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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예방행동의도와 위험지각, 심각성 인식, 소셜미디어(이용동기, 이용강도), 사회적 유대

감에 간의 영향 관계를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행동의도, 위험지각은 소셜미디어 이용강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동의도, 심각성 인식 변수는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지각와 이용 동기 변수는 사회적 유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의도, 심각성 인식만이 

사회적 유대감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을 수록  사회적 유

대감도 높아진다는 점은 위기 상황에서의 공동체 의식 강화 전략과 효과적인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of COVID-19 social distancing, risk 
perception, severity perception, social media use (motivation, intensity), and social bonding,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behavioral intention for social distancing and risk perception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intensity of social media use. Although behavioral intention and severity percep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motivation to use 
social media, risk perception and motivation to use social media had a negative effect on social bonding. Behavioral intention and 
severity perception had indirect effects on the path to social bonding. The higher severity perception of COVID-19, the higher the 
social bonding,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strategies to strengthen community consciousness and effective risk communication 
in crisis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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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는 앞으로 팬데믹 질병에 의한 전 지구적인 사회적 격

리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마주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팬데

믹 감염의 확산 그 이전과 이후의 일상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19를 통해 이러한 예상이 틀리지 않

다는 것을 경험했다.

2020년 3월 22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 정부는 15일

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을 비롯한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하였으

며, 이를 시작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의 팬데믹(pandemic) 현

상으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수칙은 2020년 3월 22일부터 

2022년 4월 18일까지 2년 1개월간의 시행되었다[1]. 사회

적 거리두기는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행동이다. 세계보

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기침이나 재채기 등 비말 감염

의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지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극복을 위하여 우리 정부는 10대 행동수칙을 만들어 시

행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물리적으로만 거리를 두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표현대신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라

는 표현을 권장하였다. 이는 사회적거리두기가 물리적 거리두

기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로 인해 사람들 간의 사회적유대감

에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이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학계를 비롯해, 정부 또한 사회적 거

리두기의 예방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사람들 간

의 사회적유대감 약화와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몰입을 경계하

고 있으며, 감염병을 위험인식 등의 변수로 접근하여 분석하

고 있지만[12],[31],[32],[34] 이 연구의 주제인 코로나19

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예방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유대감

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

정이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유대감 약화에 대한 막연한 경계

심만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사회적유대감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는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예방 행동의도와, 위험지각, 심각성인식, 소

셜미디어의 이용강도, 이용동기, 사회적 유대감 간의 영향관

계는 어떠한가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예방 행동의도는 사람들이 위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의 의도를 의미하며, 이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황 속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정도와 관

련이 있다[2]. 위험 지각은 개인적 위험지각과 사회적 위험지

각으로 구분되며[3], 감염병 확산의 위험과 관련이 있다. 심

각성 인식은 이러한 질병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의

미한다[4]. 사회적 유대감은 개인이 사회 내에서 느끼는 연결

감이나 소속감을 나타낸다[5].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

리두기와 같은 예방 행동은 사회적 유대감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나, 공동체 보호라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

해 달라질 수도 있다[6]. 소셜 미디어의 이용 강도와 이용 동

기는 이러한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소셜 미디어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을 얻

으며,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소속감을 통해 주어지는 혜택

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높은 인식은 공동체 의식과 집합적인 

힘을 반영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7]. 이용 동기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개인의 목

적을 반영하며, 정보 탐색, 사회적 상호작용 또는 오락 등이 

될 수 있다[8].

한편, Laumann[9]은 사회적 거리감을 개인이 느끼는 주관

적인 사회적 거리로 정의했다. 이는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적

인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이 거리감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그

러나 Walther[10]는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비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비중이 커지면서 비언어적 소통이 약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사회적 결속 형성에 물리적 근

접성이 중요하다는 다른 사회학자들의 주장과 연결된다[11].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갖는 특성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위험지각, 심각성인식 변수로 인해 사람들 간의 사회적 유대감

이 실제로 약화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소셜미디어 이용

과 동기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을 시사하고 있다. 이 지점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12]가 

코로나19 감염병을 위험지각 등의 변수로 접근하여 분석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정부가 2년 1개월간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예방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유대감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

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틈을 고려하

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예방행동의도와 감염

병에 대한 위험지각, 심각성인식 변수 간의 영향관계에서 사

회적유대감이 약화될 것인지.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이용강도

와 이용동기 변수가 외생변수와 내생변수 간의 관계에서 어

떠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가 설정한 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행동의도, 위험지각, 심

각성 인식에 대한 변수가 사회적유대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다는 것이 막연한 추측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혹은 실제 그 영

향이 검증되는지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정부

의 사회적거리두기 행동수칙에 따른 예방행동의도, 코로나19

에 대한 위험지각, 심각성인식이 소셜미디어 이용강도, 그리고 

이용동기에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코

로나19에 대한 예방행동의도, 위험지각, 심각성 인식 변수와 

사회적 유대감 간의 관계에서 소셜미디어의 이용강도와 동기

가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

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토대로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 발

생한 사람들 간의 사회적 유대감 형성의 변화와 차이를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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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출하고, 향후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예방수

칙 시행에 있어 소셜미디어의 활용과 사회적 유대감 형성에 대

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우리 사회에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2-1 사회적 거리두기/예방행동의도 

2019년 12월, 중국은 신종 바이러스 발생을 보고했다. 이 

바이러스는 “급성 중증 호흡기 증후군 연관성 코로나바이러

스2”로 알려지며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로 불리게 되었

다[13].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이 바이러스의 

팬데믹을 선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4]. 

한국 정부는 상업, 교육, 경제 시설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시행

했으며[15], 팬데믹 이후 유통 및 서비스업계에 큰 변화가 생

겼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온라인 쇼핑의 급증이 특징적이

었다[16].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과 사회의 예방

행동, 책임의식, 전염병에 대한 민감도에 따른 개인 위생과 관

련한 행동수칙으로, 이는 코로나 시대의 시민의식을 반영한다[2]. 

아젠의 계획된 행동이론(TPB)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감, 행위 의도, 행동을 포함하여 인간의 행동을 분류

한다[17]. 이 이론은 질병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 심각성, 이

점, 장애물에 대한 신념에 따라 건강 보호 행동을 예측한다. 

선행연구[2]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행동수칙

을 TPB 측정법을 바탕으로 분석했으며, 이를 확장하여 정부

의 10대 행동수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예방 

행동의도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수칙

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과 사회적 유대감 이론을 바탕으로 예

방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18]. 해외 연구에서

는 사회적 거리감을 주관적인 사회적 거리로 개념화하고, 이

는 개인적인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한다[9]. 사회적 거

리가 가까울수록 타인에 대한 평가가 관대해지며, 정보의 설

득력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나타났다[19]. 미국 사회학자 

Simmel[20]은 사회적 거리를 개인이나 집단 사이 친밀감의 

정도로 설명했고, Bogardus[21]는 사회적 거리감을 개인의 

주관적인 멀고 가까움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고, 국내 연구

도 주로 외국인, 난민, 탈북민 등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에 집

중해왔다[2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사회적 

유대감의 직·간접적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없으며, 코

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유대감의 변화와 한국 고유의 문화 현

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2-2 위험지각

위험지각은 개인들이 위험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관점에

서 시작한다. 위험은 기술과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주관적 인

식의 대상으로 여겨지며, 사람의 위험 판단과 무관하게 수용

될 수 있다[23].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증가하며, 위험은 심

리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변화하는 위협으로 인식된다[23]. 

위험지각은 의사결정과정과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이해

하는 데 중요하다[24]. 한편, 신뢰와 신뢰성은 위험 관련 커

뮤니케이션에서 핵심적이며, 공공기관은 대중의 신뢰를 구축

하는데 중요하다[25]. Lupton[26]은 위험을 사회적, 문화

적, 개인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Renn[27]

은 위험지각이 개인과 사회 간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고 하

였다. Tyle과 Cook[28]은 개인적 위험인식과 사회적 위험 

지각을 구분하며, Sjöberg[3]는 개인적 위험지각이 예방행동

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위험지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Bauer[29]와 Taylor[30]는 위험지각을 위

험에 대한 인지와 수용 방식으로 정의했다. Dryhurst[31] 등

의 연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지각을 조사하여 지역 및 

국가별로 위험인식과 대응이 다름을 밝혔다. 공공의료 준수와 

관련한 연구[12], 코로나19 관련 미디어의 영향력[32], 스

트레스와 위험평가의 관계[33], 개인 특성과 건강상태에 따

른 위험지각의 차이[34] 등이 연구되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위험지각이 사람들의 인식, 미디어 반응, 상호작용에 따라 달

라진다고 주장한 Kim[6]의 연구가 있으며, Liu와 Jun[2]

은 위험지각이 미디어 노출과 관련이 있고 예방행동 및 매스

미디어 보도와 연관됨을 밝혔다. Schwing[35]에 따르면 위

험지각은 다양한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정의한다. 특

히, 잘못된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 갈

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6]. 또한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험지

각을 개인의 불안 지각[37], 인지적 및 정서적 위험지각으로 

구분[38], 정치 불안정,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한 위험지각의 

다양화[39]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지각 변수의 하위요인을 개인적, 사회적 지각정도로 설정하여 

사회적 유대감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위험지각의 변수를 측정하

기 위해 Jun[40]의 연구 및 기타 선행연구[41]의 측정 문항

을 코로나19 감염병에 맞게 조정하여 이의 영향 관계를 분석

하고자 한다.

2-3 심각성 인식

건강신념모델(HBM)은 개인의 신념과 건강행동 사이의 관

련성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4]. 이 모델은 지각된 위

협, 행동평가, 행동계기로 구성된다[42]. 본 연구는 건강신념

모델의 지각된 위협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 인

식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코로나19와 사회적 유대감

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42]. 지각된 위협은 지각된 민감

성(perceived susceptibility),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으로 구성되며, 개인의 건강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43]. 지각된 민감성은 질병에 걸릴 위험의 주관적 지각

이며, 심각성은 질병의 심각한 결과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4]. 

선행연구[44]에서도 건강신념모델 구성요소에서 지각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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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심각성이 건강행동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

하였다. 특히 개인은 사회적 수준에서 노출된 위험을 더 심각

하게 받아들인다고 보고 되고 있다[45]. 그렇다면 이 연구의 

주제인 코로나19와 같이 특정위험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개

인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부정적으로 원하

지 않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밀접한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신념모

델의 지각된 심각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개

인들의 심각성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2-4 소셜미디어 이용강도/이용동기

웹2.0 시대의 도래와 함께 등장한 소셜미디어는 개인의 의

견 개진이나 경험을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확장하는 개

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발전했다[46]. 이는 개인 간의 연

결망을 통해 정보가 생성되고 공유되는 네트워크로, 사용자의 

상호작용과 관계를 통해 콘텐츠가 생성되고 확산된다[47]. 

소셜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는 다른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는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사이트, 

메시지 보드, 팟캐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는 또한 실용적, 사회적 활동에 활용되고, 유희적

인 기능을 수행한다[48]. 소셜미디어와 SNS의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용동기는 정보추구, 자긍심표출, 추억공유, 사회

적 상호작용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다[49]. 이용강도는 사

람들이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

하는지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8]. 이 연구는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소셜미디어와 

SNS의 이용강도, 이용동기가 사회적 유대감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5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유대감은 개인이 소속된 단체나 사회에서의 연결성

을 느낄 때 충족되는 욕구로,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포

함한다[5]. 이는 개인과 타인 간의 관계 형성과 소속감에 중

점을 둔다[50].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유대감의 발전에 물리

적 근접성의 영향을 강조하며, 심리적으로는 타인과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11]. 소규모 집단이나 사회적 

집단 내에서의 활동, 애정, 내재화된 규범이 사회적 유대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7]. 국내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대

감을 가족관계, 접촉 빈도, 거주 근접성, 상호 부조 등의 객관

적인 면과 가치관, 상호의존성, 질적 개념으로 연구하고 있다

[51]. 이는 사회적 유대감이 개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

한 역할을 하며,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2]. 한국에서는 선후배 문화, 기업 간 협업, 대학생 문화 등

에서 소속감과 결속력이 강조된다[53]. 한편, Walther[10]

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MC) 환경에서 상호작용의 빈

도와 다양성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지만, 비대면 커

뮤니케이션은 비언어적 소통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

장한다. 이렇듯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유대감과 결속에 대한 

변인관계를 심리적인 부분과 물리적인 부분을 혼용하여 분석

하고 있을 뿐 실증적으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 간의 사회적 유대감에 어떠한 영향

이 있는지와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소셜미디어의 직·간접적인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

행동의도가 사람들 간의 사회적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과 소

셜미디어 이용강도 및 이용동기의 역할을 분석할 필요가 있

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이 개인과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사회 현상을 밝히고, ‘사회

적 유대감’이라는 잠재변인을 설정하여 그 직·간접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가설

사회적 거리감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사회적 거리로, 

사회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타인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9].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예방 행동의도가 사회적 관계를 형

성하고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셜미디어의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46]. 또한, 위

험 지각은 개인의 주관적 인지를 통해 형성되는 태도로 정의

되며[36], 심각성 인식은 개인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고,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달라진

다[4]. 이러한 변수들은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54]. 또한, Kim[6]은 위험지각이 미디어 반응

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예방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밝

혔다. 따라서 위험을 느끼는 개인들은 소셜미디어를 더 활용

하며,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은 사람

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소셜미디어 사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가정된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예방 행동의도, 위험 

지각, 심각성 인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유대감 형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행동의도는 소셜미디어 

이용강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위험지각은 소셜미디어 이용

강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소셜미디어 

이용강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 행동의도, 위험지각, 

심각성 인식은 건강행동 예측의 중요 요소로, 개인의 위험 인

식과 심각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44]. 개인은 사회적 수준에

서 노출된 위험을 개인적 수준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한다[45]. 

소셜미디어는 정보 소통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위험 관련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위험지각과 예방행동 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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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거나 변화한다[8]. 이에 따라, 위험지각과 심각성 인식

이 높을수록, 예방행동 의도가 적극적일수록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행동의도는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위험지각은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선행연구[9]는 개인이 느끼는 사

회적 거리감이 사회적 유대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을 실천하는 행동의도는 개인과 타인 

간의 물리적인 거리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불러와 사회적 유

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위험지각에 관한 연구[2],[6]에서는 위험지각이 사람들의 행

동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따라서 코

로나19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위험지각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히 지키려는 행동이 증가하며, 이는 또한 개

인과 타인 사이의 사회적 유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위험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개인의 행동을 크게 조절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왔다. 코로나

19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을수록 예방행동의도가 강화되

고, 이는 사회적 유대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측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7.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행동의도는 사회적 유대

감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위험지각은 사회적 유대감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사회적 유대

감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셜미디어의 이용강도와 이용동기는 개인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구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8]. 개인이 소셜

미디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는 

그들의 네트워크와 상호작용 방식을 결정짓는다[49]. 사회적 

유대감은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연결성을 느끼는 욕구로, 

가족, 친구, 동료와의 친밀한 관계와 같이 개인이 속한 집단이

나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5]. 이는 사회적 네트

워크와 소속감을 통해 주어지는 혜택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높은 인식은 공동체 의식과 집합적인 힘을 반영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을 높인다[7]. 그러나, 소셜미디어의 이

용이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비중이 커지면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소통이 약화되

고, 이는 개인 간의 사회적 유대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다[10]. 따라서, 소셜미디어의 높은 이용강도와 이용

동기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비중을 높이고, 이는 곧 사회

적 유대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다

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10. 소셜미디어 이용강도는 사회적 유대감에 부(-)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11. 소셜미디어 이용동기는 사회적 유대감에 부(-)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가설설정 근거를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행동의도, 위험지각, 심각성 인식,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소셜미디어의 이용강도와 이용동기는 

간접적인 매개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감

과 유대감에 대한 Laumann[9], Lee와 Lee[18], Liu와 

Jun[2]의 연구, Weinstein[44], Champion[55]의 건강신

념모델 관련 연구, Boyd와 Ellison[8]과 Choi와 Park[49]

의 SNS 이용 관련 연구, 그리고 Deci 등[5], Lee 등[11], 

그리고 Snyder[56]의 사회적 유대감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2.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행동의도와 사회적 유

대감 간의 관계에서 소셜미디어 이용강도, 이용동기

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H13.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위험지각과 사회적 유대감 

간의 관계에서 소셜미디어 이용강도, 이용동기는 간

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H14.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인식과 사회적 유대

감 간의 관계에서 소셜미디어 이용강도, 이용동기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Ⅳ.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거리두기(예방행동

의도), 위험지각, 심각성인식이 사회적 유대감 그리고 소셜미

디어 이용강도와 이용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예방행동의도, 위

험지각, 심각성인식 변수와 사회적 유대감 변수 간의 관계에

서 소셜미디어 이용강도와 이용동기 변수의 매개효과를 직·

간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다수의 내생변수와 외생변수 간의 상호 

관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으며, 회귀분석에 비해 구체적으

로 상호 관계의 검토가 가능하다. 또한 요인분석과 경로분석

이 결합된 형태로 측정 모형과 구조 모형을 통해 여러 잠재변

수들 간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분석한다[57]. 본 연구는 정

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10대 

행동수칙을 기준으로 물리적 거리두기와 부합하는 행동의도 

관측변인 7개를 설정하였고, 2023년 6월 27일~6월 28일(2

일간) 온라인 서베이 전문업체인 ㈜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해 

전국 10대~60대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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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소셜미디어(넷플릭스, 유튜브 등)와 SNS(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는 응답자만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하

였다. 이 과정을 통해 총 210명의 유효한 설문지를 회수하였

다. 수집한 데이터를 IBM SPSS Statistics 26.0을 통해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IBM SPSS AMOS 

26.0버전을 사용하여 단일차원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

형을 구축하고, 적합도를 검정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계수를 바탕으로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잠재변수인 예방행동의도, 위험지각, 심각성인

식, 소셜미디어 이용강도, 이용동기와 사회적 유대감 간의 직·

간접적인 영향관계를 구조방정식 모델(SEM)으로 분석을 실

시하였다. 

4-1 예방행동(행동의도)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수칙에 따른 행동의도는 

개인과 사회의 책임의식, 감염병에 대한 민감도, 개인위생과 

관련한 정부의 거리두기 행동수칙을 적극적, 합리적으로 수용

하는 코로나 시대에 동참하는 시민의식이다[2]. 행동의도는 

Ajzen[17]의 TPB측정법을 바탕으로 타깃, 행동, 상황, 시간

을 고려한 구체적 행동 지침 문장을 제시한 선행연구[2]의 

연구를 확장하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10대수칙의 기준

으로 물리적 거리두기와 부합하는 관측변인 ‘사람간 2미터 거

리두기’, ‘두팔 간격’, ‘마스크 착용하기’, ‘모임 장소 장문자제’ 

등 7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4-2 위험지각

위험지각은 하위요인을 개인적 위험지각과 사회적 위험지

각으로 나눠 설정한 선행연구[40],[41]를 바탕으로 하여 개

인적 위험지각은 ‘코로나19는 나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나는 

코로나19로부터 받을 피해가 걱정된다’, ‘나는 코로나19에 의

해 피해를 받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 

느끼는 위험이 크다’라는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위험지각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이

다’, ‘공중은 코로나19로부터 받을 피해가 걱정된다’, ‘공중은 

코로나19에 의해 피해를 받을 것이다’, ‘공중은 코로나19에 

대해 느끼는 위험이 크다’라는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4-3 심각성 인식

심각성 인식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공중이 얼마나 심각

하게 지각하는지의 정도로 분석한 Rimal 등[58]의 연구를 

바탕으로 측정도구를 개발한 Kim[42]의 연구방법을 확장하

여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 인식 변수를 분석하였다. 구체적

으로 ‘코로나19는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위험이

다’, ‘누군가 코로나19에 노출되면 큰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

다’, ‘코로나19 심각한 질병 중 하나이다’, ‘코로나19는 그 어

떤 질병보다 치명적이다’라는 4개 항목으로 측정하고자 하였

다. 행동의도, 위험지각, 심각성인식의 측정 문항은 모두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4-4 소셜미디어 이용강도/이용동기

소셜미디어 이용강도는 SNS가 이용자의 삶에 얼마나 깊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페이스북에 몰입하고 있

는 정도를 측정한 Boyd와 Ellison[8]이 개발한 척도와 선행

연구[47]를 본 연구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 구

체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전에 설명하여, ‘소

셜미디어는 나의 일상 활동의 일부분이었다’, ‘나는 내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소셜미디

어는 나의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소셜미디어에 일정

시간 동안 로그인이 안 되어있으면 연락이 끊어진 느낌이 들

었다’, ‘나는 소셜미디어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소셜미디어가 더 이상 서비스되지 않는다면 실

망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와 같이 6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와 관련해서는 기존 선행연구[47],[49]

의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10

개의 문항을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용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귈 수 있어 이용한다’, ‘전문적인 지

식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 ‘유명

인들과 쉽게 교류할 수 있어 이용한다’ 등으로 소셜미디어 이

용동기를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항목에 5점 리커트 척도를 사

용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전체 항목

은 합산하여 평균으로 사용했으며, 지수화된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소셜미디어 활동에 몰입했고, 소셜미디어(SNS) 이

용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5 사회적 유대감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의 예방 행동의도, 위험지각 

심각성인식 변수가 사회적유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소셜미디어의 이용강도와 이용동기가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

는지 밝혀내기 위해 잠재변수를 설정하였다. 외생 관측변수로

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의 10대 행동수칙을 바탕으로 물리

적 거리두기와 부합하는 7가지의 관측변수를 구성하고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내생 관측변수는 사회적 유

대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와 Robbins[50]가 개발한 사회

적 유대감 척도(Social Connectedness Scale-Revised: 

SCS-R)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52]를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총 20개 문항의 사회적 유대감의 측정 항목을 6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예방 행동의도, 위험지각, 

심각성인식 변수가 사회적 유대감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며, 사회적 유대감 간의 관계에서 소셜미디어의 이용강도와 

이용동기 변수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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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 및 검증결과

5-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26.0과 AMOS 26.0 통계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결과분석을 시행했다. 구체적 분석방법은 다음

과 같다.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확인을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을 위하여 예방 행동의도(이하_행동의도), 위험지각, 심각성인

식, 이용강도, 이용동기, 사회적 유대감 척도의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동의도, 위험지

각, 심각성인식, 이용강도, 이용동기, 사회적 유대감 간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SEM)을 이용

하여 연구모형의 타당성과 변인 사이의 영향력을 검증하였으

며, 행동의도와 위험지각, 심각성인식이 이용강도와 이용동

기, 사회적 유대감으로 향하는 경로와 이용강도와 이용동기가 

사회적 유대감으로 향하는 경로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hrout와 Bolger[59]가 제안

한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자 특성

본 연구에서의 설문 응답자의 조사대상자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

자와 여자 각각 105명(50.0%)이었고, 연령은 10대부터 60

대의 범위이며 각 집단은 35명(16.7%)으로 조사되었다.

2) 신뢰성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측정도구가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신뢰성이란 동일한 개

념을 반복 측정하였을 때 그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오는 정도

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 변수들의 신뢰성은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임계치를 0.7로 정하

였고 계수의 값이 0.7 이상일 경우에 해당 변수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60]. 분석 결과, 추출된 성분의 내

적일관성(Internal Validity)을 검증하고자 신뢰성 분석을 실

시하였고, 분석결과 모든 측정 변수들의 Cronbach’s Alpha 

값은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행동의도의 평균은 5.77(SD=0.98)이

었고, 위험지각은 4.79(SD=1.45), 하위요인인 개인적 위험

지각은 4.77(SD=1.59), 사회적 위험지각은 4.80(SD=1.55)

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각성 인식의 평균은 5.07(SD=1.57), 이용강도는 

2.95(SD=0.94)점, 이용동기는 3.11(SD=0.77), 사회적 유대

감은 3.59(SD=1.09)점으로 나타났다.

3)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확인적 요인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이 구조방정식 모형

을 검증하고 추정하는 것에 더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측정

변인이 3개 이상일 때 각각의 잠재변인의 요인분석이 적절하

게 나온다는 Yu[61]의 연구를 바탕으로 지표의 대표성, 모형

의 적합도, 추정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고려한 문항 묶음 방식

을 사용하여 측정변인을 설정하였다. 문항묶음을 이용하면 근

사 적합도지수(RMSEA, CFI 등)의 측면에서 모형적합도가 좋

아진다는 선행연구[62]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설명한 Lee와 Kim[63]의 연구를 참고하여 다양한 문항 묶음

을 시도해본 결과, 단일요인인 행동의도, 이용강도, 이용동기, 

사회적 유대감을 문항 꾸러미로 제작하여 잠재변인을 측정하

였고 나머지 변인인 위험지각과 심각성 인식은 기존 선행 연

구의 하위요인을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여 검증을 진행하였다. 

(N=210)

Item Frequency(n) %

Gender
Male 105 50.0

Female 105 50.0

Age

10’s 35 16.7

20’s 35 16.7

30’s 35 16.7

40’s 35 16.7

50’s 35 16.7

60’s 35 16.7

표 1. 조사대상자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10)

Item Number of questions M SD Skewness Kurtosis Cronbach’s α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7 5.77 0.98 -1.20 1.31 0.886 

Risk 
Perception

Personal risk perception 4 4.77 1.59 -0.64 -0.45 0.927 

Social risk perception 4 4.80 1.55 -0.67 -0.42 0.945 

Total 8 4.79 1.45 -0.77 -0.12 0.944 

Severity Perception 4 5.07 1.57 -1.09 0.47 0.949 

Use Intensity 6 2.95 0.94 -0.07 -0.45 0.905 

Use Motivation 10 3.11 0.77 -0.39 0.24 0.894 

Social bonding 20 3.59 1.09 -0.41 -0.40 

표 2. 측정도구의 기술 통계치 및 신뢰성 검증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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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꾸러미 제작 방법은 먼저 해당 변인의 각각의 문항에 대

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고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확인하

여 크기에 따라 순서를 정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요인부하량

을 가진 문항과 높은 요인부하량을 가진 문항을 짝지어 3개의 

평균 요인부하량이 비슷한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측정 변수들에 대해 

AMOS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아직 이론적으로 체계화 또

는 정립되지 않은 연구에서 연구의 방향을 파악하고자 탐색

적인 목적으로 수행하는 탐색적 요인분석과는 다르게,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론적 배경하에서 변수 간의 관계를 미리 설정

해 놓고 요인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60]. 초기 연구모형

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 지수가 전반

적으로 기준치에 도달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

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 200.448(p = .000), / 
df = 1.670, RMSEA = .057, RMR = .050, GFI = .903, 

AGFI = .861, PGFI = .633, NFI = .944, CFI = .977, IFI = 

.977로 측정되어 PGFI 적합도에서만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

였다. 단, 이를 제외한 모든 지수들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

남으로써 전반적으로 연구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64].

4) 확인적 요인분석의 신뢰성 검증

연구모형의 모든 적합도는 양호하였으며,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준화 경로계수가 0.5 이하로 나타난 문항은 없었으며, 

모든 요인의 개념신뢰성(CR : Construct Reliability) 0.7 수

준이었으며, 추출된 분산추출지수(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가 0.5 이상의 수준을 만족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은 개념신뢰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65].

5) 확인적 요인분석의 타당성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의 판별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판별타당성 결과를 살펴보

1 2 3 4 5 6

1.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658 　 　 　 　 　

2. Risk Perception .196 .502 　 　 　 　

3. Severity Perception .303 .404 .629 　 　 　

4. Use Intensity .123 .223 .143 .791 　 　

5. Use Motivation .186 .174 .232 .421 .807 　

6. Social bonding .181 .190 .133 .195 .288 .828

Note. diagonal: AVE, Below the diagonal: squared value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

표 5. 확인적 요인분석의 판별타당성 

Table 5. Discriminant validity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 Measurement Item
Unnormalized path 

coefficient
Normalized path 

coefficient
SE

C.R

(t값)
CR AVE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Group1 1 0.857 　 　

0.852 0.658Group2 0.973 0.862 0.063 15.352*** 

Group3 1.012 0.862 0.066 15.337*** 

Risk Perception
Personal risk perception 1 0.857 　 　

0.668 0.502
Social risk perception 0.94 0.829 0.074 12.662***

Severity Perception

Group1 1 0.906 　 　

0.871 0.629
Group2 0.975 0.941 0.042 23.458*** 

Group3 1.063 0.927 0.047 22.488*** 

Group4 0.916 0.861 0.049 18.587*** 

Use Intensity

Group1 1 0.871 　 　

0.919 0.791Group2 1.036 0.943 0.053 19.481*** 

Group3 0.987 0.859 0.059 16.737*** 

Use Motivation

Group1 1 0.872 　 　

0.926 0.807Group2 1.018 0.871 0.062 16.390*** 

3 0.983 0.855 0.062 15.908*** 

Social bonding

Group1 1 0.925 　 　

0.935 0.828Group2 0.944 0.919 0.041 23.061*** 

Group3 1.030 0.941 0.042 24.558*** 
***p<.001

표 4. 확인적 요인분석의 신뢰도 분석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it index
Research 

model
Value Threshold criteria

Absolute 
fit index

Model 
overall fit

(p)
200.448

(.000)

p ≥ .01

(Sensitive to 
sample size)

/df 1.670 0 ≤ /df ≤ 
2.0~3.0

RMSEA .057 ≤ 0.05~0.08

RMR .050 ≤ 0.05~0.08

Model 
explanatory 

power

GFI .903 ≥ 0.9

AGFI .861 ≥ 0.8~0.9

PGFI .633 ≥ 0.5~0.6

Incremental fit index

NFI .944 ≥ 0.9

CFI .977 ≥ 0.9

IFI .977 ≥ 0.9

표 3.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Model Fit) 
Table 3.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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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각 변인 간의 상관행렬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이용강도와 이용동기로 .649이었으며, 

결정계수는 .421(.649×.649)로 나타났다. 각 변인 간에 분

산추출지수(AVE) 값이 이용강도와 이용동기의 결정계수

(.421) 보다 모두 높아 판별타당도를 확보했다[65].

5-2 가설검증 

1) 연구가설의 검증

각 가설의 채택 여부 및 경로분석 결과는 표 6, 그림 1과 같

다. 경로분석 결과, 행동의도(β=.329, p<.001), 위험지각(β

=.344, p<.01)이 이용강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과 가설 2는 채택되었고, 심각성 인식이 이용강도에 정적

(+)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3은 기각되었다. 행동의도(β=.330, 

p<.001), 심각성 인식(β=.275, p<.01)이 이용동기에 정적

(+)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4와 가설 6은 채택되었고, 위험지

각이 이용동기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5는 기각되

었다. 다음으로 위험지각(β=-.334, p<.01), 이용동기(β

=-.495, p<.001)가 사회적 유대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는 가설 8, 가설 11은 채택되었고, 행동의도와 심각성 인식, 

이용강도가 사회적 유대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7, 가설 9, 가설 10은 기각되었다. 

그림 1.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Fig. 1.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results

2) 효과분해

본 연구에서 가설적 모형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변수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가설 12 행동의도(β=-.153, 

p<.05), 가설 14 심각성 인식(β=-.137, p<.05)만이 사회적 

유대감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거리두기의 행동의도와 심각성 

인식이 소셜미디어의 이용동기, 이용강도를 매개로 사회적 유

대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된 것

이다. 매개변수(이용강도, 이용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위험지각, 행동의도, 심각성인식 순으로 볼 수 있다.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Behavioral intention → 
Use Intensity

.329** - .329**

Risk Perception → 

Use Intensity
.344* - .344*

Severity Perception → 
Use Intensity

-.043 - -.043

Behavioral intention → 
Use Motivation

.330* - .330* 

Risk Perception → 

Use Motivation
.069 - .069

Severity Perception → 
Use Motivation

.275* - .275* 

Behavioral intention → 
Social bonding

-.055 -.153  -.207

Risk Perception → 
Social bonding

-.334* -.022 -.357* 

Severity Perception → 
Social bonding

.143 -.137  .006

Use Intensity → 

Social bonding
.034 - .034

Use Motivation → 

Social bonding
-.495** - -.495**

*p<.05, **p<.01

표 7. 효과 분해

Table 7. Effect decomposition

Path
Unnormalized path 

coefficient
Normalized path 

coefficient
SE C.R(t) p Results

Behavioral intention → Use Intensity .278 .329 .082 3.397*** <.001 Adopted

Risk Perception → Use Intensity .225 .344 .080 2.801** .005 Adopted

Severity Perception → Use Intensity -.025 -.043 .059 -.419 .675 Rejected

Behavioral intention → Use Motivation .230 .330 .067 3.420*** <.001 Adopted

Risk Perception → Use Motivation .037 .069 .065 .572 .567 Rejected

Severity Perception → Use Motivation .129 .275 .048 2.661** .008 Adopted

Behavioral intention → Social bonding -.056 -.055 .097 -.573 .566 Rejected

Risk Perception → Social bonding -.263 -.334 .098 -2.692** .007 Adopted

Severity Perception → Social bonding .099 .143 .072 1.365 .172 Rejected

Use Intensity → Social bonding .040 .034 .124 .327 .744 Rejected

Use Motivation→ Social bonding -.725 -.495 .158 -4.585*** <.001 Adopted
**p<.01, ***p<.001

표 6. 경로분석에 따른 인과관계 측정 

Table 6. Causal relationship measurement based on pa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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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6-1 연구요약 및 논의

이 연구는 코로나19의 사회적거리두기의 예방행동의도와 

위험지각, 심각성인식이 사회적 유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소셜미디어의 이용동

기, 이용강도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설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예방행동의도와 위험

지각 변수는 소셜미디어 이용강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 2는 채택되었다. 특히 위험지각, 행

동의도 순으로 소셜미디어 이용강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지각

이 가장  소셜미디어 이용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로 해

석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속에서 사회적거리두

기의 행동의도와 위험지각 변수 모두 소셜미디어 이용강도를 

높인다는 것을 말해준다. 코로나19에 대한 예방행동의도와 

위험지각 변수가 소셜미디어 이용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결과는 이전 연구들과 일관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Liu

와 Jun[2]의 연구에서는 위험지각이 주로 미디어 노출과 관

련이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예방행동과 사회적 위험지각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연구 결과

와 일치하며, 위험지각이 미디어 이용, 특히 소셜미디어 이용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Boyd와 

Ellison[8]과 Choi와 Park[49]의 연구는 소셜미디어가 개

인과 개인들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기반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며, 다양한 이용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를 통해, 예방행동의도가 소셜미디어 이용강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인

식이 이용강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심각성인식은 유의미하진 않지만 반대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043). 심각성 인식은 코

로나19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높아질 수 있으며, 이

는 질병의 치명성, 죽음 등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요소이

다. 이러한 심각성 인식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

을 수정하려고 노력하며, 이러한 노력은 종종 소셜미디어 사

용을 줄이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코로나19의 심각성

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정보의 품질과 정확성에 더 큰 

중요성을 둘 수 있으며, 이는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셜미

디어 정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심각성 인

식이 높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이용강도를 줄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심각성 인식 변수가 소셜미디어 이용강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로 볼 수 있다.

둘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예방행동의도와 심각

성 인식이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4, 가설 6은 채택되었지만, 위험지각이 이용동기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는 기각되었다. 이

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행동의도와 감염병에 대한 심각

성 인식이 소셜미디어 이용동기를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 

Boyd와 Ellison[8] 및 Choi와 Park[49]의 연구들은 소셜미

디어가 개인과 개인들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기반하는 커

뮤니케이션 채널이며, 다양한 이용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개

인들의 예방행동의도나 질병의 심각성 인식이 높을수록, 그들

은 사회적 교류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찾고, 더 빈번하게 소

셜미디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반면, 위험지각 

변수는 사람들 간의 소통, 교류 등을 측정하는 소셜미디어 이

용동기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069)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위험지각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찾거나 공유하는 것에 대한 동기를 느낄 수 있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이용동기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사람들이 위험을 인식할 때 더욱 신중해지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지각이 높아질 때, 국가 기관

이나 공신력 있는 뉴스 매체와 같은 신뢰도 높은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으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위험지

각이 이용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지각은 사회적 유대감에 부적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8은 채택되었다. 코로

나19에 대한 위험지각이 사회적 유대감에 부정적인 영향

(-.334)을 미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험지각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줄이려 할 수 있으며, 이는 소셜미디어

를 통한 사회적 유대감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위험지각은 개인이 건강에 대한 걱정을 늘리고, 그 결과로 개

인은 보다 안전하거나 건강에 해가 없는 활동의 시간을 더 할

애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줄이고 따라서 

사회적 유대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지각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대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

다. 반면에 행동의도(-.055)는 유의하지 않아 가설 7은 기각

되었으나, 사회적 유대감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가설 9의 심각성 인식(.143)은 기각되었으나 사회적

유대감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행동

의도는 개인이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의 의

욕을 나타내는 것이며, 심각성 인식은 개인이 질병의 심각성

을 인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런 요소들은 개인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

지만,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유대감, 즉 개인이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바꾸는 주요 요인은 

아니다. 따라서 예방행동의도와 심각성 인식이 사회적 유대감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셜미디어 이용동기는 사회적유대감에 부적(-) 영

향(-.49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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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d와 Ellison[8]과 Choi와 Park[49] 등의 연구에서는 소

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동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했

다. 이런 동기 중 일부는 개인의 자아 표현, 정보 탐색,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등을 포함하는데, 이런 동기들은 

사회적 유대감을 반드시 강화하지는 않는다. 소셜미디어 이용

은 때때로 사회적인 연결을 약화시키고 분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소셜미디어 이용이 과도하게 되거나, 

이용자가 비대면의 디지털 상호작용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

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또한, Deci 등[5], Lee 등[11], 그리

고 Snyder[5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대감이 상호작용, 공

동체 참여, 동질성 인식 등에 의해 형성되며, 이는 사회적 지

지를 통한 심리적 안정감에 크게 기여한다고 강조하였다. 따

라서, 이러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요소들이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에서 결여되거나, 혹은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가 이러한 요소들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사회

적 유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

다. 반면 소셜미디어 이용강도는 사회적유대감에 유의한 영향

(.034)을 미치지 못하여 가설 10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이용강도가 높다는 것은 빈번하게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

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실질적인 사회적 유대감

의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사

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주로 뉴스를 읽거나, 취미 활동 정보를 

찾는 등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 이용강도와 사회적 유대감 간의 관계는 개

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적극적

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는 반

면, 다른 사람들은 소셜미디어 사용을 주로 수동적으로 정보

를 수집하거나, 개인적인 관심사를 위주로 활용하는 등 사회

적 유대감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이용강도는 사회적유대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코로나19에 대한 예방행동의도와 심각성인식, 이

용강도와 사회적 유대감 간의 관계에서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이용강도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2, 가설 14 만이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

해 변수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확인하였다. 가

설 12 행동의도(-.153), 가설 14 심각성인식(-.137) 변수만

이 사회적 유대감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의 행동의도와 감염

병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소셜미디어의 이용 변수를 경유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오히려 낮추는 변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

한 함의를 가진다. 소셜미디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는 위험지각, 행동의도, 심각성 인식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위험지각

과 행동의도 변수가 심각성 인식 변수보다 소셜미디어 이용

강도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을수록 오히려 소셜미디어의 이용강도를 낮추는 결과가 나

타났으며, 행동의도와 심각성 인식은 소셜미디어 이용동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험지각 변수는 이용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코로나

19에 대한 위험지각과 소셜미디어 이용동기가 높은 사람일수

록 사회적 유대감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수칙이 물리적 거리두기를 기

반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감을 낮출 것이라는 막연한 추

측은 부적(-)으로 나타나 유의미(-.055)하지 않았으며, 오히

려 위험지각 변수가 사회적 유대감을 낮추고(-.334), 소셜미

디어의 이용동기 또한 유대감을 낮추는데 주요한 영향

(-.49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심각성 인식은 감염

병에 대한 죽음 등의 심각한 인식을 측정하는 변수로서 오히

려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심각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사회적 

유대감은 오히려 높아지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으며(.143), 

행동의도(-.153), 심각성 인식(-.137)만이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 이용강도의 매개변수를 경유하여 사회적 유대감이 낮아

지는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지각이 높아지고, 감염병에 대한 사회

적거리두기 실천 행동의도가 높을수록, 소셜미디어의 영향력

은 커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유대감은 낮아지지만,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대감은 높아지고, 소

셜미디어의 이용은 반대로 사회적 유대감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라는 비

대면 사회적 재난 상황 속에서 소셜미디어의 적절한 활용의 

필요성과 사회적 결속 등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6-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이 연구는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전 인류가 겪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소셜미디어의 활용과 그에 따른 사회적 유대

감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이론적 논의에 기술한 기존 코로나19에 대한 연구

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행동수칙이 사회적 유대감을 

낮출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과학

적으로 규명하였으며, 심각성 인식 변수가 오히려 사회적 유

대감을 높이는 주요 변수이며,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높아질

수록 사회적 유대감은 반대로 낮아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는 감염병 상황 속에서 격리된 사람들의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탐색적 연구로도 기여할 것으로 기

대해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유행하던 

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가

족의 유무 등의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더 세밀하게 하지 못한 

측면에서 볼 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과 소셜미

디어의 관계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사회적 유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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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었기

에 향후, 질적 방법론을 통해 코로나19 경험자들을 인터뷰하

고,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양적 방법론으로 비교 연구를 

수행한다면, 실질적이고 발전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는 감염병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한 부분으로, 건강과 의료 분야와의 다학제적인 실증 

연구를 추진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 중 하나인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을수

록 사회적 유대감은 오히려 강화되고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사회적 유대감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간의 

비교 연구를 수행한다면 한국 사회의 사회적 유대감의 특성

을 보다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

어, 본 연구는 공중보건학, 심리학, 사회학, 미디어 커뮤니케

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감염병 

대응 정책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중요성, 위기 상황에서의 소

셜미디어 사용과 정신 건강 관계,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 관계 

형성 메커니즘 등을 포함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정부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균형 

잡힌 소셜미디어 사용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수립시 

사회적 유대감 유지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며, 향후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의 소셜미디어 영향

력에 대한 장기적, 비교문화적 연구의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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