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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동기가 육군 병사와 해병 원의

군 생활과 미래 인식에 미치는 향*

송 경 재† 한 민 배 성 한 성 열

고려 학교 Clark University 고려 학교

본 연구는 역 병사들의 입 동기가 군 생활 반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육군

병사와 해병 원을 상으로 수행되었다. 입 동기란 군 복무를 하고자 하는 동기를 말하

며, 본 연구에서는 외재 입 동기와 내재 입 동기로 나 어 측정하 다. 입 동기에

따라 군 생활 만족도와 군 조직 이미지에 한 평가, 그리고 군 복무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

미칠 향에 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육군 병사들의 입 동기

는 외재 동기가 더 높았으며, 해병 원들의 입 동기는 내재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내재 입 동기수 이 높을수록 군 생활 만족도가 높고, 군 조직에 한

이미지도 정 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의 삶에 군 생활 경험이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 로 외재 입 동기수 이 높을수록 군 조

직에 해 부정 으로 평가하고, 병 생활 스트 스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의 삶에 군 생활 경험이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 다. 마지막으로, 징병제 여부

에 계없이 입 를 결정한 집단과 징병제가 아니면 군 를 오지 않을 집단을 비교한 결과

군 생활 향 평가, 군 조직 이미지 평가, 병 스트 스 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입 입 동기 유발의 요성에 해 논의

하 다.

주요어 : 동기, 입 동기, 군 생활 만족, 군 이미지, 병 스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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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은 일반 사회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이다. 군은 일반 사회와 차별된 여

러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가장 특징

인 것은 규율과 통제의 강조이다. 사회와 격

리되어 강한 규율 속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남성들의 경험에

있어 가장 특별한 것이고 자부심과 동시에 심

리 외상(trauma)으로 공유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군에 다녀온 한국 남성들은 군

에 한 정 기억과 부정 기억을 동시에

보고하고 있다(고야마 이쿠미, 1995). 이 게

다른 사회와는 차별화된 군 조직의 구성원으

로서 우리나라 부분의 성인 남자들은 법률

에 의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한다. 그들에게 있어 입 생활했던 가정

과 환경을 떠나 군의 효율 이고 성숙한 구성

원이 되는 것은 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반에 매우 요한 문제이다.

지 까지 이루어진 군 구성원들에 한 연

구는 부분 입 후 군 생활에 이 맞추

어져 있다. 조남국과 이재윤(1990)은 한국군

병사들의 군 생활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들을 찾아 측정도구를 개발하 고, 김권

(1999)은 산업장면에서 사용되는 직무만족 개

념을 군 상황에 맞게 재탐색하여 군 생활 만

족도 구성요인을 확인하고 군 생활 만족도와

병사들의 태도차원 복종 수 과의 계를 정

리하 다. 송경재(2007)는 문화심리 자기개

념인 개별성과 계성이 군 생활 응에 미치

는 향에 한 연구를 통해 군 생활에 응

자기개념으로 계성을 강조하 고, 김상

균과 송경재(2002)는 병 생활 스트 스 척도

를 개발하여, 스트 스 수 과 군 범죄와의

계를 설명하 다. 군 생활 응과 군 생활

스트 스 련 연구는 구승신(2004), 손지원

(2006), 손희락(2001), 장경숙(2008) 등에 의해

계속 연구되었지만, 심리학 연구는 아니었

다. 그 외에도 군 범죄(김시업, 우병, 충 ,

2006), 병 왕따 상(송경재, 최무덕, 2007) 등

의 연구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앞서 알아본 부분의 군 련 심리

학 연구의 심은 외부 환경이 병사들의

심리 내 변인에 미치는 향에 한 것들이

었으며, 병사들의 내 심리변인이 그들의 군

생활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병

역제도가 기본 으로 징병제이기 때문일 것이

다. 입 상자들의 군 입 는 자기 결정

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 강제 문제이기 때문

에 입 한 병사들의 심리 자체에 한 심보

다는 징집된 병사들이 군 라는 특수한 환경

에 처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심을 갖

게 된 것이다. 즉 입 한 병사들의 심리내

상태가 어떠한지에 한 심과 그에 따른 병

생활의 변화에는 심을 갖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정 인 군 생활에 향을 미치

는 요한 심리 요인으로 개인의 동기 측

면을 강조한다. 입 동기는 징병제라는 우리

나라 병역 제도 하에서는 심 역 밖의 문제

일 것이다. 특히 내재 입 동기는 상황

으로 의미 없는 개념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 병사들이 군 생활에 부여하는 의미는 획

일 이지 않을 것이다. 한 그 부여된 의미

에 따라 병 생활의 질이 다를 것이다. 그러

므로 병사들의 군 입 동기의 문제는 학문

으로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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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Motivation)의 문제

‘무엇이 인간을 행동하도록 하는가?’란 질문

은 곧 동기(motivation)의 문제이다. 어떤 사람

들은 일에 한 몰입과 기쁨과 같이 일 자체

로부터 생기는 내재 흥미에 의해 동기화 되

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나 타인의

평가와 같이 일의 외부 강화에 의해 동기

화된다. 이처럼 일반 으로 심리학자들은 동

기를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하는데, 일 자체

가 흥미롭고 매력이 있으며 만족스럽기 때문

에 동기화되는 것을 내재 동기(intrinsic

motivation)라고 부르며, 보상이나 인정 는 타

인의 평가와 같은 외부 조건 때문에 동기화

되는 것을 외재 동기(extrinsic motivation)라고

부른다(한덕웅, 2004; Amabile, Hill, Hennessey,

& Tighe, 1994). 이 게 동기를 두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여 설명한 기 동기 연구들에 해

Deci와 Ryan(2000)은 그 립된 유형에 의문을

제기하 다. 그들은 상반된 두 가지 유형의

동기를 하나의 연속선상에 존재할 수 있는 속

성으로 간주하면서, 자신들의 20여 년간의 연

구를 토 로 개인의 내재 동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을 제시하 다. 이 이론에서는 인간이 자기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 기본 욕구를 지닌다고 가정

한다. Deci는 인간이 지닌 이 두 가지 욕구를 자

기결정성(Self-Determination)과 유능성(competence)

이라고 불 다. 즉 인간이 이 두 가지 욕구

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어떤 과제를 수행하

려는 내 동기가 유발된다고 주장한다(한덕

웅, 2004). 여기서 자기결정이란, 사람은 내

외 환경을 주도하고 행 를 통해서 자기 스

스로 결정하기를 즐기는 것이며, 이는 내재

동기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Deci는 자기결정

과 동시에 능력을 강조한다(한덕웅, 2004; 한

성열, 1995). 인간은 환경을 주도하고 자기 결

정 행 를 통해 스스로가 결정한 행 를 즐

기는 내재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동기들은 환경이 개인을

통제하지 않고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면 지속 으로 일어나게 된

다(한성열, 1995). 즉 내재 동기는 자신이 선

택하고, 선택한 일을 수행하기 해 잠재력을

발휘하여, 그 수행 자체를 즐기게 만든다.

Deci의 자기결정성의 이론 배경에는

deCharms(1968)의 행 주도자(origin)란 개념이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내 동기에 향

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행동의

원인이라는 경험이 가장 요하며, 자신이 자

기 행동을 일으킨 원인(locus of causality)이라고

스스로 경험하게 되면 언제나 자신이 내 으

로 동기화 되었다고 여기게 된다. 인간이 자

신의 운명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내재 동기

화된 행동에서의 심 욕구라고 하 다(한

덕웅, 2004).

즉 인간행동의 기본 동기는 자기결정, 잠

재력 발휘, 행 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등의

내재 동기이며, 이러한 내재 동기가 실

될 때 흥미나 즐거움, 흥분 등의 정 정서

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한성열, 1995). 그

러나 인간의 행동이 완벽하게 내재 으로 동

기화되기에는 많은 제한이 따르며, 특히 성인

이 된 이후에는 내재 심보다는 사회 통

제와 압력에 의해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Deci와 Ryan(2000)은 이처럼 외재

동기로 인한 수행의 경우에도 개인에게 주

어진 과제를 내재화(internalization)하고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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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함에 따라 그 의미는 다르다고 하

다. 즉 외재 동기에 의한 행동도 여러 조

건들을 충족하게 되면, 정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 다. 이처럼 동기의 내재화

통합은 자발 입 가 아닌 징병제를 시행하

는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문

제이다.

군 입 동기와 군 생활

병사들의 군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군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한 응, 병 상호간 계, 훈련의 강도

개인의 능력, 병사들의 욕구와 충족의 정도

등이 군 생활 질에 향을 미친다. 조직 생활

에 한 여러 연구들(Judge & Watanabe, 1993;

Keon & McDonald, 1982; Schmitt & Bedian,

1982)은 생활만족의 선행요인으로 직무 선택

의 자율성, 내재 보상, 직무환경, 성취감, 직

무에 한 통제범 , 직무에 한 자부심, 주

건강 신체 건강 등을 제시하고 있

다. 즉 자신의 선택을 통해 정당한 보수를 받

아 한 환경에서 정 심리상태를 경험

하게 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조직 생활에 만

족감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일반 인 조직 생

활에 한 해석을 군에 그 로 용시키기에

는 무리가 따른다. 군은 다른 조직과는 다르

게 특수한 임무와 특성을 지닌 조직이다.

한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상황 제약으로 인

해 군 생활을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징병제

를 헌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 생활

을 평가하는 요인은 다른 직무에서 고려되어

야 할 요인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를 들면,

여러 학자들이 공통 으로 제시하는 직무 생

활 만족의 요인인 ‘선택의 자율성’은 우리나라

군 입 문제에 있어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김권(1999)은 군 생활 만족이란, 병

사가 군 생활을 통해 자신의 병역의 의무, 즉

직무에 해 가지고 있는 태도로써, 군 조직

에서 개인의 욕망, 기 감 욕구가 충족된

정도라고 정의하 다. 이 정의에서도 군 생활

만족은 ‘병역의 의무’에 해 가지고 있는 태

도이므로, 개인의 선택이 아닌 강제 상황을

제하고 있다.

‘의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상반된 동기

(motivation)의 의미가 포함되어있다. 의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 하는 외재 입

동기(extrinsic enlistment motivation)와 의무가 아

니더라도 당연히 국가의 안보와 자신의 성장

을 해 자발 으로 입 하는 내재 입 동

기(intrinsic enlistment motivation)이다. 징병제도

하에서 내재 입 동기는 군 생활을 직업으

로 선택한 부사 과 장교와 같은 군 간부들에

게만 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인다. 일반

으로 병사들은 군 입 를 ‘어쩔 수 없는 선

택’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한국 남성들에게

있어서 군 경험은 거의 으로 외부 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병역의 의무는 구도 피

해갈 수 없는 것이며, 입 를 결정하는 과정

에 ‘내재 인’ 동기가 작용할 여지는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비연구의 결과에 의

하면 군 입 정자들의 부분은 군에 ‘가

지 않아도 된다면 가지 않겠다’는 응답(80.8%)

을 보 고, 군 복무를 마친 비역들의 경우

미필자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 지만 여 히

군 경험은 타율에 의한 것이라는 인상이 강하

다. 하지만 내재 동기가 군 생활에 정

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한규석(2002)은 해병 에서 복무한

사람들의 자 심이 높은 이유를 인지부조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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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동기 인

설명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해병 는 지원제

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병역의 의무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해병 에 지원하는 이들

은 개인의 자발 의지에 의한 것이며 이는

내재 동기와 련된다. 특히 우리나라 해병

원 해병 비역들의 경우 조직에 한

자 심과 군 생활에 부여하는 의미는 일반 병

사들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그러므로 입

동기의 차이에 의해서 군 생활의 양상과 의미

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입 동기의 차이에 의한 군 생활의 차이는

그들의 미래 망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재의 군 생활에 정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재의 삶에만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라 제 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군 생활 경험이 사회생

활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한

평가에 있어서도 그 차이는 의미가 있다. 물

론 실제로 군 생활을 의미 있게 한 사람이 사

회생활을 잘 할 것이라는 것에 한 과학

근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재의 삶에 한

부정 평가는 이후의 삶에 정 향을 미

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반 로 재의 삶에

한 정 의미 부여는 미래의 삶에 한

낙 사고를 가능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이는 주 안녕감과 낙 주의

와의 계를 규명한 여러 연구(Carver & Gaines,

1987; Carver & Scheier, 1998; Scheier & Carver,

1992; Snyder et al., 1996)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내재 입 동기는 군 생활에 정 의

미부여를 통해 제 후 사회생활에 한 낙

을 가능 할 것이다.

Dutton과 Dukerich(1991)는 조직에 한 이미

지를 조직 구성원이 주 으로 지각한 조직

정체감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군에 한 이

미지는 군 의 구성원인 병사들이 군 조직을

바라보는 주체가 되는 것이고 조직 구성원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해 갖는 이미지는 개

인의 조직몰입을 좌우한다. 이는 병사들이 군

조직에 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에 따라 병사들의 군 생활의 질은 달라질 것

임을 의미한다. 내재 입 동기에 의해 군

입 를 한 병사들은 군 생활 동안 자신을 계

발하고, 입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려 노

력할 것이고, 사회로 돌아갈 때 입 과는

다른 발 되고 성숙된 자신의 모습을 기 하

게 될 것이다. 그러기 해서는 군 생활을 열

심히 해야 한다. 군 복무 기간을 의미 없이

시간 허비의 기간으로 여기고 그 게 생활한

다면, 자신이 부여한 의미를 찾기 어렵다. 그

러므로 내재 입 동기에 의해 입 한 병사

는 군 조직에 한 이미지를 정 으로 형성

하게 되고 그 게 형성한 정 군 조직 이

미지는 군 생활을 의미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입 동기는 군 생활 스트 스와의 계에

있어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병역의

의무를 해결하기 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군 생활은 그 자체가 스트 스 사건으로 작용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입 동기 차이에

따라 같은 군 생활도 군가에게는 스트

스로 작용하고 다른 군가에게는 성장의 기

회로 인식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육군과 해병 원을 상으로

입 동기의 차이를 알아보고, 동기의 차이가

군 생활 만족감, 군 조직에 한 이미지, 병

스트 스, 그리고 군 생활이 앞으로의 사회생

활에 어떠한 향을 미칠지에 한 주 평

가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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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

본 연구는 병사들의 외재 입 동기

내재 입 동기 수 에 따라 군 복무의 질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외

재 동기에 의해 입 를 한 병사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입 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

의 군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며, 군에

한 이미지도 부정 으로 형성될 것이다.

한 군 복무 기간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 걸림

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으로 상된다.

반면 내재 동기에 의해 입 를 한 병사들은

자신의 내 욕구를 실 하고자 하는 방향으

로 군 생활에 한 의미가 재설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군 생활은

비교 만족스럽게 지각될 것이며, 군에 한

이미지도 그에 맞게 형성될 것이다. 한 내

재 동기에 의해 입 를 한 병사들은 그들이

경험한 군 생활이 앞으로의 삶에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즉 군

생활 만족감과 군 조직에 한 이미지, 그리

고 앞으로의 삶에 미칠 향력에 한 주

평가는 입 동기의 차이에 기인할 것으로 보

인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에 포함된 상자는 상이한 입

차를 표하는 해병 와 육군에서 선정되었다.

해병 는 군 복무를 자원한 집단으로 해병

․후방 각 1개 에 소속된 136명을 상

으로 설문하 으며, 징병 시스템에 의해 징병

된 육군 병사들도 ․후방 각 1개 에 소

속된 121명을 상으로 설문하여, 총 257명에

게 설문을 실시하 다.

연구자는 피험자들이 설문지에 응답하기

에 본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 고, 설

문의 결과가 부 와 개인의 군 생활에

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주지시켰다. 한

간부( 사 이상)의 배석 유무가 응답 결과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어 간부들의 배석

을 통제하 다.

조사도구

입 동기 척도

병사들이 입 를 결정한 동기를 알아보기

해 한민과 한성열(2005)이 제작한 입 동기

척도를 사용하 다. 척도는, ‘어쩔 수 없어서,

불이익이 싫어서, 사회 으로 비난 받을까 ,

면제 받지 못해서’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외재 입 동기 척도(8문항)와, ‘군 가

좋아서, 정신을 차리기 해, 당연히 가야 하

므로, 군의 임무가 마음에 들어서, 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자의 특권이므로’ 등의 내용으

로 이루어진 내재 입 동기 척도(8문항)로

이루어져 있다.

외재 입 동기 문항의 로는, ‘든든한

배경이 없기 때문에 군 에 갔다.’, ‘도 히 면

제받을 도리가 없어서 어쩔 수없이 군 에 갔

다.’ 등이며, 내재 입 동기 문항의 로는,

‘새로운 생활에 한 도 이라고 생각하여 군

에 갔다.’, ‘강한 남자가 되기 해서이다.’

등이다. 입 동기 척도 16문항의 응답형식은

Likert식 5 척도이며, Cronbach α값은 외재

입 동기 척도가 .81, 내재 입 동기 척도

가 .87이었다. 한 척도 마지막에 ‘징병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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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다 해도 나는 군 에 갔을 것이다.’란

질문을 ‘ , 아니오’ 문항으로 넣어 징병제 여

부와 상 없이 입 선택 여부를 측정하 다.

군 생활 만족감 척도

병사들이 재의 군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

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김권(1999)이 만

든 군 생활 만족감 척도를 사용하 다. 척도

는 과업만족도, 능력인정 성취만족도, 동료

간 계 만족도, 리더에 한 만족도, 조직생

활 만족도, 물리 환경 만족도 등 6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척도의 응답형식은 군 특성상

병사들이 간 정도의 답에 응답하는 경향을

방지하기 해 Likert 식 4 척도를 사용하

으며, Cronbach α값은 .92 다.

군 생활 향 평가 척도

병사들이 군 제 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

어 군 생활 경험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어떠

한 향을 미칠 것인지에 해 평가하기 해

한민 등(2005)이 만든 군 생활 향 척도를 사

용하 으며, 군 생활 경험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해, 정 향, 부정

향을 측정하 다. 응답형식은 Likert식 5

척도이며, Cronbach α값은 .90이었다.

군 조직 이미지 평가 척도

병사들이 군 조직에 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한민 등(2005)

이 만든 군 조직 이미지 평가 척도를 사용하

다. 척도는 군 조직의 효율성, 신뢰성, 합리

성, 공정성, 필요성에 해 묻는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형식은 Likert식 5 척도

이며, Cronbach α값은 .94 다.

군 생활 스트 스 척도

병사들이 재의 군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의 스트 스를 받고 있는지 측정하기 해 김

상균 등(2002)이 만든 군 생활 스트 스 척도

를 사용하 다. 척도는 심리 요인, 환경

요인, 직무요인, 인갈등, 부 외 요인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군 복무 직

면하게 되는 여러 스트 스 요인을 측정 할

수 있다. 척도의 응답형식은 Likert식 4 척도

이며, Cronbach α값은 .87이었다.

결 과

본 연구에 사용한 입 동기 척도가 실제로

병사들의 내재 외재 입 동기를 잘 구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

하 다. 요인분석 결과 2번 문항이 어느 한

요인에도 부하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 2번 문

항을 제외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병사들의 내재 입 동기와 외

재 입 동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척도임

이 확인되었다.1)

이 척도를 가지고 자발 인 지원을 통하여

입 한 해병 원과 일반 육군 병사들의 입

동기가 서로 다른지 알아보기 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내재 입 동기는 해병 원들의

수가 육군 병사들에 비해 더 높았으며, 외

재 입 동기는 그 반 의 결과를 보 다.

1) 요인분석을 한 변수들의 선정이 타당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KMO test값은 .885로 좋은 편이

었으며, 요인분석 모형의 합성을 알아볼 수 있

는 Bartlett test값은 유의확률 .000으로 합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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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사들의 내재 입 동기도 비교 높

은 편이나 자원입 로 상징되는 해병 원의

동기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 다.

그 다면 과연 입 동기 차원에 따라 군

생활 만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해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내재 입 동기가 높을수록, 그

리고 외재 입 동기가 낮을수록 군 생활

만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설명하

는 회귀모형은 15.5%의 설명력을 가지는 유의

미한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외재 입 동기

N M SD df t

내재

입

동기

육군 121 3.62 .87 120

-5.318***

해병 136 4.16 .76 135

외재

입

동기

육군 121 2.15 .82 120

4.619***

해병 136 1.73 .65 135

*** p ＜ .001

표 2. 육군과 해병 원의 입 동기의 차이

문항 M (SD) 내재 입 동기 외재 입 동기

13. 3.83 (1.17) .778

14. 3.70 (1.24) .668

12. 3.02 (1.33) .645

11. 3.61 (1.28) .644

7. 3.67 (1.23) .620

9. 3.80 (1.19) .617

15. 3.88 (1.14) .596

3. 4.12 (1.05) .533

6. 1.67 (1.02) .715

10. 1.96 (1.10) .693

8. 2.07 (1.21) .658

5. 1.93 (1.21) .615

4. 1.84 (1.01) .601

1. 2.14 (1.24) .532

16. 1.91 (1.04) .358

고유치 3.805 3.148

설명변량(%) 25.368 20.986

Cronbach's α .87 .81

표 1. 군 입 동기 척도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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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을수록 재의 군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

고 있으며, 내재 입 동기가 높을수록 군

생활을 만족하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한 본 결

과는 병사들이 지각하는 군 생활의 질이 그들

의 입 동기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2)

입 동기의 차이가 군 생활 만족뿐만 아니

라 재의 군 생활이 미래에 정 으로 작용

할지 는 부정 으로 작용할지 평가하는 것

에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내재 입 동기가 높을수록, 그

리고 외재 입 동기가 낮을수록 재의 군

생활이 미래에 정 향을 미칠 것으로 평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설명하는 회

귀모형은 39.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동기의 차이가 재뿐만 아니라 미래

에 한 인식까지 다르게 할 수 있음을 확인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군 복무라는 상황의 만족 여부와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본인의 미래에 미칠 향에

한 인식이 입 동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2) 일반 으로 VIF(분산팽창계수)가 10 이상일 때

다 공선성이 존재한다고 단하고, Tolerance(공

차한계)가 0.1 이하일 때도 다 공선성이 존재한

다고 단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VIF =

1.330, Tolerance = .752로 다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에서 확인하 다. 이와 동시에 입 동기에

따라 군 생활 스트 스가 다른지 알아보기

해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입 동기 β t R2 F

내재 -.067 -1.000
.152 22.766***

외재 .352*** 5.288

*** p ＜ .001

표 3-3. 입 동기와 군 생활 스트 스의 계

그 결과, 외재 입 동기가 높을수록 군

생활 스트 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15.2%의 설명력을 가진 회귀모형임을 확인

하 다. 든든한 배경이 없어서, 면제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군에 입 했다고 답하는 사람들

일수록 재의 군 생활 스트 스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입 동기 차원에 따라 군 조직에 한 이

미지가 달라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내재 입 동기가 높을수록

정 인 군 조직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 회귀모형은 24.1%의 설명

력을 가지고 있다. 강한 남자가 되기 해, 정

신 차리기 해, 인생의 환 으로 삼기

해 입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군 조직

자체에 한 이미지가 정 인 것으로 나타

입 동기 β t R2 F

내재 .201*** 3.015
.155 23.274***

외재 -.253*** -3.805

*** p < .001

표 3-1. 입 동기와 군 생활 만족과의 계2)

입 동기 β t R2 F

내재 .389*** 6.927
.397 83.745***

외재 -.339*** -6.028

*** p ＜ .001

표 3-2. 입 동기와 군 생활 향 평가와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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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입 동기 질문지 , ‘징병제가 아니었다

해도 나는 군 에 갔을 것이다’란 질문에 ‘ ,

아니오’의 답변 ‘ ’라고 답한 ‘꼭 가고 싶

은 집단’과 ‘아니오’라고 답한 ‘끌려간 집단’에

해 차이검증을 실시하 다(표 3).

그 결과, ‘꼭 가고 싶은 집단(32%)’이 ‘끌려

간 집단(68%)’에 비해, 군 생활에 한 향과

군 이미지에 해 유의하게 정 으로 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병 스트 스는 상

으로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생활

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61).

논 의

본 연구는 군에 복무하고 있는 역 병사들

의 입 동기를 탐색하 다. 한 병사들의

입 동기가 그들의 군 생활과 앞으로의 미래

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우선 병사들의 입 형태에 따른 입 동기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를 해 설문 참여 집

단을 징병 집단과 자원 집단으로 나 어 두

집단 간 입 동기의 차이를 확인하 다. 징

병 집단으로는 육군 병사들을 선정하 고, 자

원 집단으로는 해병 병사들을 선정하 다.

육군 병사들의 경우, 입 령기가 되어 의

무 복무시스템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상 없

이 군 복무를 하게 된 집단이다. 그러므로 이

집단은 군 입 를 하는데 있어 자신의 의지보

다는 어쩔 수 없이 군 복무를 하게 된 집단이

기 때문에 징병 집단으로 선정하여 조사하

다. 반 로 해병 병사의 경우, 입 령기

가 되어 입 한 일반 육군 병사들과는 달리

자원입 자로 병사들을 모집하는 선발 차를

거쳐 들어간 병사들이다. 해병 는 입 를 원

하는 개인이 선발 시험에 지원을 하고, 일정

선발 차를 거쳐 최종 으로 선발되어야 해

병 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입 를 스스

로 지원한 측면을 고려하여 자원 집단으로 선

정하여 조사하 다. 입 동기, 즉 외재 입

동기와 내재 입 동기 수 을 비교한

결과 육군으로 구성된 징병 집단의 경우 해병

원으로 구성된 자원집단 보다 외재 입

동기 수 이 높게 나타났다. 반 로 자원집단

인 해병 병사들이 징병집단인 육군 병사들

보다 내재 입 동기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 병사들의 경우, 내재 입

동기 수 이 높다는 것은 군 복무를 자신이

입 동기 β t R2 F

내재 .439*** 6.964
.241 40.286***

외재 -.091 -1.442

*** p ＜ .001

표 3-4. 입 동기와 군 조직 이미지의 계

N M S.D df F

군 생활

만족

79 3.01 .36

244

3.547
아니오 166 2.92 .35

군 향

평가

79 3.95 .53
26.614**

아니오 166 3.55 .59

군 생활

stress

79 1.97 .41
10.711**

아니오 166 2.16 .43

군

이미지

79 3.70 .86
20.225**

아니오 166 3.18 .84

*** p ＜ .001

표 4. ‘꼭 가고 싶은 집단( )’과 ‘끌려간 집단(아니

오)’의 군 생활 평가에 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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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선택한 것임을 의미한다. 즉 군 생활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생활에 도 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입 동기가 군 생활 반 인 부분에

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Deci와

Ryan(1992)은 내재 동기에 의한 행동은 그

힘이 개인 내부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과제

를 수행하는데 있어 즐거움과 흥미를 느끼게

된다고 하 다. 그래서 수행이 증가되고, 정

정서가 발행하며, 자신이 수행하는 일에

정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즉 내재 동

기는 개인이 수행하는 과업에 반 으로

정 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 결과 내재

동기가 높을수록 군 생활 만족이 증가하며,

외재 동기가 높을수록 군 생활 만족이 감소

하는 회귀모형이 유의미함을 확인하 다. 즉,

내재 입 동기가 병사들로 하여 군 생활

에 만족을 느끼고 정 의미를 부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의 차이는

자신의 상황이 미래에 어떻게 향을 미칠

지를 상하는 미래 인식에도 향을 끼쳤다.

내재 입 동기가 높을수록 재의 군 생활

이 미래에 정 인 향을 것으로, 외재

입 동기가 높을수록 지 하고 있는 국

방의 의무가 자신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입 동기는 군 생활 스트 스와도

계가 있었는데, 내재 입 동기가 스트 스

와 계가 없는 반면, 외재 입 동기가 높

을수록 군 생활 스트 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

서 하는 군 생활이라는 지각 자체가 스트 스

와 직 연 이 있음을 확인한 결과라 할

것이다. 반면, 입 동기는 자신이 몸담고 있

는 조직의 이미지에도 향을 미치는데, 외재

입 동기는 조직 이미지 형성과 연 이

없었으나, 내재 입 동기가 높을수록 자신

이 속한 군이라는 조직을 정 인 이미지로

그리고 있음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징병

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군에 왔을 지에

한 응답 여부에 따라 군 생활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군 생활 만족

에는 응답을 달리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의 군 생활이 미래에 미

칠 향과 군 조직에 한 이미지는 징병제가

아니더라도 자발 으로 군에 왔을 것이라 응

답한 병사들이 더 정 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군 생활 스트 스는 반 로 징병제가 아

니었으면 군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 응답한 병

사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

를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인 자발성의 향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결과이다. 동기의 차이

에 따른 구분에서는 군 생활 만족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으나, 군 입 의 자발성을 기 으

로 한 재의 군 생활 만족에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다는 것은 동기에서 자발성 이외의 부

분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해 좀 더 고찰하도

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군 는 남자들에게 있어 매우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분단국가라는 상황은 징병제를 헌법이

보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에 군 복무

상이 되는 한국 남성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꺼이 군 복무를 해야 그 의무를 다할 수 있

게 된다. 한 한국 문화 맥락에서 군 복무의

의미는 그 표상에 있어서 매우 민감하며 복잡

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에게 있어 입 를 결심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입 의 문제는 법률이

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이라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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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근할 차원은 아니다. 하지만 입 를

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그 문제를 수용하

느냐의 문제는 지극히 개인 차원으로 해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사

용된 군 생활 만족감, 군 생활 향 평가, 군

조직 이미지, 그리고 군 생활 스트 스는 모

두 병사들이 자신의 군 생활을 주 으로 평

가한 것을 측정한 개인 차원이다.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그 상황에 한 해석이 다르게 되는 것이다.

군 라는 환경은 모두에게 낯설고 힘든 경험

이다. 하지만 그 환경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내재

의미를 부여하여 스스로의 복무 동기를 유

발하면 그 환경이 정 으로 지각되는 것이

다.

이러한 의미에서 징집된 병사들의 욕구는

매우 제한되며 충족되기도 어렵다. 한 이러

한 불균형은 부정 감정 반응을 래하기 쉽

다. 병사들은 자신의 환경을 선택할 여지가

으며, 외 보상 즉 보수도 미비하며, 24시

간 통제된 생활을 한다. 그러나 병사들이 그

러한 생활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응

도 그리고 삶의 정 변화의 계기로

지각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군 생활 만족감

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군은 인

자원이 우수한 조직으로 정평이 나있다. 한

새로 입 하는 병사들의 의식구조, 가치 , 지

수 은 계속 향상되고 있다. 학력 수 만

보더라도 고학력 추세에 있다(임 , 2007).

그러나 징병제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해 입

자원들은 군 입 자체에 한 동기가 매

우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군 복무는 인생의

공백기’라는 잘못된 인식과 ‘어쩔 수 없이 가

는 곳’이라는 사회 분 기가 병역 의무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그 게 어쩔 수 없이 입 한 병사들로 인

한 부 응 군 생활이 국민들에게 군 복무에

한 왜곡된 인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므

로 잘못된 사회 인식을 바꾸고, 이를 통해

입 상자들의 입 동기가 내재 동기로

변화된다면 입 후 병사들의 군 생활이 정

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 으로는 군 복무가 의

무만이 아닌 기회의 제공으로 을 변화시

키고, 병사들 스스로는 의무 인 군 복무의

기간을 자신의 성장 기회로 삼아 자신이 사회

에서 배워 놓은 재능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

는 장으로 여기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성

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군 복무의 의

미가 정 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입 동기가 병사들의 군 생활의

질을 다르게 한다는 것을 입증하 다. 내재

입 동기는 군 생활 반 으로 정 향

을 미치며, 반 로 외재 입 동기는 군 생

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다면, 이 부분에서 징병을 할 때 내재

동기에 의해 입 를 결정한 입 상자들만

을 징집을 해야 하는지에 한 의문이 생긴다.

의미를 확장하여 해석하면, 내재 동기에 의

해 입 한 병사들의 병 생활이 의미가 있다

는 것은 군 복무를 자원한 입 상자들만

군 복무를 시키는 것이 군 발 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부분은

본 연구의 논의 범 밖의 문제이다. 주의해

야 할 것은 내재 입 동기의 의미를 우리

나라의 병역법 범 까지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로 안 된다는 것이다. UN가입국 191개국

, 징병제는 83개국, 모병제는 81개국, 군 가

없는 나라가 약 27국정도이다. 병역제도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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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처한 상황에 따라 합한 제도를 선택해

야하고, 세계 으로 징병제와 모병제를 시

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제도의 우열을 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

이러한 입장을 제로, 본 연구는 입

상자들의 내재 입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

는 사회 환경과 이들을 강화할 수 있는 홍

보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병사들이 군 생활을 함에 있어 외재

입 동기보다는 내재 입 동기가 군

생활 만족, 군 조직 이미지, 군 생활 향평가

에 더 바람직한 것이라면, 우리의 사회에서는

지 보다 더욱 내재 입 동기를 조장하고

격려하는 환경을 만들어 필요가 있다.

Covington(2000)은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

의 조화를 한 가(payoffs)를 강조하 다. 그

의 지 로, 내재 동기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몰입과 열정을 격려해주는 가가 결여

되었기 때문이다. 군 입 에 한 우리 사회

의 인식은 ‘군 ’란 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으로 왜곡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 분 기가 신성한 병역 의무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

로 우리사회는 국민 체가 병역 이행에 한

정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지원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단순히 군 가산

제도와 같은 사회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미시 이고 외재 보상에 의한 해법이 아닌,

병역 성실이행의 존엄성과 자 심, 그리고 국

가에 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

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 우리나라 군도 군에 한 사회 인식

을 환시키기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를 들어, 군 공보활동의 외 확장이 필요

하다. 우리나라 육군 교범의 기본교범인 ‘야

교범 100-1 지상작 ’에서 ‘공보운용은 ·평

시 가용한 공보수단을 활용하여 쟁수행에

한 국내·외의 여론과 지지를 획득하고 국민

입체감을 조성하여 군사작 에 기여하는

제반활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육군본부,

1999), 공보의 역할이 상공 의 지지를 획득

하고 상호일체감을 조성하여 결과 으로 군사

작 에 기여하기 한 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군 공보의 군사작 지향 성향을 명확하게 제

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군 공보

활동에 의한 군의 정 이미지를 할 기회

가 많지 않다. 군 공보는 보다 극 으로 정

강군의 면모를 내·외에 알리어 장병의

사기를 고양시키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군 입 를

앞둔 청소년들에게는 국가 차원에서 군 의

역할과 필요성을 알리고, 개인 차원에서 군

복무 경험이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이 될 것이

라는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될 것이다.

군 복무 경험은 우리나라 은이들에게 주어

진 강요된 기회(enforced opportunity)이다. 안락

한 가정을 떠나서 낯선 사람들과 낯선 곳에서

낯선 경험을 하게 되는 도 환경임이 분명하

다. 군 조직은 사회의 모든 직종이 종합되어

있으며, 가장 선진 기술이 집약된 곳이다. 군

복무는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실을 입 를 앞둔

우리나라 은이들이 내재화 시킬 수 있도록

군의 정 기능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해야 한다.

그리고, 병 내부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병역제도 특성상 병사들의 입 당시 동기가

완벽하게 내재 이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병

사들의 외재 입 동기를 내재 동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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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시킬 필요가 있다. 병사들의 병 생활 정

동기는 병과 간부 그리고 병 상호간 신뢰할

수 있는 분 기 속에서 생성될 수 있다. 이를

해, 군은 다양한 교육 로그램 개발을 해야

한다. 를 들어, 계 이고 긴장된 조직 분

기 속에서도 인격 계를 유지시킬 수 있

도록 하기 해 의사소통 방법을 교육시키고,

병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

트 스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

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재 동기에 의해 입

한 병사들이 구성원들과 상호신뢰 속에서

군에 한 소속감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건

한 환경 속에서 훈련과 임무수행이 이루어

진다면 그에 따라 정 동기 상태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병 생활의 정

가치를 발견하고 내면화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 을 지닌다. 우선

입 동기의 측정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기본

으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의 실에서 입 란 기본 으로 자신이 선택

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의무이

기 때문에 동기의 방향성이 반 되는데 제한

이 있다. 특히 연구 상 비교 내재 입

동기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해병

집단의 경우 그들이 자원을 해서 복무를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징병제 시스템 하에서 이

루어진 것이어서 육군과 입 동기를 비교하

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한 연구

상 자체가 입 동기를 측정함에 있어 타당성

에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입 동기를

측정함에 있어 이미 입 를 한 상태의 병사들

을 상으로 입 동기를 측정한 것이므로,

그 설문이 병사들의 사후 단에 의해 이루어

졌다. 즉 입 입 동기와는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동시에 병사들이 설

문을 함에 있어 이미 행하고 있는 군 복무를

굳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설문에 응답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 배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입 입 상

자들을 상으로 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특히 군 생활 향 평가 군 조직 이

미지와 같은 변인은 입 상자들을 통한 조

사가 더 정확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 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러므로 추후에는 한민국의 20세 남성 모두

가 받게 되는 신체검사에서 입 동기를 측정

하고, 이들이 실제로 입 한 이후의 군 생활

을 추 하여 조사하는 종단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제외된 공군과

해군 병사들을 상으로도 입 동기에 따른

군 생활의 차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공군

과 해군은 해병 와 마찬가지로 자원자를 일

련의 선발과정을 통하여 선별 으로 입 시키

고 있다. 그러나 해병 의 복무기간이 육군과

동일한 반면, 공군과 해군의 복무기간은 육군

보다 길다. 복무기간이 더 길어짐에도 불구하

고 이들이 굳이 공군과 해군을 선택한 동기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러한 차이가 군 생활 만족

에 향을 주는지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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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the Enlistment-Motivation

on the South Korean Military Life

Kyung Jae Song Min Han Joonsung Bae Sung Yeol Han

Korea University Clark University Korea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the enlistment motivation on an image of military

organization, soldier’s stress, a confidence of social life after discharge from military service and military

life satisfaction in Korean military service. Participants of this research were 257 soldiers (121 conscript

Army soldiers and 136 voluntary Marines) from 2 companies in the army and 2 companies in the

Marine Corps located in South Korea.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1) conscript Army

group(M=2.39, SD=.71)had a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voluntary Marines group(M=1.95,

SD=.63)in extrinsic enlistment motivation. On the contrary, Marines group(M=4.16, SD=.76) had a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Army group(M=3.62, SD=.87) in intrinsic enlistment motivation. 2)

Enlistment by intrinsic motivation has positive influence on the military lif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enlistment by intrinsic motivation significantly predicted a military life satisfaction(β=.402,

t=6.424, p<.001), a confidence of social life(β=.528, t=9.836, p<.001), and an image of military

organization(β=.494, t=8.486, p<.001). On the other hand, enlistment by extrinsic motivation has

negative influence on the military lif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enlistment by extrinsic

motivation significantly predicted the soldier’s stress in military life(β=.415, t=6.642, p<.001), and no

confidence of social life(β=-.177, t=-3.306, p<.001). These results suggest that Korean military needs to

focus on enhancing intrinsic enlistment motivation of young men of conscription age before conscription

by educating, and advertising etc. And also, we discuss that Korean military needs to consider how to

boost intrinsic motivation of military life.

Key words : motivation, enlist-motivation, military life satisfaction, confidence of social life, image of military

organ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