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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에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사성향,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실험군 28명, 대조군 30명 총 58명을 연구 대상으로 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

계 유사실험 연구이다. 데이터는 2020년 6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집하였으며 실험처치는 8주간 5회/주 수행되었고 

SPSS Win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SNS 감사일기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감사성향 정도는 증가하였

지만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코로나19 시기에 SNS 감사일기

프로그램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사성향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중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심리적 건강관리를 위한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코로나-19, SNS 감사일기프로그램, 감사성향, 직무만족, 삶의 만족, 의료기관 종사자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SNS Gratitude Diary Program  during 

the COVID-19 period on grateful dispositio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medical institution 

workers. Methods: The study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 The participants 

were 58 medical institution workers of which 28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30 to the 

control group.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3 to August 10, 2020 and analyzed using SPSS Win 18.0 

version program. The intervention was conducted 5 times a week for 8 weeks.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ported grateful disposition between the two groups. However, the issue of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were not significant. Conclusion: The SNS Gratitude Diary Program using 

SNS during the COVID-19 period can be utilized as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grateful disposition. It 

will be a good solution to lead successful psychological health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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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타인과 언택트(untact)

적인 삶을 살면서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우

리의 일상에 깊숙하게 파고들었다. 2020년 통계청 자료

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는 46,818750명으로 

만3세 이상의 91.9%가 이용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3∼9

세 91.2%, 10대 100%, 20대 99.9%, 30대 99.9%, 40

대 99.8%, 50대 98.8%, 60대 91.5%, 70대 이상 

40.3%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만 6세 이상 인터넷 사

용자의 SNS 이용률은 2020년 기준 65.9%로, 주평균 

이용시간은 2018년 53분에서 2020년 기준 65.8분으

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 최근 이러한 현상이 더 가

속화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으

로 인하여 SNS가 급성장하였으며 인류에서 예고 없이 

나타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면보다는 SNS

를 통하여 비대면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타인과 의사

소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 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은 의

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한다

[2]. 의료기관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과 약사법에 의

한 약사, 의료기사, 행정직원, 조무사, 요양보호사, 영양

팀 종사자 등 다양한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

다. 의료기관인력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간호

사는 환자가 요구하는 간호에 대한 관찰, 자료의 수집, 

간호에 대한 판단 및 요양 목적의 간호, 의사나 치과의

사 또는 한의사가 지도하고 함께 시행하는 진료에 대한 

보조, 간호 요구자를 위한 교육과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해 수행되는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업무와 그 밖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들을 담당한다[2]. 의

료기관 종사자는 직무 특성상 근무시간 내내 환자에게 

직접적인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향이 높고 이러한 직무 스트레

스로 인하여 직무만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의 개인적 특성 중에서 긍정심리적 감사성향이 높

은 사람은 직무만족이 높았고 또한 삶의 만족에도 영향

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3,4]. 

감사성향은 감사를 감정적 성격 특성의 차원으로 개

념화한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자신이 경험을 기반으

로 타인이 자신에게 베푼 선의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느끼거나 그러한 정서 상태를 갖게 되는 

일반적 경향을 말한다[5]. 청소년이나 성인에게 감사 교

육을 실시하고 감사를 표현하도록 훈련하면 감사성향

이 향상되었는데[6], 개인의 감사 정서를 습관화시키고 

생활하면서 실천이 가능한 감사훈련 프로그램방법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된 활동이 감사일기 쓰기였다[7,8]. 그

리고 감사훈련 프로그램에서 감사일기를 작성한 청소

년은 안녕감 및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7]. 

직무만족은 직장 내의 직무, 상사, 동료 관계, 승진기

회, 임금, 직업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를 뜻하고[9] 직무

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서의 주관적 개념으로 단일 개

념이 아닌 작업환경의 종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가진 

개념이다[10]. 조직은 구성원이 직무와 관련된 긍정적 

반응을 지닐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하며[11], 이러

한 동기부여의 방법으로 감사성향을 증진 시켰을 때 정

서의 부정적 요인이 감소 됨을 알 수 있었다[12].

삶의 만족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나타내는 인지적 판단으로 삶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평

가이며, 개인에 따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는 각각 다르다[13]. 삶의 만족은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으며 낙천적으

로 행복 감정을 유지한다고 정의하였다[14]. 감사성향

을 증진 시켰을 때 행복감은 증가 되었고[15] 감사 증

진 프로그램이 삶의 만족을 증가시켰다[12]. 현재는 코

로나19의 확산으로 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

는 능력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들의 디지

털 활용역량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16]. 코로나19 시기

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SNS가 

주목[17]되면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사성향을 증진시

키고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SNS를 활용

한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최근 감사일기프로그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

생을 대상으로 감사일기 활동을 적용한 Lee 등 

(2017)[18]의 연구, 예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Yang (2013)[19]의 연구, 초등학교 예비교사를 대상으

로 한 Park과 Kim (2014)[20], 여대생을 연구한 Lee 

(2016)[21], 초등학생에게 감사일기 중재연구를 한 

Lee, Kim과 Kim (2016)[22]의 연구 등이 있으나 코

로나19 시기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SNS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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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감사성향,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에 의료기관 종

사자를 대상으로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이 감사성향,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여 의료

기관 종사자의 심리적 · 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심리

프로그램으로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시기에 SNS 감사일기프

로그램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사성향, 직무만족과 삶

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사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둘째,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셋째,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1.3 연구 가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3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제1가설: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그

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감사성향이 증가할 것이다.

2) 제2가설: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그

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직무만족이 증가할 것이다.

3) 제3가설: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군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삶의 만족이 증

가할 것이다.

1.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임의 선정된 의료재단에 속한 4개 병원의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한 것으로, 이를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에 SNS 감사일기프로그램

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사성향,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인 유사 실험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W 의료재단 의료기관 종사자를 

근접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고 참여 

수락한 자로, 선정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시설 종사자 

둘째,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자

셋째, 과거에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자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W 의료재단 책임자에

게 연구 목적과 방법 및 진행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협조를 구한 후,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실험

군에 의한 대조군에의 실험처치 확산 예방을 위해 실험

군과 대조군을 각각 달리하여 측정하였다. 연구에 적절

한 대상자 수는 G-power 3.0.10 version을 이용하였

고, t-검정에 필요한 표본의 최소 크기를 구하였다. 집

단수 2, 검정력 .80, 효과크기 .80, 유의수준 .05으로 

설정할 경우 필요 최소 표본 수는 집단별 26명으로 산

출되었지만, 탈락률을 고려하여 실험군에 30명, 대조군

에 30명 총 60명을 모집하였다. 실험군에서는 2명이 

탈락하였고, 대조군에서는 탈락자가 없어 참여율은 

96.7%였고, 최종적으로 실험군 28명, 대조군 30명 총 

58명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감사성향

감사성향은 McCullough et al. (2002)[5]이 개발하고 

Kwon, Kim과 Lee (2006)[23]가 번안한 Korea version 

of the Gratitude Questionnaire-6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 도구는 7점 리커트 척도

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 범위는 최소 6점에서 

최대 42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다. 도구 

신뢰도는 Kwon, Kim과 Lee (2006) [23] 연구에서 

Cronbach'α=.85였고,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2.3.2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Lee (2008)[24]과 Choi (2016)[25]의 

도구를 수정 ·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직무만족 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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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리커트 척도로 보상 및 공정성 관련 4문항, 관계 

관련 3문항, 직무 자체에 대한 만족 3문항 총 10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점수 범위는 최소 10점에서 최대 50점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다. Lee 

(2008)[24]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는 하위영역별 최

소 Cronbach'α=.70에서 최대Cronbach'α=.86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2.3.3 삶의 만족  

삶의 만족은 Diener, Emmons, Lasrsen & Griffin 

(1985)[26]이 개발하고 Jo와 Cha (1998)[27]가 번안한 

Korea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

도 도구는 7점 리커트 척도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점수 범위는 최소 5점에서 최대 3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α=.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4 연구 진행 절차

2020년 6월 3일부터 2020년 8월 10일까지 사전조

사,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실험처치), 사후조사의 순으

로 진행하였다.

2.4.1 사전조사

사전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

군 각각을 대상으로 감사성향,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을 

조사하였다. 

2.4.2 SNS 감사일기프로그램 : 실험처치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은 W 의료재단 4개 병원에서 

2020년 6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실험처치는 8주

동안 5회/주, 40회 진행되었다. SNS 감사일기프로그램

은 Sotaesan School of Mind 감사코치 7인(최건풍, 

양해숙, 박순명, 하석광, 오지선, 장은영, 김성민)에 의

해서 개발되었으며 내용타당도는 .80이상이였다. 

주차별 구체적인 SNS 감사일기프로그램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주, SNS 감사일기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과 구체적

인 영상을 통한 아이스브레이크(break the ice)

2주, 관점전환으로 내 프레임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프레임을 바뀌기 

3주, 감사와 은혜의 발견으로 사소한 것에서 감사와 

은혜를 발견

4주, 근본적 큰 4가지 은혜와 관련하여 당연한 일에

서 근본적 4가지 은혜를 알아차림

5주,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전환하기 그간 원망했

던 것에 대해서 감사와 은혜로 돌리기

6주, 나에 대한 감사로 나의 몸, 마음, 존재에 대해 

인정하고 수용하기

7주,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안에서 감사와 은혜를 실

천하는 방법으로 감사 숨쉬기, 감사 걷기

8주, 감사와 보은하는 연습하기로 가까운 지인에게 

작은 선물과 말로 감사 표현하기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은 대상자를 4개 팀으로 나눠

서 무작위로 SNS 단체톡을 배정하였다. 각 팀에는 해

당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에 대한 감사코치 과정을 이

수한 감사코치가 1명씩 배정되어 SNS 감사일기프로그

램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지도하였다. 감사코치 간의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은 매회기 반구조화된 프로그램

과 감사코치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감사코치 

간의 코칭 동질성을 점검하였다. SNS 감사일기프로그

램은 8주 동안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회씩 총 

40회기 실시하였다. 의료기관 업무 시작 전 아침 8시 

30분경 4개 팀별로 SNS 단체톡을 통해 이루어졌다. 매

주 감사코치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4개 팀에 동일한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대상자는 주차 

별로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을 교육 후 하루 중에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짧게 적어서 단체톡에 공유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감사코치가 상시로 피드백

을 주었고 대상자 간은 서로 SNS로 상호작용하였다.

대조군 역시 설문지 작성 전에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 한 후 동의를 얻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실험

처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대조군에는 실험처치와 관련

한 어떠한 공식적인 처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4.3 사후조사

앞선 사전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군과 대조군

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감사성향, 직무만족과 삶

의 만족을 조사하였다. 윤리적 공정성을 위해 연구가 

끝난 후 그에 상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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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윤리적 고려

연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병원 책임자에게 연구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또한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측면

을 고려하여 실험처치 시작 전에 실험군의 연구 대상자

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진행절차, SNS 감사일기프로

그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이에 서면 동의서를 받

았다. 회수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게 

하였고 실험 참가 중에도 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철

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설문지는 5분 정도 소

요되었다. 

2.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군, 대조군 각각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 분석)을 실시하였고, SNS 

감사일기프로그램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감사성향,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에 대해 Independent t-test분

석을 통해 가설을 검정하였다. 모든 결과는 통계적 유

의수준 .05를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실험군 28명, 대조군 30명으로 

총 58명이었다. SNS 감사일기프로그램 실시 전의 일반

적 특성 및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분석 결과 table 

1과 같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p>.05)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N=58)

Characteristics
Exp(n=28) Cont(n=30)

χ2/t p
  n(%)   n(%)

Age
<40 year 12(42.9) 17(56.7) .431 .215

≥40 year 16(57.1) 13(43.3)

Gender
Male 9(32.1) 8(36.7) .775 .432

Female 19(67.9) 22(73.3)

Religion
Yes 24(85.7) 24(80.0) .732 .4111

No 4(14.3) 6(20.0)

Duration of 
working

<10 year 16(57.1) 16(53.3) .798 .489

≥10 year 12(42.9) 14(46.7)

Occupation

Nurse 8(28.6) 10(33.3) .326 .056†

Nurse-assistant 5(17.9) 8(26.7)

Administrative 
office

10(35.7) 9(30.0)

Physical therapist 3(10.7) 2(6.7)

Social worker 2(7.1) 1(3.3)

† Fisher's exact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3.2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을 중재하기 전 종속변수에 대

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이 감사성향,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p>.05) 두 집단은 동질 하

였다.

Table 2. Homogeneity Test of Pre-test Dependent 

Variables    (N=58)

Variables
Exp(n=28) Cont(n=30)

t p
M ± SD M ± SD

Grateful 
disposition 

24.29 ± 3.24 23.63 ± 3.22 -.768 .446

Job 

satisfaction 
35.14 ± 5.19 34.27 ± 5.66 -.413 .681

Life 
satisfaction 

16.00 ±3.38 15.87 ± 3.51 -.147 .884

Exp= 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3.3 가설검정

3.3.1 제1가설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그렇지 않

은 대조군에 비해 감사성향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설

을 검정한 결과, Table 3과 같이 감사성향은 실험군에

서 실험 전 24.29±3.24점, 실험 후 25.89±3.96점, 대

조군에서는 실험 전 23.63±3.22점, 실험 후 

23.77±3.2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

었다(t=-2.232, p=.015).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3.3.2 제2가설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그렇지 않

은 대조군에 비해 직무만족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설

을 검정한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직무만족은 실험

군에서 실험 전 35.14±5.19점, 실험 후 35.82±6.05

점, 대조군에서는 실험 전 34.53±5.98점, 실험 후 

34.27±5.66점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t=-1.012, p=.158).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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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제3가설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그렇지 않

은 대조군에 비해 삶의 만족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

설을 검정한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삶의 만족은 실

험군에서 실험 전 16.00±3.38점, 실험 후 17.25±4.16

점, 대조군에서는 실험 전 15.87±3.51점, 실험 후 

15.70±3.66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509, p=.069). 따라서 가설 3은 기각되었다.

Table 3. Changes in Grateful dispositio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Before and After SNS 

Gratitude diary program     (N=58)  

Variables
Pre-test Post-test

t p
M ± SD M ± SD

Grateful 
disposition

  Exp(n=28) 24.29 ± 3.24 25.89 ± 3.96 -2.232 .015

  Cont(n=30) 23.63 ± 3.22 23.77 ± 3.27

Job satisfaction

  Exp(n=28) 35.14 ± 5.19 35.82 ± 6.05 -1.012 .158

  Cont(n=30) 34.53 ± 5.98 34.27 ± 5.66

Life satisfaction

  Exp(n=28) 16.00 ± 3.38 17.25 ± 4.16 -1.509 .069

  Cont(n=30) 15.87 ± 3.51 15.70 ± 3.66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4.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

으로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감사성향, 직

무만족과 삶의 만족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파악하

기 위해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을 의료기관 종

사자에게 적용한 후 감사성향을 살펴본 결과, 감사성향

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사일기 활동을 적용한 Lee 등

(2017)[18]의 연구, 예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Yang (2013)[19]의 연구, 초등학교 예비교사를 대상으

로 한 Park과 Kim (2014)[20], 여대생을 연구한 Lee 

(2016)[21], 초등학생에게 감사일기 중재연구를 한 

Lee, Kim과 Kim (2016)[22]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동일하게 감사일기 중재 후 감사성향이 증가하는 연구

결과를 나타냈다. Emmons와 McCullugh (2003)[28]

에 의하면 감사에 대한 경험과 표현은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고 사회생활과 인간의 성격에 기본이 된다고 한

다.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은 자기와 타인을 존중하면

서 힘든 상황에서도 분노 조절이 가능하며 긍정적인 생

각을 할 수 있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Watkins, Grimm과 Kolts (2004) 

[29]에 의하면 감사는 긍정적 프레임을 확립시키는 마

음의 토대라고 하였으며 감사는 친사회적 행위를 높여

주고[30], 분노, 불안, 시기심,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을 

경감시켰다[31].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열정, 사랑과 

행복한 감정 등의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32,33]. 추후 연구에서는 SNS 감사일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긍정 심리의 다른 변수의 효과를 

측정해 보거나 코로나19 시기에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시간적 ·공간적 구애가 적은 SNS 감사일기프로그램과 

대면으로 진행하는 감사일기프로그램 간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 연구도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직무만족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이는 Park, Kim과 Kim (2020)[34]의 

‘노인요양병원 근무자의 감사성향이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일기 경험의 조절효과’ 연구

에서 감사일기 경험이 감사성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이나 직무만족이나 삶의 만족과는 상관관계

를 보이지 않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SNS 감사일

기프로그램은 감사성향과 같은 심리적인 변수에는 효

과가 있었지만 의료기관의 다양한 환경적 · 물리적 · 사

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이 되는 직무만족에 대해서는 본 

SNS 감사일기프로그램 중재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나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다

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Park, Kim과 Kim 

(2020)에 의하면 의료시설에서는 각종 동우회 활동, 인

문학 특강,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힐링캠프 등 실질

적이고 현물로 지급 가능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통하

여 의료시설 종사자의 직무만족을 높이고자 한다고 하

였다[34]. 추후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제

공되는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직무만족에 얼마만

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가 시도되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좀 더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삶의 만족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

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hin과 Kim (2009)[35]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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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냈다. 고등학생은 현재 부모나 사회로부터 직접적 ·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어서 부모가 체감하는 삶에 

대한 책임보다는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에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학교 졸업 후 성인으로서 사회

생활을 하고 있어서 부모에게 의존할 수 없고 다수의 

종사자는 본인이 다른 가족까지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본인 스스로 주도적으로 삶의 만족을 추구해야 

하므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다른 삶의 만

족 결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삶에 대한 긍정적 태

도는 자신의 삶에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행복하면

서 만족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36]고 하

였으나 생의 주기별 과업에 따른 삶의 만족은 긍정적인 

태도만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인 복지의 변화나 정부의 코로나 19 정

책에 의해 삶의 만족이 변화할 것이다. 이는 인간을 대

상으로 한 유사실험연구의 한계점으로서 순수실험연구

처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의 환경적 외생변수를 완벽

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전에 시행된 연

구와 다른 결과를 보일 수 밖에 없다. SNS 감사일기프

로그램의 삶의 만족에 대한 정확한 효과 측정을 위해서

는 고등학생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동일한 삶의 만족 

측정도구와 동일한 사회적 환경에서 SNS 감사일기프

로그램을 활용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프

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코치 7인에 의

해 개발된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을 유사실험연구설계 

방법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사성향, 직무만족과 삶

의 만족을 검증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코

로나19 시기에 의료기관 업무의 특성상 다른 타인에게 

돌봄의 서비스를 대면으로 제공하는 종사자의 중요한 

심리적 요인인 감사성향을 증가시키는데 SNS 감사일

기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중재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시기에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사성향을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NS 감사일기프로

그램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의료기관 종

사자의 심리적 · 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심리프로그램

으로써 적용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에 SNS 감사일기프로그램

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사성향,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된 비동등성 대

조군 전후설계인 유사실험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SNS 감사일기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감사성향 정도는 증가하였지만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코로나19 시기에 SNS 

감사일기프로그램은 특별한 준비 없이 감사일기를 쓰

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심리적 · 정신적 건강관리 중재 방법임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첫째, 의료기관 종사자뿐

만 아니라 업무 특성상 타인에게 직접 대면으로 서비스

를 제공하면서 직무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을 많이 경험

하게 되는 서비스직업군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SNS 감사일기프로그램 

실험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질풍노도의 시기로 감정의 

변화가 심한 사춘기 청소년에게도 원만한 인격과 타인

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손쉽게 

접근 가능한 SNS 감사일기프로그램 중재를 활용하는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SNS 감사일기 프로그램이 종사자의 감사성향 향상뿐 

아니라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 등 다른 긍정적 정서에

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용을 연구대상자

의 직무환경과 특성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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