281 .803

뉴스피드가 왔을 때 별 생각 없이 본다 -.025 -.070 .792

뉴스피드가 왔을 때 안 읽고 넘길 때가 많다 .243 .316 .679

아이겐값 2.216 2.060 1.904

설명변량(%) 22.158 20.596 19.035

누적설명변량(%) 22.158 42.754 61.790

Cronbach’s Alpha .642 .619 .696

＊요인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임

6) SNS 전환의도에 관한 문항

SNS 전환의도는 현재 사용하는 매체에서 여러 불만족으로 타 매체로 전환하

고자 하는 의도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곽기영·김효준, 2011). 곽기영·김효준



- 57 -

(2011)이 사용한 척도를 페이스북 이용에 맞게 수정하여 4개 문항을 5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 이 4개 항목에 대한 응답치를 합산 평균하여 SNS 전환의도로

지수화하였다(Cronbach’s α=.849).

<표 3-17> SNS 전환의도의 측정항목

변인 설문문항

SNS

전환의도

나는 페이스북 외에 다른 SNS 사용을 고려해 본적이 있다

나는 마음에 드는 새로운 SNS가 나온다면, 페이스북 사용을

그만 둘 생각이 있다

내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SNS의 서비스가 더 만족스러울 것이다

나는 페이스북을 중단하고 다른 SNS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설정된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이 연구에서의 주요 변인인 SNS 이용자 성향, 미디어 특성, SNS 과

잉의존, SNS 부정적 평가, SNS 회피, 그리고 SNS 전환의도 등 변인의 신뢰

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의 신뢰도 계수를 이용했으며

검증되지 않은 척도의 경우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SNS 이용자 성향, 미디어 특성, SNS 과잉의존, SNS 부정적 평가,

SNS 회피, 그리고 SNS 전환의도의 하위변인들의 영향관계를 밝히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존재하는 관련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다. 다중회귀분석은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회귀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종속변

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종속변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모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통계적 방법이다(성태제, 2010). 이 방

법을 통하여 SNS 이용자 성향, 미디어 특성, SNS 과잉의존이 SNS 부정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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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다중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와 각 독립변수사이의 상관관계는 높고 독립변수

들 사이의 상관은 낮아야 모형의 영향력이 높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연구들은 측정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 각 변수들 간의 일

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들이 상호 독립하지 못하면

다중공선성이라는 문제가 나타난다. 즉 회귀변수들간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

는 것이다(김계수, 2008; 성태제, 2010). 다중공선성문제를 진단한 결과 분산팽

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이 (1.007-2.447)으로 10보다 현저하

게 작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SNS 회피 및 SNS

전환의도에 대한 독립변인의 독립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

인들을 통제하였다.

먼저 이용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은 SNS 이용뿐만 아니라 미디어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Hargittai, 2007; 주정민, 2006; 이호영·김희

연·정부연·장덕진·김기훈, 2011). SNS 경우 여자보다는 남자가, 나이가 어릴수

록 SNS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학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이호영 외,

2011).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SNS 피로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쿠르트>, 2013. 8. 2).

둘째, SNS 이용량관련 변인으로 SNS 이용시간과 이용기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SNS 이용시간은 절대적인 SNS 이용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디

어 이용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김봉섭·박상미, 2013; 진보래

외, 2012; 이지은·성동규, 2013). SNS 이용기간 또한 SNS에 대한 이용자의 인

식이나 평가에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데, SNS 이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

용자가 SNS의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에 대해 많이 알게 됨으로

써 SNS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 연구는 인구학적 속성인 성별, 연령, 학력과 SNS 이용

량관련 변인인 이용시간과 이용기간을 통제적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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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자료 분석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량

이 연구에서 모든 변인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측정한 각 변인의 기술

통계량은 아래의 <표 3-18>과 같다.

<표 3-18> 주요변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측정변인 측정항목수 평균 표준편차

이용자

성향

외향성 5항목 3.1964 .74977

사회적 부채 3항목 3.1453 .73905

사회 및 타인에대한 관심 5항목 2.2412 .70508

미디어

특성

상대적 이점 4항목 3.2625 .68458

지각된 복잡성 3항목 2.6620 .83788

지각된 위험 4항목 3.8170 .75359

SNS 과잉의존 8항목 2.4632 .85213

SNS

부정적

평가

SNS 피로감 4항목 2.5400 .77692

사생활 침해 4항목 3.1685 .93915

평판우려 5항목 2.6340 .94890

소외감 5항목 2.5524 .89042

SNS

회피

인지적 회피 3항목 3.2633 .70481

사교적 회피 3항목 2.5033 .84924

기계적 회피 2항목 3.0540 .97929

SNS 전환의도 4항목 3.1435 .79769

2) 상관관계분석

각 측정변인들에 대하여 서로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가를 파악하고 변수들

간 방향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3-19>와 같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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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주요변인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요인 외향성
사회적
부채 무관심

상대적
이점

지각된
복잡성

지각된
위험

과잉
의존

SNS
피로감

사생활
침해

평판
우려 소외감

인지적
회피

사교적
회피

기계적
회피

SNS
전환의도

외향성 1 　 　 　 　 　 　 　 　 　 　 　 　 　 　

사회적 부채 -.368*** 1 　 　 　 　 　 　 　 　 　 　 　 　 　

무관심 -.098* .286*** 1 　 　 　 　 　 　 　 　 　 　 　 　

상대적이점 .288*** -.116** -.197*** 1 　 　 　 　 　 　 　 　 　 　 　

지각된복잡성 -.105* .246*** .287*** -.234*** 1 　 　 　 　 　 　 　 　 　 　

지각된 위험 -.106* .184*** -.091* .043 .096* 1 　 　 　 　 　 　 　 　 　

SNS 과잉의존 .234*** -.048 -.001 .452*** -.076 -.043 1 　 　 　 　 　 　 　 　

SNS 피로감 -.064 .124** .276*** -.227*** .377*** .080 .173*** 1 　 　 　 　 　 　 　

사생활침해 -.001 .199*** .035 -.006 .127** .327*** .144** .435*** 1 　 　 　 　 　 　

평판우려 -.116** .171*** .060 .066 .110* .137** .415*** .410*** .529*** 1 　 　 　 　 　

소외감 -.115* .123** .147** .089* .164*** .010 .374*** .377*** .380*** .592** 1 　 　 　 　

인지적 회피 -.083 .112* .112* -.235*** .240*** .145** -.293*** .238*** .143** -.015 -.039 1 　 　 　

사교적 회피 -.068 .177*** .361*** -.296*** .261*** -.077 -.066 .403*** .226*** .099* .197*** .248*** 1 　 　

기계적 회피 -.086 .072 .162*** -.248*** .160*** .133** -.198*** .325*** .221*** .017 .054 .367*** .372*** 1 　

SNS 전환의도 .026 .089* .093* -.257*** .211*** .150** -.130** .317*** .250*** .089* .078 .283*** .336*** .392*** 1

*p＜.05, **p＜.01, ***p＜.001



- 61 -

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제1절 연구문제의 분석 결과

SNS 회피 및 SNS 전환의도의 영향요인을 찾아보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SNS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성, 연령, 학력 등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시간과 이용기간인 SNS 이용량 변인을 통제한 상

태에서 이용자 성향과 미디어 특성, SNS 과잉의존이 SNS 부정적 평가, SNS

회피 및 SNS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모델은 먼저 세가지 인구사회학적 변인

을 투입하고 두 번째 단계로 SNS 이용량변인들을 투입하고, 세 번째 단계로

예측변인들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다중상관 계수자승화(R2)의 변화로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량을 통제한 상

태에서 이용자 성향, 미디어 특성, SNS 과잉의존이 SNS 부정적 평가에 미치

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검증하였으며 SNS 부정적 평가가 SNS 회피 및 SNS

전환의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1. [연구문제 1]의 결과: 이용자 성향이 SNS 과잉의존에미치는 영향

SNS 과잉의존에 대한 이용자성향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용자 성향의 예측변인들은 외향성, 사회적 부채, 사회 및 타

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구성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중에 각 단계에서 추가로 투입된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

도는 R2변화량과 그에 대한 통계적 유의검증(F값)을 통해 개별 변인의 상대적

인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성태제, 2010). 분석 결과, <표 4-1>과 같이 인구학

적 변인과 SNS 이용량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용자성향의 예측변인들이 투입된

경우 모형의 설명력(R2)은 총분산의 16.2%였으며, 이용자 성향 변인들이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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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의존을 5.4%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9.447, p＜.001). 예측변

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행변인과 예측변인이 모두 포함된 풀(full)모델

에서 독립적으로 SNS 과잉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외향성(β=.238, p

＜.001)이었다.

다른 사람과 활달하게 교류하고 쉽게 어울리며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자유

롭게 표현하고 폭넓은 우정을 맺는 등 외향적 성향이 높은 이용자일수록 페이

스북 이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페이스북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지

나치게 페이스북에 몰두하는 의존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1> 이용자 성향이 SNS 과잉의존에 미치는 영향

요인
SNS 과잉의존

Beta R R2 R2 변화량

인구학적

속성

성 -.020

.172** .030**연령 -.168**

학력 -.008

SNS

이용량

이용시간 .294***

.328*** .107*** .078***

이용기간 .003

이용자

성향

외향성 .238***

.402*** .162*** .054***사회적 부채 .028

무관심 .080

*p＜.05, **p＜.01, ***p＜.001

2. [연구문제 2]의 결과: 미디어 특성이 SNS 과잉의존에미치는 영향

SNS 과잉의존에 대한 미디어 특성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미디어 특성의 예측변인들은 상대적 이점, 지각된 복잡성, 지

각된 위험으로 구성하였다.

<표 4-2>와 같이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량을 통제한 상태에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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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의 예측변인들을 투입한 경우 모형의 설명력(R2)은 총분산의 25.5%였으며,

미디어 특성 변인들이 SNS 과잉의존을 14.8%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F=16.781, p＜.001). 예측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행변인과 예측

변인이 모두 포함된 풀(full)모델에서 독립적으로 SNS 과잉의존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은 상대적 이점(β=.392, p＜.001)과 지각된 복잡성(β=.118, p＜.05)이

었다.

페이스북이 의사소통과 정보획득이 가능하며 다른 인터넷 서비스보다 더 편

리하고 일상생활에 더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페이스북을 과도하게 사용하

거나 지나치게 페이스북에 몰두하는 의존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페이스북 이용방법이 복잡하고 페이스북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기

능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이용자가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과잉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사용이 복잡

하다고 생각할수록 페이스북 기능이나 이용방법을 더 잘 알기 위해 페이스북

에 더 몰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표 4-2> 미디어 특성이 SNS 과잉의존에 미치는 영향

요인
SNS 과잉의존

Beta R R2 R2 변화량

인구학적

속성

성 -.020

.172** .030**연령 -.168**

학력 -.008

SNS

이용량

이용시간 .294***

.328*** .107*** .078***

이용기간 .003

미디어

특성

상대적 이점 .392***

.505*** .255*** .148***지각된 복잡성 .118*

지각된 위험 -.08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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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3]의결과: 이용자성향이SNS 부정적평가에미치는영향

SNS 부정적 평가에 대한 이용자성향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SNS 부정적 평가는 구체적으로 SNS 피로감, 사생활 침해,

평판우려, 소외감 등 하위 변인으로 구성하고, 이용자 성향의 예측변인들은 외

향성, 사회적 부채, 사회 및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구성하였다.

1) 이용자 성향과 SNS 피로감

먼저 <표 4-3>과 같이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량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

용자 성향의 예측변인들을 투입한 경우 모형의 설명력(R2)은 총분산의 12.2%

였고, 이용자 성향이 투입되면서 SNS 피로감을 8.1%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6.810, p＜.001). 예측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행변인과

예측변인이 모두 포함된 풀(full)모델에서 독립적으로 SNS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 및 타인에 대한 무관심(β=.282, p＜.001)이었다.

<표 4-3> 이용자 성향이 SNS 피로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
SNS 피로감

Beta R R2 R2 변화량

인구학적

속성

성 .007

.122 .015연령 .071

학력 .082

SNS

이용량

이용시간 -.112*

.203** .041** .026**

이용기간 -.112*

이용자

성향

외향성 -.055

.349*** .122*** .081***사회적 부채 .001

무관심 .28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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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생각이나 의견,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 그리고 주변 일어난 일

이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이용자일수록 페이

스북에 다른 사람의 일상을 알게 되는 피곤함이나 관리에 대한 피로감이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이용자 성향과 사생활 침해

<표 4-4>와 같이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량들의 설명력을 통제한 상태

에서 이용자 성향의 예측변인들은 투입한 경우 모형의 설명력(R2)은 총분산의

9.0%였으며 이용자 성향은 사생활 침해를 4.1%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F=4.851, p＜.001). 예측변인들 중 독립적으로 사생활 침해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은 사회적 부채(β=.215, p＜.001)였다.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연결이나 친분이 약한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대해 부

담이 있으며 인맥 형성 자체에 대해 부담감이 있는 이용자일수록 페이스북에

서 타인에 의해 감시당할 우려나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4> 이용자 성향이 사생활 침해에 미치는 영향

요인
사생활 침해

Beta R R2 R2 변화량

인구학적

속성

성 .131**

.208*** .043***연령 -.045

학력 .170***

SNS

이용량

이용시간 -.049
.222 .049 .006

이용기간 .071

이용자

성향

외향성 .025

.300*** .090*** .041***사회적 부채 .215***

무관심 -.017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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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 성향과 평판우려

<표 4-5>와 같이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량들의 설명력을 통제한 상태

에서 이용자 성향의 예측변인들을 투입할 경우 모형의 전체설명력(R2)은 7.3%

였고(F=3.838, p＜.001), 이용자 성향이 투입되면서 평판우려를 5.3% 추가로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들 중 독립적으로 평판우려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은 외향성(β=-.108, p＜.05)과 사회적 부채(β=.154, p＜.01)였다.

다른 사람과 활달하게 교류하고 쉽게 어울리며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자유

롭게 표현하고 폭넓은 우정을 맺는 등 외향적 성향이 높은 이용자일수록 페이

스북에서 내 글이나 내 페이스북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별

다를 우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연결

이나 친분이 약한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이용자일수록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이 내 글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있는지, 내 페이스북

에 대해 좋지 않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 자신에 대한 평판을 두려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이용자 성향이 평판우려에 미치는 영향

요인
평판우려

Beta R R2 R2 변화량

인구학적

속성

성 -.004

.138 .019연령 -.143**

학력 .032

SNS

이용량

이용시간 .033
.142 .020 .001

이용기간 -.004

이용자

성향

외향성 -.108*

.270*** .073*** .053***사회적 부채 .154**

무관심 .04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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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 성향과 소외감

<표 4-6>과 같이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량들의 설명력을 통제한 상태

에서 이용자 성향의 예측변인들이 투입된 경우 모형의 설명력(R2)은 총분산의

6.9%였으며, 이용자 성향 변인들은 소외감을 6.7%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F=3.648, p＜.001). 예측변인들 중 독립적으로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외향성(β=-.129, p＜.05), 사회 및 타인에 대한 무관심(β=.166, p＜.01)

이었다.

<표 4-6> 이용자 성향이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
소외감

Beta R R2 R2 변화량

인구학적

속성

성 -.036

.046 .002연령 -.017

학력 .027

SNS

이용량

이용시간 -.005
.048 .002 .000

이용기간 .017

이용자

성향

외향성 -.129*

.263*** .069*** .067***사회적 부채 .079

무관심 .166**

*p＜.05, **p＜.01, ***p＜.001

다른 사람과 활달하게 교류하고 쉽게 어울리며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자유

롭게 표현하고 폭넓은 우정을 맺는 등 외향적 성향이 높은 이용자일수록 페이

스북에서 느끼는 박탈감이나 소외감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향적 이용

자는 사교적이고 사회적응 능력이 높고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

에 타인과 관계 속에 느끼는 주관적 소외감이 낮을 수 있다. 반면에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 그리고 주변 일어난 일이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이용자일수록 페이스북에서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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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박탈감이나 소외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및 타인에 대해 관

심이 없는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더 개인적이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이 적어

서 유대감이 약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감이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4. [연구문제 4]의결과: 미디어특성이SNS 부정적평가에미치는영향

SNS 부정적 평가에 대한 미디어 특성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미디어 특성의 예측변인들은 상대적 이점, 지각된 복잡성,

지각된 위험으로 구성되었다.

SNS 부정적 평가에 미치는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

용시간과 SNS 이용기간인 SNS 이용량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미디어 특성

변인들이 종속변인인 SNS 부정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

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산출된 다중상관계수자승

화(R2)의 변화로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변인 통제한 상태에서 미디어 인

식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1) 미디어 특성과 SNS 피로감

먼저, <표 4-7>과 같이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량 변인의 설명력을 통

제한 상태에서 미디어 특성의 예측변인들을 투입한 경우 모형의 설명력(R2)은

총분산의 18.2%였으며, 미디어 특성 변인들은 SNS 피로감을 14.1% 추가로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0.936, p＜.001). 예측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독립적으로 SNS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상대적 이점(β=-.132, p

＜.01)과 지각된 복잡성(β=.348, p＜.001)이었다.

페이스북이 의사소통과 정보획득이 가능하며 다른 인터넷 서비스보다 더 편

리하고 개인일상 생활에 더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페이스북을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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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담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페이스북 이용방법이 복잡하고 페

이스북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기능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이용자일수

록 페이스북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고 이용하고 나면 피로감을 많이 느

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7> 미디어 특성이 SNS 피로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
SNS 피로감

Beta R R2 R2 변화량

인구학적

속성

성 .007

.122 .015연령 .071

학력 .082

SNS

이용량

이용시간 -.112*

.203** .041** .026**

이용기간 -.112*

미디어

특성

상대적 이점 -.132**

.427*** .182*** .141***지각된 복잡성 .348***

지각된 위험 -.029

*p＜.05, **p＜.01, ***p＜.001

2) 미디어 특성과 사생활 침해

<표 4-8>과 같이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량 변인의 설명력을 통제한 상

태에서 미디어 특성의 예측 변인들을 투입한 경우 모형의 설명력(R2)은 총분산

의 12.1%였으며, 미디어 특성 변인들은 사생활 침해를 7.2%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6.754, p＜.001). 구체적으로 예측변인들 중 독립적으로 사

생활 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지각된 위험성(β=.253, p＜.001)이었다.

페이스북에 남긴 글 때문에 남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인식하는 이용자

일수록 페이스북에서 타인에 의해 감시가 당할 우려와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불

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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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미디어 특성이 사생활 침해에 미치는 영향

요인
사생활 침해

Beta R R2 R2 변화량

인구학적

속성

성 .131**

.208*** .043***연령 -.045

학력 .170***

SNS

이용량

이용시간 -.049
.222 .049 .006

이용기간 .071

미디어

특성

상대적 이점 -.018

.348*** .121*** .072***지각된 복잡성 .077

지각된 위험 .253***

*p＜.05, **p＜.01, ***p＜.001

3) 미디어 특성과 평판우려

<표 4-9>와 같이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량의 설명력을 통제한 상태에

서 미디어 특성의 예측 변인들을 투입한 경우 모형의 설명력(R2)은 총분산의

4.4%였으며, 미디어 특성 변인들은 평판우려를 2.4%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276, p＜.05). 예측변인들 중 독립적으로 평판우려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은 지각된 복잡성(β=.106, p＜.05)과 지각된 위험(β=.108, p＜.05)이었다.

페이스북 이용방법이 복잡하고 페이스북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기능을 이해

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이용자일수록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이 내 글에 대

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내 페이스북에 대해 좋지 않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 평판에 대해 더 많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페이스북에 남긴 글

때문에 남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

판 받을 수 있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인식하는 이용자일수록 페이스북에

서 내 글이나 내 페이스북에 대한 다른 사람의 부정적 평판에 대해 우려가 높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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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미디어 특성이 평판우려에 미치는 영향

요인
평판우려

Beta R R2 R2 변화량

인구학적

속성

성 -.004

.138 .019연령 -.143**

학력 .032

SNS

이용량

이용시간 .033
.142 .020 .001

이용기간 -.004

미디어

특성

상대적 이점 .002

.211* .044* .024*지각된 복잡성 .106*

지각된 위험 .108*

*p＜.05, **p＜.01, ***p＜.001

4) 미디어 특성과 소외감

<표 4-10>과 같이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량의 설명력을 통제한 상태에

서 미디어 특성의 예측 변인들을 투입한 경우 모형의 설명력(R2)은 총분산의

5.8%였으며, 미디어 특성 변인들은 소외감을 5.6%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F=3.025, p＜.001). 예측변인들 중 독립적으로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지각된 복잡성(β=.253, p＜.001)이었다.

페이스북 이용방법이 복잡하고 페이스북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기능을 이해

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이용자는 페이스북을 능숙하게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

에 친근감이 부족하여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박탈감이

나 소외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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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미디어 특성이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
소외감

Beta R R2 R2 변화량

인구학적

속성

성 -.036

.046 .002연령 -.017

학력 .027

SNS

이용량

이용시간 -.005
.048 .002 .000

이용기간 .017

미디어

특성

상대적 이점 .095

.241*** .058*** .056***지각된 복잡성 .253***

지각된 위험 -.057

*p＜.05, **p＜.01, ***p＜.001

5. [연구문제5]의결과: SNS 과잉의존이SNS 부정적평가에미치는영향

SNS 부정적 평가에 대한 SNS 과잉의존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SNS 부정적 평가에 미치는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

용시간과 SNS 이용기간인 SNS 이용량 변인, SNS 이용자 성향과 SNS 미디

어 특성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SNS 과잉의존 변인이 SNS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산출된 다중상관계수자승화(R2)의 변화로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량, SNS 이용자 성향과 SNS 미디어 특성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SNS 과잉의존 변인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SNS 부정적 평가에 대

한 예측변인들의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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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NS 과잉의존과 SNS 피로감

먼저 <표 4-11>과 같이 과잉의존이 피로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량, SNS 이용자 성향과 SNS 미디어

특성 변인의 설명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SNS 과잉의존이 투입된 경우 모형의

설명력(R2)은 총분산의 32.9%였으며, SNS 과잉의존은 SNS 피로감을 11.8%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5.848, p＜.001). 선행변인과 예측변인이

모두 포함된 풀(full)모델에서 SNS 과잉의존이 독립적으로 SNS 피로감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03, p＜.001).

<표 4-11> SNS 과잉의존이 SNS 피로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
SNS 피로감

Beta R R2 R2 변화량

인구학적

속성

성 .007

.122 .015연령 .071

학력 .082

SNS

이용량

이용시간 -.112*

.203** .041** .026**

이용기간 -.112*

이용자

성향

외향성 -.055

.349*** .122*** .081***사회적 부채 .001

무관심 .282***

미디어

특성

상대적 이점 -.106*

.460*** .211*** .089***지각된 복잡성 .302***

지각된 위험 -.011

SNS 과잉의존 .403*** .574*** .329*** .118***

*p＜.05, **p＜.01, ***p＜.001

페이스북 이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페이스북을 과도하게 사용하

거나 지나치게 페이스북에 몰두하는 의존정도가 높은 이용자가 SNS 피로감을

더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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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 과잉의존과 사생활 침해

<표 4-12>와 같이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량, SNS 이용자 성향과 SNS

미디어 특성 변인의 설명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SNS 과잉의존이 투입된 경우

모형의 설명력(R2)은 총분산의 17.6%였으며, SNS 과잉의존은 사생활 침해를

3.4%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6.899, p＜.001). SNS 과잉의존이

독립적으로 사생활 침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16, p

＜.001).

<표 4-12> SNS 과잉의존이 사생활침해에 미치는 영향

요인
사생활침해

Beta R R2 R2 변화량

인구학적

속성

성 .131**

.208*** .043***연령 -.045

학력 .170***

SNS

이용량

이용시간 -.049
.222 .049 .006

이용기간 .071

이용자

성향

외향성 .025

.300*** .090*** .041***사회적 부채 .215***

무관심 -.017

미디어

특성

상대적 이점 -.014

.377*** .142*** .052***지각된 복잡성 .046

지각된 위험 .230***

SNS 과잉의존 .216*** .419*** .176*** .034***

*p＜.05, **p＜.01, ***p＜.001

페이스북 이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페이스북을 과도하게 사용하

거나 지나치게 페이스북에 몰두하는 등 의존정도가 높은 이용자는 페이스북에

서 타인에 의해 감시당할 우려 사생활이 노출되는 데 대한 불안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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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S 과잉의존과 평판우려

<표 4-13>과 같이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량, SNS 이용자 성향과 SNS

미디어 특성 변인의 설명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SNS 과잉의존이 투입된 경우

모형의 설명력(R2)은 총분산의 26.1%였으며, SNS 과잉의존은 평판우려를

17.6%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1.414, p＜.001). SNS 과잉의존이

독립적으로 평판우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93, p

＜.001).

페이스북 이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페이스북을 과도하게 사용하

거나 지나치게 페이스북에 몰두하는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이 내

페이스북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는 등 부정적 평판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3> SNS 과잉의존이 평판우려에 미치는 영향

요인
평판우려

Beta R R2 R2 변화량

인구학적

속성

성 -.004

.138 .019연령 -.143**

학력 .032

SNS

이용량

이용시간 .033
.142 .020 .001

이용기간 -.004

이용자

성향

외향성 -.108*

.270*** .073*** .053***사회적 부채 .154**

무관심 .043

미디어

특성

상대적 이점 .061

.292 .085 .013지각된 복잡성 .065

지각된 위험 .080

SNS 과잉의존 .493*** .511*** .261*** .17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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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NS 과잉의존과 소외감

마지막으로 <표 4-14>와 같이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량, SNS 이용자

성향과 SNS 미디어 특성 변인의 설명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SNS 과잉의존이

투입된 경우 모형의 설명력(R2)은 총분산의 23%였으며, SNS 과잉의존은 소외

감을 11.1%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9.634, p＜.001). SNS 과잉의

존이 독립적으로 소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91, p

＜.001).

<표 4-14> SNS 과잉의존이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
소외감

Beta R R2 R2 변화량

인구학적

속성

성 -.036

.046 .002연령 -.017

학력 .027

SNS

이용량

이용시간 -.005
.048 .002 .000

이용기간 .017

이용자

성향

외향성 -.129*

.263*** .069*** .067***사회적 부채 .079

무관심 .166**

미디어

특성

상대적 이점 .178**

.345*** .119*** .050***지각된복잡성 .197***

지각된 위험 -.074

SNS 과잉의존 .391*** .479*** .230*** .111***

*p＜.05, **p＜.01, ***p＜.001

페이스북 이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페이스북을 과도하게 사용하

거나 지나치게 페이스북에 몰두하는 이용자일수록 페이스북에서 느끼는 박탈

감이나 소외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페이스북에 의존할수록 SNS에 대한 애

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기를 더 원하고 더 많은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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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싶어하며, 따라서 이런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박탈감과 소외감을 더 쉽

게 느끼는 것이다.

6. [연구문제 6]의 결과: SNS 부정적평가가 SNS 회피에미치는영향

SNS 회피에 대한 SNS 부정적 평가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SNS 회피에 미치는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시간

과 이용기간인 SNS 이용량 변인, SNS 이용자 성향, SNS 미디어 특성과

SNS 과잉의존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SNS 부정적 평가 변인들인 SNS 피

로감, 사생활 침해, 평판우려, 소외감이 SNS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

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산출된 다

중상관계수자승화(R2)의 변화로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량, SNS 이용자 성

향, SNS 미디어 특성과 SNS 과잉의존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SNS 부정적

평가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1) SNS 부정적 평가와 SNS 인지적 회피

먼저, <표 4-15>와 같이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량, SNS 이용자 성향,

SNS 미디어 특성과 SNS 과잉의존 변인의 설명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SNS

부정적 평가를 투입한 경우 모형의 설명력(R2)은 총분산의 17.1%였으며 SNS

부정적 평가는 SNS 인지적 회피를 1.9%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4.813, p＜.001). 예측변인들 중 독립적으로 SNS 인지적 회피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은 SNS 피로감(β=.170, p＜.01)이었다.

페이스북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감, 다른 사람의 일상을 알게 되는 피곤함 그

리고 이용 후 신체적 피로감이 높을수록 페이스북 뉴스피드를 주의 깊게 보지

않거나 읽지 않고 넘길 때가 많아 인지적 회피 행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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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SNS 부정적 평가가 SNS 인지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

요인
SNS 인지적 회피

Beta R R2 R2 변화량

인구학적

속성

성 .019

.097 .009연령 .034

학력 .080

SNS

이용량

이용시간 -.267***

.285*** .082*** .072***

이용기간 -.063

이용자

성향

외향성 -.040

.303 .092 .010사회적 부채 .043

무관심 .064

미디어

특성

상대적 이점 -.151**

.354** .125** .033**지각된복잡성 .047

지각된 위험 .107*

SNS 과잉의존 -.196*** .391*** .153*** .028***

SNS

부정적

평가

SNS 피로감 .170**

.414 .171 .019
사생활 침해 .041

평판우려 -.051

소외감 -.022

*p＜.05, **p＜.01, ***p＜.001

2) SNS 부정적 평가와 SNS 사교적 회피

<표 4-16>과 같이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량, SNS 이용자 성향, SNS

미디어 특성과 SNS 과잉의존 변인의 설명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SNS 부정적

평가가 투입된 경우 모형의 설명력(R2)은 총분산의 31.8%였으며 SNS 부정적

평가는 SNS 사교적 회피를 9.2%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1.189,

p＜.001). 예측변인들 중 독립적으로 SNS 사교적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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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NS 피로감(β=.219, p＜.001), 사생활 침해(β=.150, p＜.01), 평판우려(β

=-.166, p＜.05), 소외감(β=.194, p＜.01)이었다.

<표 4-16> SNS 부정적 평가가 SNS 사교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

요인
SNS 사교적 회피

Beta R R2 R2 변화량

인구학적

속성

성 -.017

.229*** .052***연령 .232***

학력 -.017

SNS

이용량

이용시간 -.098
.280** .078** .026**

이용기간 -.123*

이용자

성향

외향성 -.068

.422*** .178*** .100***사회적 부채 .045

무관심 .293

미디어

특성

상대적 이점 -.184***

.461** .213** .035**지각된 복잡성 .032

지각된 위험 -.062

SNS 과잉의존 -.132* .475*** .225*** .013***

SNS

부정적

평가

SNS 피로감 .219***

.564*** .318*** .092***
사생활 침해 .150**

평판우려 -.166*

소외감 .194**

*p＜.05, **p＜.01, ***p＜.001

페이스북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감, 다른 사람의 일상을 알게 되는 피곤함 그

리고 이용하고 나면 신체적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타

인과의 교류 행위를 회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페이스북에서 타인에 의

해 감시당할 우려,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불안이 높은 이용자는 개인의 일상을

타인에게 잘 노출하지 않고 사교적 행위를 회피하였다. 또한 페이스북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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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글에 반응해주지 않을 때 느끼는 박탈감이나 친구사이에서 느끼는 소

외감이 높을수록 페이스북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와 유대감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이 내 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내 페이스북에 대

해 좋지 않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 남들의 평판에 대해 두려움이 높은

이용자는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평판을 잘 관리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적극적

으로 교류하고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SNS 부정적 평가와 SNS 기계적 회피

<표 4-17>과 같이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량, SNS 이용자 성향, SNS

미디어 특성과 SNS 과잉의존 등 변인의 설명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SNS 부정

적 평가가 투입된 경우 모형의 설명력(R2)은 총분산의 19.2%였으며 SNS 부정

적 평가는 SNS 기계적 회피를 7.2%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5.690, p＜.001). 예측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적으로 SNS 기계

적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SNS 피로감(β=.271, p＜.001), 사생활 침해(β

=.140, p＜.05)였다.

페이스북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감, 다른 사람의 일상을 알게 되는 피곤함 그

리고 이용 후 신체적 피로감이 높을수록 기계적 수단으로 페이스북을 이용을

회피하고, 페이스북에서 타인에 의해 감시당할 우려와 사생활 노출에 대해 불

안해하는 이용자일수록 페이스북의 일부알림을 끄거나 개인 계정을 임시 비활

성화로 설정하는 기계적 수단으로 페이스북 이용을 회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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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SNS 부정적 평가가 SNS 기계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

요인
SNS 기계적 회피

Beta R R2 R2 변화량

인구학적

속성

성 .049

.096 .009연령 -.017

학력 .086

SNS

이용량

이용시간 -.142**

.225*** .050*** .041***

이용기간 -.139**

이용자

성향

외향성 -.067

.278* .077* .027*사회적 부채 -.025

무관심 .158**

미디어

특성

상대적 이점 -.153**

.337** .114** .036**지각된 복잡성 .057

지각된 위험 .112*

SNS 과잉의존 -.093 .346 .120 .006

SNS

부정적

평가

SNS 피로감 .271***

.438*** .192*** .072***
사생활 침해 .140*

평판우려 -.133

소외감 .050

*p＜.05, **p＜.01, ***p＜.001

7. [연구문제7]의결과: SNS 부정적평가가SNS 전환의도에미치는영향

SNS 전환의도에 미치는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

시간과 이용기간인 SNS 이용량 변인, SNS 이용자 성향, SNS 미디어 특성과

SNS 과잉의존 등 변인들의 통제한 상태에서 SNS 부정적 평가 변인들인

SNS 피로감, 사생활 침해, 평판우려, 소외감이 SNS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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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결

과 산출된 다중상관계수자승화(R2)의 변화로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량,

SNS 이용자 성향, SNS 미디어 특성과 SNS 과잉의존 등 변인들을 통제한 상

태에서 SNS 부정적 평가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표 4-18> SNS 부정적 평가가 SNS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SNS 전환의도

Beta R R2 R2 변화량

인구학적

속성

성 .065

.081 .007연령 .035

학력 .027

SNS

이용량

이용시간 -.144**

.158* .025* .018*

이용기간 .036

이용자

성향

외향성 -.015

.184 .034 .009사회적 부채 .022

무관심 .085

미디어

특성

상대적 이점 -.162**

.298*** .089*** .055***지각된복잡성 .111*

지각된 위험 .136**

SNS 과잉의존 -.005 .298 .089 .000

SNS

부정적

평가

SNS 피로감 .223***

.406*** .165*** .076***
사생활 침해 .176**

평판우려 -.070

소외감 .057

*p＜.05, **p＜.01, ***p＜.001

<표 4-18>과 같이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량, SNS 이용자 성향, SNS

미디어 특성과 SNS 과잉의존 등 변인들의 설명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SNS 부

정적 평가를 투입한 경우 모형의 영향력(R2)은 총분산의 16.5%였으며 SNS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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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평가는 SNS 전환의도를 7.6%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4.751, p＜.001). 독립적으로 SNS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SNS

피로감(β=.223, p＜.001)과 사생활 침해(β=.176, p＜.001)였다.

페이스북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감, 다른 사람의 일상을 알게 되는 피곤함과

이용 후 신체적 피로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타인에 의해 감시당

할 우려와 사생활 노출에 대해 불안해하는 이용자수록 페이스북 외에 다른

SNS 사용을 고려해 본 적이 있으며 페이스북을 중단하고 다른 SNS를 사용할

의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8. [연구문제 8]의 결과: SNS 회피가 SNS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

SNS 전환의도에 대한 SNS 회피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SNS 전환의도에 미치는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시간과 이용기간인 SNS 이용량, SNS 이용자 성향, SNS 미디어 특

성과 SNS 과잉의존, 그리고 SNS 부정적 평가 등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SNS 인지적 회피, SNS 사교적 회피, SNS 기계적 회피로 구성된 SNS 회피

변인들이 SNS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산출된 다중상관계수자승화(R2)의 변

화로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량, SNS 이용자 성향, SNS 미디어 특성과

SNS 과잉의존, 그리고 SNS 부정적 평가 등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SNS

회피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SNS 전환의도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9>와 같이 인구학적 변인과 SNS 이용량, SNS 이용자 성향, SNS

미디어 특성과 SNS 과잉의존, 그리고 SNS 부정적 평가 등 변인들의 설명력

을 통제한 상태에서 SNS 회피를 투입한 경우 모형의 영향력(R2)은 총분산의

26.5%였으며 SNS 회피는 SNS 전환의도를 9.9%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F=7.213, p＜.001). 예측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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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SNS 사교적 회피(β=.196, p＜.001)와

SNS 기계적 회피(β=.224, p＜.001)였다.

<표 4-19> SNS 회피가 SNS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SNS 전환의도

Beta R R2 R2 변화량

인구학적

속성

성 .065

.081 .007연령 .035

학력 .027

SNS

이용량

이용시간 -.144**

.158* .025* .018*

이용기간 .036

이용자

성향

외향성 -.015

.184 .034 .009사회적 부채 .022

무관심 .085

미디어

특성

상대적 이점 -.162**

.298*** .089*** .055***지각된복잡성 .111*

지각된 위험 .136**

SNS 과잉의존 -.005 .298 .089 .000

SNS

부정적

평가

SNS 피로감 .223**

.406*** .165*** .076***
사생활 침해 .174**

평판우려 -.070

소외감 .057

SNS

회피

인지적 회피 .079

.514*** .265*** .099***사교적 회피 .196***

기계적 회피 .224***

*p＜.05, **p＜.01, ***p＜.001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과 사귀며 교류하는 것을 회피하는 이용자일수록, 그

리고 페이스북의 일부 알림기능을 끄거나 SNS 개인 계정을 임시 비활성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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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기계적 수단으로 SNS 이용을 회피하는 행위가 높은 이용자일수록 페이스

북 외에 다른 SNS 사용을 고려해본 적이 있으며 페이스북을 중단하고 다른

SNS를 사용할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종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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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적 논의

1. SNS 과잉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자를 중심으로 이용자 성향과 SNS 미디어 특성에

대한 인식이 SNS 과잉의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

과들을 종합하여 SNS 과잉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면 <표

4-20>과 같다.

<표 4-20> SNS 과잉의존과 영향요인과의 관계

요인 SNS 과잉의존

이용자

성향

외향성 (+)***

사회부채

무관심

미디어

특성

상대적 이점 (+)***

지각된 복잡성 (+)*

지각된 위험

먼저 SNS 과잉의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이용자성향 요인은 외향성이었

다. 평소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활달한 성격의 이용자는 SNS를 많이 사용하고 SNS에 얽매이는 경향을 보였

다. SNS가 기본적으로 사교공간이기 때문에 SNS에 대한 의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스러워하거

나 다른 사람의 삶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은 역시 SNS 의

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오프라인에서 타인에 대한 태도가 SNS

이용에도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디어 특성의 경우 SNS의 상대적 이점을 잘 인식할수록 SNS에 몰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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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SNS가 가진 정보의 확산성과 다양한 정보습득, 일상적 활용의 편리함이

SNS에 의존하게 만드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미디어 특성 중 특이한

점은 지각된 복잡성이 SNS 과잉의존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이라는 것

이다. 예상과 달리 이용자가 페이스북 이용방법의 복잡함과 기능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의 이용에 대한 과잉의존 현상이 나타났

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사용법과 기능의 복잡함을 인식하더라도 페이스북에서

형성된 인간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사용하거나 페이스북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페이스북을 능숙하게 사용하

기 위해 SNS에 몰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SNS 이용이 복잡하

다고 인식하더라도 SNS에 많이 의존하는 것은 미디어 이용방법의 어려움이

이용자의 도전 심리를 유발하여 이용의 어려움 자체를 즐기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디어 이용의 적절한 난

이도가 오히려 미디어 이용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미디어 특성 요인 중 지각된 위험은 SNS 과잉의존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각된 위험은 SNS 과다이용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SNS에서

올린 글이 야기할 위험이 크다고 느끼더라도 그 지각이 과다이용을 자제하는

등 SNS 이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2. SNS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SNS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

면 <표 4-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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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SNS 부정적 평가와 영향요인과의 관계

요인
SNS 부정적 평가

SNS
피로감

사생활
침해

평판
우려 소외감

이용자

성향

외향성 (-)* (-)*

사회적 부채 (+)*** (+)**

무관심 (+)*** (+)**

미디어

특성

상대적 이점 (-)**

지각된 복잡성 (+)* (+)* (+)***

지각된 위험 (+)*** (+)*

SNS 과잉의존 (+)*** (+)*** (+)*** (+)***

이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자를 중심으로 이용자 성향과 SNS 미디어 특성에

대해 인식 그리고 SNS 과잉의존에 따라서 SNS 부정적 평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먼저 SNS 피로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이용자성향 요인은 사회

및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었다.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 느낌이나 감정,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이용자는 SNS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이용자 성향요인 중 외향성은 SNS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은 SNS의 사교적 특성을 선호하여 SNS 피로감을

덜 느낄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외향적인 사람들은 SNS 피로감에 무관심

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디어 특성 요인 중에서 SNS 피로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

대적 이점과 지각된 복잡성이었다. 페이스북에서 의사소통과 정보획득이 가능

하며 다른 인터넷 서비스보다 더 편리하고 개인일상 생활에 더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 이용자는 SNS 피로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페이스북 이용방법

이 복잡하고 페이스북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기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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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용자는 페이스북을 관리해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피곤해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 채 SNS 의존도가 높은 이용자는

SNS 이용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성향의 요인은 사회

적 부채였다. 인맥형성 자체에 대해 부담감이 있는 이용자는 SNS에서 타인에

의한 감시를 더 우려하고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것이다.

미디어 특성 요인에서 사생활 침해우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위

험이었다. 페이스북에 남긴 글 때문에 남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

식하는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SNS 이용시간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 채 SNS 의존정도가 높은 이

용자는 SNS에서 타인에 의해 감시당할 우려, 사생활이 노출되는 데 대한 불

안이 높았다.

셋째, SNS 평판우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용자 성향의 경우 외향성과

사회적 부채로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과 활달하게 교류하고 쉽게 어울리며 폭

넓은 관계를 형성하는 등 외향적 성향이 높은 이용자는 SNS에서 다른 사람의

부정적 평판에 대해 별로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오프라인에서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부채로 느끼는 이용자들은 SNS에서 다른 사람의 부정적

평판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특성요인 중에서는 지각된 복잡성과 지각된 위험이 SNS 평판우려에

영향을 미쳤다. SNS 이용방법이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이용자나 SNS에 남긴

글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는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이

나 나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을 우려하였다. SNS가 지닌 부정

적인 미디어 특성을 인지할수록 SNS가 자신의 평판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

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NS 이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페

이스북에 몰두하는 의존정도가 높은 이용자가 SNS에서 다른 사람의 평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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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걱정이나 우려가 높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외감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이용자 성향 변인은 외향성과

사회 및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었다. 외향적 이용자는 사교적이고 사회적응 능

력이 높고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 관계 속에 느끼는

주관적 소외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 등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이용자의 경우 타인과의 교류이나 상호작용 행위가 적으므로

SNS에서 타인과의 유대감 역시 낮으며 따라서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많이 느

끼는 것으로 해석할 있다.

미디어 특성요인 중에서는 지각된 복잡성이 SNS 소외감에 영향을 미쳤는

데, SNS 이용방법이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이용자는 기술적인 이유로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SNS 이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의존정도가 높은 이용자가

SNS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기를 더 원하고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며, 따라서 이런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박탈감과 소

외감을 더 쉽게 느끼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이용자 성향, 미디어 특성과 SNS 과잉의존은 SNS

부정적 평가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이다. SNS라는 동일한 미디어를 이용

하더라도 이용자 성향에 따라, 미디어 특성에 따라, SNS 의존도에 따라 정신

적이나 신체적 피로감을 형성할 수 있고, 타인의 부정적 평판에 대해 두려움

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 문제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고 SNS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느끼는 주관적 소외감의 정

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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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S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NS 부정적 평가가 SNS 회피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결

과는 <표 4-22>와 같다.

<표 4-22> SNS 부정적 평가와 SNS 회피의 관계

요인
SNS 회피

인지적 회피 사교적 회피 기계적 회피

SNS

부정적

평가

SNS 피로감 (+)** (+)*** (+)***

사생활 침해 (+)** (+)**

평판우려 (-)*

소외감 (+)**

먼저 인지적 회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SNS 부정적 평가 요인은 SNS

피로감이었다. SNS에서 다른 사람의 일상을 아는 것을 피곤하게 느끼고 인맥

을 관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용자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소식이나

일상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인지적 회피행위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평판우려, 소외감 등 요인은 SNS 인지적 회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사생활 침해, 평판우려, 소외감 등 SNS 부정적 평가가 생기는 이유가 이용자

개인이 SNS에 올린 글이나 개인이 노출한 정보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이다.

그러나 인지적 회피는 주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정보가 뉴스피드에 수신되었

을 때 생기는 회피 행위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SNS 부정적 평가 요인인 SNS 피로감, 사생활 침해, 평판우려, 소외감

모두가 SNS 사교적 회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SNS 관리나 타인의 일

상을 아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고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불안감과 타인에 의한

감시를 당하는 것을 우려하는 이용자는 다른 사람과 정보를 주고받거나 교류

하는 행위를 피하는 것이다. 반면에 타인에게서 긍정적 평판을 받고 싶은 이

용자는 더 적극적으로 타인과 교류 또는 상호작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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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또한 SNS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 소외감을 느끼는 이용

자가 더 적극적으로 타인과 교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셋째, 기계적 회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SNS 부정적 평가요인은 SNS

피로감과 사생활 침해였다. SNS를 관리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이용자나 개인의 사생활침해에 대해 우려하는 이용자들은 SNS에 접속하는 것

을 꺼리고 이용자체를 제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SNS 피로감은 SNS 회피 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SNS 관리나 인맥유지에 피로감을 느끼

는 이용자가 타인에 대해 알기를 원하지 않는 타인과의 교류를 피하는 사교적

회피, 그리고 SNS 이용자체를 꺼리는 기계적 회피 경향이 모두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타인과 관계 형성 및 인맥관리를 강조하는 관계지향적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이용자는

오히려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활발히 교류하고 적극적으로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SNS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NS 부정적 평가와 SNS 회피 행위가 SNS 전환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23>과 같다.

<표 4-23> SNS 부정적 평가 및 SNS 회피와 SNS 전환의도의 관계

요인 SNS 전환의도

SNS 부정적 평가

SNS 피로감 (+)***

사생활 침해 (+)**

평판우려

소외감

SNS 회피

인지적 회피

사교적 회피 (+)***

기계적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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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SNS 전환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SNS 부정적 평가의 요인은

SNS 피로감과 사생활 침해였다. SN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관리 부담

감, 다른 사람의 일상을 알게 되는 피곤함, 이용 후 느끼는 신체적 피로감이 높

은 이용자는 페이스북에서 다른 SNS로 전환하려는 의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SNS에서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불안감과 타인에 의한 감시를 당하는

것을 우려하는 이용자가 SNS 이용을 중단하고 다른 매체로 전환하려는 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교적 차원에서의 부정적 평가인 평판우려와 소외

감은 SNS 전환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이용자가 SNS를

중단하고 다른 매체로 전환하려는 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개인적 차원에서 느

끼는 부정적 평가임을 보여준다. 즉 평가우려나 소외감 같은 사교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평가보다는 SNS 피로감이나 사생활 침해 같이 개인적 차원에

서 느끼는 부정적 평가가 다른 SNS로 전환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SNS

가 사교성을 강조하는 미디어라고 할지라도 이용자가 SNS를 계속 이용하는지

의 여부는 이용자 개인의 측면에서 느끼는 부정적 평가에 기인한다. 미디어 이

용과정에서 일상의 도움이나 즐거운 기분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이나 피로

감이 가지게 되고 사용중인 SNS가 개인 생활을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평가하면

해당 미디어를 중단하고 다른 미디어로 전환하는 의향이 강해질 수 있다.

둘째, SNS 회피 요인 중에서는 SNS 사교적 회피와 SNS 기계적 회피가 전

환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용자가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를 피

하는 이용자와 SNS 기능을 활용하여 이용을 조절하는 이용자가 다른 SNS로

전환할 의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연구는 SNS 회피 행위 및 SNS 전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유효한 모형을 제안함과 함께 SNS 부정적

평가, SNS 회피 행위, SNS 전환의도의 형성경로를 검증하였다. 즉 SNS 회피

행위와 SNS 전환의도는 SNS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이러한

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용자 성향이나 미디어 특성, 그리고 SNS 의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미디어의 사용

주체인 이용자의 성향과 미디어의 특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SNS 부정적 평

가, SNS 회피 행위, SNS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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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이 연구는 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회피행위에 이용자 측면, 미디어 측

면, 그리고 SNS 과잉의존의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하

였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 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SNS 과잉의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SNS 과잉의존이 SNS

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이로 인한 SNS 회피와 SNS 전환의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SNS 부정적 평가와 SNS 회피 행위 및 SNS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SNS 이

용자 성향요인인 외향성, 사회적 부채, 사회 및 타인에 대한 무관심, 미디어 특

성인 상대적 이점, 지각된 복잡성, 지각된 위험, 그리고 SNS 과잉의존요인,

SNS 부정적 평가, SNS 회피 및 SNS 전환의도간의 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검증 결과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이용자 성향은 SNS 과잉의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에 대한 검증결과 외향성은 SNS 과잉의존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사교적이고 다른 사람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폭넓은 우정을 맺는 외향

적 성향이 높은 이용자는 사교적 특성을 강조하는 SNS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

적으로 높으며, SNS 이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 SNS에 과잉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자의 성향은 SNS 과잉의존 행위에 영향을 주며 미디어를 이용하

는 행위주체인 이용자의 특성이 미디어 이용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즉 동일한 미디어를 이용할지라도 그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성격 특성에 따라 미디어 의존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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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미디어 특성은 SNS 과잉의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결과 상대적 이점과 지각된 복잡성은 SNS 과잉의

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는 시·공간의 제한 없이 타인과 의사소통 및 정보획득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으며 다른 인터넷 서비스보다 더 편리하고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실

시간으로 퍼뜨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에게 SNS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사용하는 과잉의존

현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SNS 이용방법이나 기능의 복잡함과 어려움이 인식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를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시

간을 투입하고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특정 미디어에서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점

이나 SNS 이용의 복잡성 같은 미디어 특성이 SNS 과잉의존을 야기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3] 이용자 성향은 SNS 부정적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결과 외향성은 평판우려와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

고, 사회적 부채는 사생활 침해와 평판우려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및 타인에

대한 무관심은 SNS 피로감과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연구문제 3]은 행위주체인 이용자의 성향이

SNS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시켜 준다. 이용자 성향요인

중에 외향성과 같은 이용자의 성격적 차이는 이용자 개인적 차원에서 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사교적 측면에서 생기

는 부정적 평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외향적

이용자는 다른 사람과 활달하게 교류하고 쉽게 어울리고 자기의 감정과 느낌

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폭넓은 우정을 맺는 등 사교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

에 타인과 관계 속에 느끼는 주관적 소외감이나 다른 사람의 부정적 평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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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우려가 낮은 반면, SNS에서 인맥을 관리하는 데 느끼는 피로감이나 개

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하지 않는 사람과 연결하거나 친분이 약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이용자는 SNS에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타인의 평판에 대해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타인의 감정이나 의견, 타인의 삶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이용자는

SNS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다

른 사람들의 무관심에 대해서는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타인과

상호작용이나 교류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소외감을 쉽게 느끼는 것이다.

[연구문제 4] 미디어 특성은 SNS 부정적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에 대한 분석결과 상대적 이점은 SNS 피로감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지각된 복잡성은 SNS 피로감, 평판우려, 소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위험은 사생활 침해와 평판 우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미디어 특성은 미디어 이용 초기뿐

만 아니라 미디어 이용과정에서 미디어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을 확인할 수 있다. SNS가 다른 인터넷 서비스보다 더 편리하고 개인의 일상

생활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이용자는 SNS 이용에 대한 부담감이

나 피로감이 낮다. 반면에 SNS 이용방법의 복잡함이나 사용된 용어와 기능의

어려움을 크게 인식하면 SNS 이용과정에서 생기는 부담감이나 피로감이 높아

지게 되고, SNS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평판하락이나 소

외감을 더 의식하게 된다. 지각된 위험은 사생활 침해와 평판우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SNS는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하기 때문에

SNS의 위험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이용자는 SNS에서 개인정보와 일상생활의

노출에 대해 불안과 우려가 높은 것이다. SNS는 상대적으로 개방된 공간이며

사교성을 갖고 있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SNS에 남긴 글이나 정보에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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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남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

다고 인식할수록 다른 사람의 부정적 평판에 대해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문제 5] SNS 과잉의존은 SNS 부정적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에 대한 분석 결과 SNS 과잉의존은 SNS 부정적 평가의 모든

차원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 채 SNS

의존도가 높은 이용자는 SNS 이용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더 느끼

고, SNS에서 타인에 의해 감시당할 우려, 사생활이 노출되는 데 대한 불안이

높았다. 또한 SNS에서 형성된 인맥을 중요하게 여겨 SNS 친구관계로부터 긍

정적 평가를 얻기 바라고 부정적 평판에 대해 두려워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에게 SNS는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SNS

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 유대감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높아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관심이 기대치보다 적으면 쉽게 박탈감이나 소외

감을 느낄 수 있다. 요컨대 SNS에 과잉의존하는 경우 인맥관리에 피로함을

느끼고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면서도 타인의 평판을 신경쓰고, 그들로부터 소

외될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6] SNS 부정적 평가는 SNS 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우선 SNS 피로감은 SNS 회피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SNS에서는 다양한 관계형성이 용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

는 반면 늘어나는 크기만큼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

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과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곽기영·김효

준, 2011). SNS의 이용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이용자는 다른 사람의 근황이나

감정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인지적 회피를 보이며 타인과의 관계 유지 및 교류와

같은 사교 행위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SNS에 접속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또한 SNS는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와 일상생활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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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우려가 높은 이용자가 SNS에서 타인과 교류행위를 회피하고 SNS 이

용자체를 회피하는 현상이 있다. 인간관계는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형성

하기 때문에 타인과 관계 형성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것은 일정부분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나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불안감과 타

인에 의한 감시의 우려가 많은 이용자는 개인의 정보에 대한 보호의식이 상대

적으로 강한 편이다. 이러한 이용자가 SNS에서 타인과 관계 형성자체에 대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 아예 SNS의 ‘메시지 알림’ 기능을 정지시키는 등

기계적 수단까지 동원하여 SNS 이용자체를 회피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페이스북에서 타인의 평가에 대해 두려움과 걱정이 많

은 이용자들은 오히려 SNS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SNS를 회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보화 시대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인증과 존경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Maslow,

1999/2005). 따라서 타인에 대한 평가를 의식하며 긍정적인 좋은 평판을 받고

싶은 이용자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SNS를 더 열심히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

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자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평가를 얻고 싶은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에서 사회적 인정과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교류 행위를 더 많이 하게 됨으로써

SNS를 덜 회피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SNS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 소외감을 느끼는 이용자

가 타인과 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SNS는 인간관계

형성 및 강화를 강조하는 사교적 미디어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SNS 교류에서

유대감 또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이용자는 소외감을 갖게 되고 결국

타인과 교류 및 관계 형성자체에 대해 회피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7] SNS 부정적 평가는 SNS 전환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7]에 대한 분석결과 SNS 피로감과 사생활 우려는 SNS 전환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

형 미디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NS에서 다른 사람과 손쉽게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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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SNS 관계를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쉽게 신체적이나 정신적 피로감이 겪게 된다. 이러

한 이유로 다른 SNS로 전환할 의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개인 프로필 정

보에 대한 요구가 많은 SNS는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노출해야 하는 부작용

이 있고, 이용자가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누구나 쉽게 타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단점을 지닌다. 따라서 SNS 이용과정에서 생기는 피로감이나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는 SNS를 중단하고 다른 미디어로 전환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국내 주요 SNS의 이용자 수 추이조사에서 밴드, 카카오그룹, 데이비, 비

트원, 패스 등 폐쇄형 SNS 이용자 수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개방형 SNS 이

용자 수를 추월한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경제투데이>, 2014. 6. 20).

[연구문제 8] SNS 회피는 SNS 전환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8]에 대한 분석 결과 SNS를 사교적으로 회피하고 기계적 수단을

활용하여 접속을 꺼리는 성향이 강할수록 다른 매체로 전환하는 의도도 높게

나타났다. 즉 페이스북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이용자와 SNS 이용

자체를 회피하는 이용자는 SNS를 중단하고 다른 미디어를 사용할 의향이 높

았다. 그러나 SNS 인지적 회피 행위는 SNS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

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인 페이스북은 다른 SNS보다 사교적 특성이 강하다.

그러나 SNS 인지적 회피는 주로 뉴스피드의 수신에 대한 회피행위이기 때문

에 SNS의 사교적 특성보다는 정보적 특성이 더 두드러진다. 따라서 인지적

회피는 페이스북의 가장 기본인 사교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SNS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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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SNS는 시·공간의 장벽을 넘어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유통시키

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만드는 상호작용 미디어다. 그러나 SNS

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용량의 증가에 따라 생기는 피로감, 그리고

타인과 관계 유지에서 생기는 평판우려와 소외감,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한 데

따른 사생활 침해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SNS 이

용자가 SNS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쉽

게 SNS 이용을 거부하기가 어렵다. SNS는 인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개인중

심의 사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교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

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SNS 이용자는 단순히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SNS를 회피하고 타 SNS로의 전환의

도를 가지기 쉽다. 이러한 현상은 SNS 이용이 보편화되고 다양한 SNS가 등

장하면서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SNS를 회피하는 현상에 주목하고자 하였

다. 그동안 SNS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SNS 이용동기나 이용행태 등 이용

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SNS 이용에 대한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 못지

않게 SNS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

기 때문이다. 몇몇 연구들이 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회피 행위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였지만 아직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용자 측면, 미디어 측면, 그리고 SNS 이용 측면이 상호 결합하

여 SNS에 대한 평가나 이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SNS에 대한 부정

적 평가와 SNS 회피행위, 그리고 SNS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 미디어에

대한 인식 그리고 SNS 이용이 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SNS 회피 및 전

환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용자 성향과 미디어 특성 그리고 SNS 의존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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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SNS 회피 행

위 및 타 SNS로의 전환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힐 수 있었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가 지니는 연구 의의 및 함의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성향에 따라 SNS의 이용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들의

관계는 SNS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SNS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사교의 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교행위로 인한 부

담감이 높고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높은 서비스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용자

성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이와 같은 SNS의 상반된 특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

는 것이다.

가령 이용자 성향요인 중 특히 외향성은 SNS 과잉의존을 야기하는 요인인

데, 외향적 이용자는 다른 사람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이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리치 미

디어를 선호한다(Russ et. al., 1990). 이 때문에 사교적 특성을 강조하는 SNS

이용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SNS에 과잉의존하게 된다. 이들은 SNS에서

다른 사람의 부정적 평판에 대한 우려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주관적

소외감 같은 사교적 측면에서 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낮은 반면에 SNS

피로감이나 사생활침해 등 이용자 스스로 느끼는 개인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평가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외향성 자체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내적으로 느끼는 피로감이나 사생활침해에 대한 인식은

외향성이라는 이용자 성향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사회관계망을 유

지하는 데 투입하는 비용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크다고 생각하

는 이용자의 경우 사생활 침해라는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평판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 및 타

인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 SNS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피곤함을 느끼지

만, SNS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무관심하거나 글을 남기지 않을 때는 소

외감을 느낀다. 이는 타인이나 세상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SNS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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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자신과 똑같이 행동하는 경우 소외감을 느끼는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용자가 SNS의 미디어 특성 중 어느 것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SNS

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SNS의 상대적 이점을 높이

인식할수록 SNS 피로감을 덜 느끼는 반면, 소외감은 더 느낀다. 소셜 네트워

킹 서비스로서의 SNS 장점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생기는 기대감이 SNS 이용

과정에서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소외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SNS 이용방법이나 기능이 복잡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SNS 피로감

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경우 SNS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평판을 우려하고 소외감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SNS

이용숙련도가 SNS 이용을 위축시키고 SNS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SNS에 남긴 글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이용자는 SNS

에서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평판에 신경을 쓰고 있

다. 미디어의 특성에 대한 인식은 주로 미디어 이용 초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김윤환·최영, 2009; 김종호·심용섭, 2002; 김형지 외, 2012; 김

형지 외, 2012; 성동규, 2009; 손승혜 외, 2011; 윤승욱, 2013; 장용호·박종구,

2010; 정화섭, 2013; 정화섭, 2013; 최수정, 2012), 이러한 결과들은 이용 초기뿐

만 아니라 이용과정에서도 미디어 특성에 따라 미디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SNS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사교적 측면에서도, 개인적 측면에서도

SNS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SNS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

람들은 SNS의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에 대해 많이 알기 때문에

SNS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들에게 SNS는 일상의 중요한 부분

인데, 이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 채 SNS에 과도하게 얽매이면서 SNS

이용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더 느끼고, 사생활 침해도 더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SNS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 유대감

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높아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관심이 기대치보다 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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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쉽게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낀다. 즉 개인적 차원에서 SNS가 부담스럽고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면서도 SNS 이용을 회피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SNS에서 형성된 관계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얻기 바라며 부정적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더 많은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SNS 과잉의존과 SNS 회피 행위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검증하

지는 않았지만 상관관계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SNS 과잉의존과 SNS 회피행

위 및 전환의도간에는 부적 관계가 존재한다. 즉 SNS 의존도가 높은 이용자

가 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 이용을 회피하지

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 채

SNS 의존도가 높은 이용자가 SNS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갖고 있지만 SNS를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SNS

이용 자체를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향후 SNS 의존이 SNS 회피 및 전환의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검증할 필

요성을 제기한다.

넷째, SNS의 어떤 측면에 주목하여 평가하는가에 따라 SNS를 회피하는 방

식도 전환의도도 다르다. SNS 피로감은 인지적으로, 사교적으로, 기계적으로

SNS를 회피하게 만들고, 사생활침해와 평판에 대한 우려는 사교적, 기계적으로

SNS를 회피하게 하며, 소외감은 사교적으로 SNS를 회피하게 만든다. 또한

SNS 피로감과 사생활침해는 다른 SNS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게 만드는 요인인

반면, 평판우려나 소외감은 SNS 전환의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처럼 SNS

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이용자는 다양한 회피방식을 사용하고 상이

한 전환의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SNS 피로감은 SNS 회피와 전환의도

를 설명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인데, SNS 이용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이용자는

다른 사람의 근황이나 감정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인지적 회피를 보이며 타인과

의 관계 유지 및 교류와 같은 사교 행위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SNS 기능을 활

용하여 접속을 조절하는 기계적 회피를 하기도 하고, 다른 SNS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다. 이용자가 미디어를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 목적 중 하나는

바로 휴식과 기분 전환 같은 오락적 동기인데(Valenzuela, Park, & Ke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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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완·박용순·이한아름, 2013; 김유정, 2011; 이준웅 외, 2006; 천명환, 2012;

최영·박성현, 2011), 미디어가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적,

신체적 부담감과 피로감을 준다면 이용자는 자연스럽게 미디어 이용을 회피하

고 타 매체로 전환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이 연구는 SNS 회피 행위와 SNS 전환의도는 SNS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이러한 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용자 성향

이나 미디어 특성, 그리고 SNS 과잉의존과 같은 이용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미디어의 사용 주체인 이용자의 성향

과 미디어의 특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SNS 부정적 평가, SNS 회피 행위,

SNS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광범위한 사회적 네트워킹을 형성

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개인중심의 SNS에서 이용자를 중심으로 정보가 형성되

고 확산되면서 이용자가 미디어의 특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미디어를 어떻

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미디어 이용행위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최근 SNS 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맥을 쉽게 형성할 수 있는 페이스북

이나 트위터 같은 개방형 SNS보다 지인들끼리 소통하는 폐쇄형 SNS로 이용

자가 이동하는 현상도 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회피행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용자 개인 중심으로 인간관계 형성을 강조하는 SNS를 제대로 이해

하기 위해서는 SNS 이용자 개인, 미디어 특성, SNS 이용특성 등 SNS 경험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SNS에 대한 평가와

SNS 회피, 타 SNS로의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때 새로운 SNS 등

장과 쇠퇴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SNS 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이용자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

황에서 SNS 이용을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SNS의 부정적

평가, SNS 회피 행위, SNS 전환의도의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이는 SNS 이

용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회피라는 시각에서 접근한 것으로 향후 SNS 연구자

에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SNS 이용자는 다양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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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SN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SNS를 평

가하고 있으며, SNS 이용을 회피하고 있다. 즉 미디어는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평가도 달라지고 미디어에 대한

태도 및 평가의 내용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행위를 정확

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이용의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

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SNS의 사교적 특성을

중심으로 SNS 부정적 평가를 이용자 개인 차원과 사교 차원을 나누어 파악하

고 SNS 회피 행위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SNS에 대한

평가 및 이용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SNS 이용의 측면에서 이 연구는 SNS 이용자에 따라 SNS 이용 및

평가행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자의 다양성만큼이나 SNS 이용행위도 다

차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향후 미디어 이용행위를 설명하

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SNS가 이용자 개인의 욕구를 보다 충

실히 반영하는 것이 산업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SNS

회피 행위 및 SNS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이용자 개인 차

원의 부정적 평가인 SNS 피로감과 사생활 침해이다. SNS의 이용주체는 이용

자 개인이기 때문에 이용자 개인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부족하면 이용자가 여

러 가지 방식으로 SNS를 회피하고 타 SNS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양한 SNS가 공존하고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SNS

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어떻

게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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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이 연구는 SNS 이용자 성향, 미디어 특성, SNS 과잉의존이 SNS 부정적 평

가와 SNS 회피 및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

다. 또한 SNS 이용자 성향, 미디어 특성, SNS 과잉의존과 SNS 부정적 평가

의 관계, SNS 부정적 평가와 SNS 회피 및 SNS 전환의도의 관계, SNS 회피

와 SNS 전환의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SNS 중에서 특히 사교성을 강조하는 페이스북만 살펴보았

다. 이외에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 SNS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트위터

와 같은 정보지향적 SNS의 경우 SNS 회피 및 전환 원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미디어 특성을 갖고 있는 SNS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

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SNS 회피 행위를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접근하였는데

향후 SNS 회피 행위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층인터뷰 등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이 연구는 SNS 회피행위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기 때문에 경로분석보

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러

나 종속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향후 연

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직접적 효과를 고려하는 동시에 변수간의

간접 효과와 제3변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의 사용 매체를 구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페이스북을 컴퓨터로 사용하는지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SNS에 대

한 부정적 평가와 SNS 회피 행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사용 매체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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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회피 및 전환 의도에 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SNS 이용과 관련한 조사입니다.

각각의 문항은 정답은 따로 없으므로 여러분께서 평소 느끼시는 것과 가장 가

까운 것을 골라 솔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은 연구목적에만 사용될 것이며,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법에 의해 철

저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설문을 천천히 읽으시고 끝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 구 자: 왕 설(조선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SQ1. 귀하의 성별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1) 남성 2) 여성

SQ2. 귀하의 연령을 만 나이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만 (_________)세

1) 만 15세 미만 2) 만 15~19세

3) 만 20~29세 4) 만 30~39세

5) 만 40~49세 6) 만 50~59세

7) 만 60~69세 8) 만 70세 이상(조사 중단)

SQ3. 현재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3) 부산광역시

4) 대구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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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기도 8) 강원도 9) 충청도

10)전라도 11) 경상도 12) 제주도 13)기타

SQ4. 귀하께서는 페이스북(Facebook)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조사 중단)

Q1. 귀하께서는 페이스북(Facebook)을 이용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__________) 개월

Q2. 귀하께서는 페이스북(Facebook) 이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단,

페이스북(Facebook), 혹은 모든 SNS에 흥미를 잃거나 다른 SNS 이용 등의

이유로 이용을 중단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1) 있다 2) 없다

Q3. 귀하께서는 현재 페이스북(Facebook)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1) 예 (Q4.로 이동) 2) 아니오 (Q5.로 이동)

[PROG: Q3. 1)번 응답자만 제시]

Q4. 그렇다면, 현재 귀하의 하루 평균 페이스북(Facebook) 이용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_____)분 (1~1440까지 숫자로 입력)

[PROG: Q3. 2)번 응답자만 제시]

Q5. 그렇다면, 귀하께서 페이스북(Facebook)을 이용할 당시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얼마였습니까?

(__________)분 (1~1440까지 숫자로 입력)

[PROG: Q3. 2)번 응답자만 제시, 보기 Rotation(8번 기타, 9번 없음 보기는 고정),

9번 보기 선택 시 다른 보기 선택 불가]

Q5-1.귀하께서는 현재 페이스북(Facenbook)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귀하가 주로이용하고있는 SNS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트위터 2) 미투데이 3) 싸이월드

4) 카카오스토리 5) 밴드 6) 라인

7) 텀블러 8) 기타(____________) 9) 이용하고 있는 SNS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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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귀하께서는 다음 각 문항들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1~5점까지의 보기 중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활달하고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감정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
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사람들과 폭넓은 우정을
맺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인맥형성 자체에 대해 부담감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원하지 않는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
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약한 사람들
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관
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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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다음은 페이스북(Facebook)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1~5점까지의 보기 중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페이스북(Facebook)에서는 의사소
통과 정보획득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2) 페이스북(Facebook)이 다른 인터
넷 서비스보다 더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페이스북(Facebook)은 다른 인터넷 서
비스보다 개인일상 생활에 더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더 많
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퍼
뜨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새로운 커
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
다

① ② ③ ④ ⑤

6) 페이스북(Facebook)은 이용방법이
복잡하다 ① ② ③ ④ ⑤

7) 페이스북(Facebook)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8) 페이스북(Facebook)의 기능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9) 페이스북(Facebook)에 남긴 글 때
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페이스북(Facebook)에 남긴 글이
남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
다

① ② ③ ④ ⑤

11)
페이스북(Facebook)에서 쓴 글 때문
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잘못
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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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페이스북(Facebook)을 일단 시작
하면처음생각했던것보다더많은시간
을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페이스북(Facebook)을 하지 않고 있
을때페이스북(Facebook)이 자꾸생각
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페이스북(Facebook)을 하고
난 뒤 페이스북(Facebook)에서 했
던 것들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페이스북(Facebook) 이용시간
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
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페이스북(Facebook)에
올린 글이나 나 자신에 대한 반응
을 수시로 확인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페이스북(Facebook)을 하느
라 다른 활동이나 매체(TV 등)에
대한 흥미가 감소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페이스북(Facebook)의 과도
한 사용으로 중요한 인간관계나 업
무의 기회를 위협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지나치게 페이스북(Facebook)
에 몰두해 있는 나 자신이 한심하
게 느껴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페이스북(Facebook)을 관리해
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다
른 사람들의 일상을 아는 것이 피곤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페이스북(Facebook)을 이용하고
나면 힘이 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Q8. 다음은 페이스북(Facebook)을 이용하면서 느끼신 바에 관한 질문입니다.

1~5점까지의 보기 중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9. 다음은 페이스북(Facebook) 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5점까지의 보기 중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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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는 페이스북(Facebook)의 기능들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페이스북(Facebook)을 이용한 후
바로 학업(작업)을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다른 사람이 내 글에 대해 부정
적으로 평가할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사람들이 페이스북(Facebook)
에 있는 내 글을 안 읽을까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사람들이 페이스북(Facebook)
에 있는 내 글에 안 좋은 이미지를 가
지고 있을까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페이스북
(Facebook)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까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페이스북(Facebook)
에 대한 평가를 좋지 않게 내릴까 걱정이
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페이스북(Facebook)에서 타인에
의해 감시 당할까 우려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페이스북(Facebook)에서 나의
사생활이 노출될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나
의 개인정보가 노출이 될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페이스북(Facebook)에서 알리고
싶지 않은 내 개인적 이야기를 남들
이 알게 될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페이스북(Facebook)의 친구들이
내 담벼락에 글을 안 남길 때 상대적
인 박탈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때때로 페이스북(Facebook)에서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페이스북(Facebook)에서 관계를 맺
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낀
다

① ② ③ ④ ⑤

18)
페이스북(Facebook) 친구들이 내가 바
라는 만큼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페이스북(Facebook)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는 많지만 속이 상할
때 하소연할 사람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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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뉴스피드가 왔을 때 안 읽고
넘길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뉴스피드가 왔을 때 별 생각
없이 본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평소 뉴스피드에 주의 깊게 보
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페이스북(Facebook)의 일부 알
림을 끈 상태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계정을 임시 비활성화로 설
정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페이스북(Facebook)에 자주 로
그인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만 아는 새로운 계정을 사용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페이스북(Facebook)에서 내 담
벼락만 이용할 뿐 다른 사람들과 교
류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남의 글에 대해 ‘좋아요’를 누
르지도 않고, 댓글도 달지 않는 등
무반응으로 일관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나를 귀찮게 하는 친구를 ‘친구
끊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페이스북(Facebook) 외에 다른
SNS 사용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마음에 드는 새로운 SNS가
나온다면, 페이스북(Facebook) 사용
을 그만 둘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SNS의 서
비스가 더 만족스러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페이스북(Facebook)을 중단하
고 다른 SNS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Q10. 다음은 페이스북(Facebook) 뉴스피드 이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5점까지의 보기 중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1.다음은 페이스북(Facebook) 및 SNS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5점까지의 보기 중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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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중학교 재학 또는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재학 중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교 재학 중(휴학 포함)

5)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재학 중(휴학 포함)

7) 대학원 수료/졸업 이상

DQ2. 현재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전문직(의사, 약사, 변호사, 교사/교수, 종교인 등)

2) 관리자(기업체 간부 및 경영주, 고급공무원, 사회단체 간부 등)

3) 사무직(회사원, 은행원, 일반 공무원)

4) 판매직

5) 서비스직

6) 생산직

7) 농어민

8) 중, 고등학생

9) 대학생, 대학원생

10) 가정주부

11) 무직

12) 기타(_________)

DQ3. 귀하의 월 평균 총 소득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가족 전체가 아닌 본인의 소득 수준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300만원 미만

3) 300만원-500만원 미만 4) 500만원-700만원 미만

5) 700만원 이상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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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회피 및 전환의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왕 설

조선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지도교수: 박선희)

(국문초록)

SNS는 시·공간의 장벽을 넘어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유통시키

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만드는 상호작용 미디어다. 그러나 SNS

는 이용량의 증가에 따라 생기는 피로감, 타인과 관계 유지에서 생기는 평판

우려와 소외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한 데 따른 사생활 침해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용자가 SNS를 부정적으로 평가하

더라도 SNS는 인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개인중심의 사교 네트워크이기 때문

에 사교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

한다. 이 때문에 SNS 이용자는 단순히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SNS를 회피하고 타 SNS로의 전환의도를 가지기 쉽다.

SNS에 대한 평가는 SNS라는 미디어와 이용자 그리고 SNS 이용 측면이 상

호 영향을 주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

SNS 회피행위와 SNS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자 하였다. 이 연구는 이용자 개인 특성인 이용자 성향 차원, 미디어 특성에

대한 인식 차원, 그리고 SNS 과잉의존 등 요인이 SNS 부정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SNS 부정적 평가가 SNS 회피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SNS 전환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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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SNS 관리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피로감, SNS

에서 타인의 감시나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와 같은 개인적 차원과, 타인의

부정적 평판에 대한 우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소외감 등 사교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SNS 회피 행위는 뉴스피드에 대한 인지적 측면, 타인과의 사교적 측면,

SNS 접속 및 이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인지적 회피, 사교적 회피, 기계적 회피

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즉 SNS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정보에 대한 회피

행위인 인지적 회피, 손쉽게 형성되는 깊이 없는 인간관계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사교적 회피, 그리고 기계적 수단으로 SNS 접속을 회피하는 기계적 회

피 등으로 회피 행위로 구분한다.

이용자의 성향에서는 외향적 성향, 사회적 부채감, 사회 및 타인에 대한 무

관심, 미디어 특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상대적 이점, 지각된 복잡성, 지각된 위

험, 그리고 SNS 이용 특성에서는 SNS 과잉의존이 SNS 부정적 평가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 평가가 SNS 회피 행위와

SNS 전환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이용자 성향은 SNS 과잉의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미디어 특성은 SNS 과잉의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이용자 성향은 SNS 부정적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미디어 특성은 SNS 부정적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SNS 과잉의존은 SNS 부정적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6] SNS 부정적 평가는 SNS 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7] SNS 부정적 평가는 SNS 전환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8] SNS 회피는 SNS 전환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10대 이상의 페이스북 이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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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방법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했던 연구 문제들에 대한 검증 결과, 첫째, 이용자 성향에

따라 SNS의 의존정도와 SNS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들의 관계는 SNS

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SNS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사교의 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교행위로 인한 부담감이 높고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높은 서비스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용자 성향이 어떠한가에 따

라 이와 같은 SNS의 상반된 특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이용자가 SNS의 미디어 특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SNS

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내용이 다르게 나타났다. 미디어의 특성에 대한 인식

은 주로 미디어 이용 초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러한 결과

들은 이용 초기뿐만 아니라 이용과정에서도 미디어 특성에 따라 미디어에 대

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SNS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개인적 측면에서도, 사교적 측면에서도

SNS를 부정적 평가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SNS에 과도하게 의

존하는 사람들은 SNS의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에 대해 많이 알

기 때문에 SNS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SNS의 어떤 측면에 주목하여 평가하는가에 따라 SNS를 회피

하는 방식도, 전환의도도 다르게 나타나다. SNS 부정적 평가 요인 중에 SNS

피로감은 SNS 회피와 전환의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다. SNS 이

용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이용자는 다른 사람의 근황이나 감정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인지적 회피를 보이며 타인과의 관계 유지 및 교류와 같은 사교 행위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SNS 기능을 활용하여 접속을 조절하는 기계적 회피를 하

기도 하고 다른 SNS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했다. 이용자가 미디어를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 목적 중 하나인 휴식과 기분 전환 같은 오락적 동기를

미디어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적, 신체적 부담감과 피로감을 준

다면 이용자는 자연스럽게 미디어 이용을 회피하고 타 매체로 전환하게 된다.

결국 이용자 개인 중심으로 인간관계 형성을 강조하는 SNS를 제대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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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SNS 이용자 개인, 미디어 특성, SNS 의존정도 등 다차원적 측

면을 고려하여 SNS에 대한 평가와 SNS 이용 행위 및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SNS에 대한 평가와 SNS 회피, 타 SNS로의 전환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이해할 때 새로운 SNS 등장과 쇠퇴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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