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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드론은 실제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으로 비

행기체를 조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드론(Drone)의 사전

적 정의는 ‘수벌이 날 때 내는 소리’라는 뜻이다. 드론

이 날 때의 소리는 벌이 날아다니며 웅웅거리는 소리와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드론은 초창기 군사용으로

탄생했지만, 이제는 항공 영상사진 촬영과 배달, 기상정

보 수집, 농약 살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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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프로그램 참여활동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elf-Control on Life Satisfaction of Youth Participating in 
Drone Program

김광열* 김연수* *

Kim kwang youl*, Kim Youn soo**

요 약 본 연구는 드론프로그램 참여활동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

자는 수도권(서울, 경기)에서 드론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며 설문지로 진행하였다. 유효한 설문자료를 코

딩하여통계분석하였다. 가설검증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 .05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통제력의 요인인 단순과제 선호와 신체활동 선호요인은 생활만족도의 정신건

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 통제력의 요인인 모험추구 요인은 생활만족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 통제력의 요인인 모험추구와 자기중심 요인은 생활만족도의 자율성 및 자아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도 드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높은 자

기 통제력을 통하여 일정부분 생활에 만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요어 : 드론, 프로그램, 청소년, 자기통제력, 생활만족도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self-control on life satisfaction of youth participating in drone programs. 
Youth participating in drone program activ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Seoul, Gyeonggi) were conducted as 
questionnaires. The survey data were coded and statistically analyz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 
.05.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mple task preferences and physical activity preferences 
affect mental health. Second, the pursuit of adventure affects happiness. Third, pursuit of adventure and 
self-centered factors affect autonomy and self-esteem. In conclusion, it can be judged that adolescents are 
partially satisfied with their lives through self-control.

Key words :  Drone, program, youth, self-control, life satisfaction



The Effect of Self-Control on Life Satisfaction of Youth Participating in Drone Program

- 10 -

[1].

스포츠와 드론의 만남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

막식 군집 드론쇼를 통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려졌다.

개막식에서 보여준 드론 군집쇼는 일반인에게 드론의

발전상의 보여준 계기가 되었으며 동호인이 즐기는 취

미에서 스포츠와 드론이 접목되는 융복합산업의 단면

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FPV(First

Person View)드론은 소수의 RC(Radio Control) 마니아

들이 취미로 시작했으나, 기술 발전을 거듭하여 2011년

처음으로 독일에서 레이싱 대회가 개최되어 대중화되

었다[2].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드론자격증제

도가 정비되고 드론교육원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런

점을 활용하여 지방의 홍보를 겸한 2019년 전북 전주시

의 드론축구대회는 축구와 드론이 결합한 형태의 4차산

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드론과

스포츠의 만남은 청소년의 새로운 트렌드라 할 수 있으

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 19는 청소년의 일반적

인 생활과 교육환경을 많이 위축시킨 것으로 여러 학자

들이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 비하여 현대 청소년의 경

우 개방적, 적극적이며 호기심이 높으며 자유로운 경향

을 지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코로나 19는 이러한 경

향을 위축시키는 환경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청소

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개체로

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자기를 통제하고 조

절할 수 있는 역량도 성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코로

나 19는 비대면 환경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기 통제와 자기 관리 부분을

저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자기 통제력(self-control)이란 개인이 자발적으로 인

지, 행동, 정서 등과 같이 스스로 조절 할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한다[3], [4]. 자기 통제력은 본인의 욕구에 따

라 행동을 조절 할 수 있으며, 사회적, 교육적으로 어

떠한 상황에서도 언어와 신체적 활동의 강도와 빈도,

지속성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통

제력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타인의

반응을 고려하게 되면, 행동선택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기에 위험행동 이나 비행관련 행동을 할 확률이

매우 낮다[5]. 반대로 개인별 자기 통제력이 낮을 경우

청소년은 친구들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거절하지 못

하며,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인 특징을 보

인다. 자기 통제력은 또래 관계에도 밀접하게 관련 되

어있다[6].

드론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경우 첨단

기기인 드론 조종을 통하여 자기 통제력을 적절히 조

절하는 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은 청

소년의 경우 적절한 선택을 통하여 자기통제의 방법을

배우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비난하

는 대신 긍정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게 된

다고 하였다.

최근 드론과 관련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저하되고 비대면 수업

으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은 청소년의 생

활 만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생활만족도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활동에 기쁨을 갖

고 정서적, 사회적 환경에 적절하게 긍정적으로 대응

하며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적인 면을 유지하는 개인별

욕구의 실현이다[8]. 코로나 19를 지나면서 청소년은

욕구의 실현에 대한 생활만족에 대하여 저해받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에 꾸준히 드

론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였던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

이 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고자 한

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서울, 경기)에서 드론프로

그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

를 배포하고 자기 평가 기입법(Self-administering

method)으로 각각의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완성되

어진 설문지는 즉시 회수하였다. 조사기간은 2023년 6

월부터 7월까지 2개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

한 설문지는 제외하고 367부를 최종적으로 통계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1>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다. 각 변인은 연령,

성별, 학력, 참여기간, 주참여횟수, 연습시간으로 구성되

었다. 연령은 14-15세, 성별은 남자, 학력은 중학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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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간에 있어서는 6개월이상-1년미만, 참여횟수는 주

1회이하, 연습시간은 30분이상-1시간미만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는 드론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

소년의 자기 통제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고자 하였다. 측정도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표 2> 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설

문지의 주요 구성 지표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6문항과

자기통제력 24문항, 생활만족도 11문항 등 총 41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각 척도별 설문지 문항은 5단계 척도로 구성되었으

며,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에 3점,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여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2) 자기통제력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9]이 개발한 자기통제력 척도를 [10]

이 타당화 작업을 한 한국형 자기통제력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전체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 통제력 설문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 통제력에 관

한 문항은 최초 24문항에서 요인 적재값이 낮은 14문항

을 제외하고 총 10문항으로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의

하위요인 부하량을 살펴보면, 모험추구는 .781-.633, 단

순과제 선호는 .844-.514, 신체활동 선호 .704-.633, 자기

중심 .819-.648로 나타났다. 누적비율은 자기통제력 변

량의 59.612%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항목들의 요인 적

재치의 경우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자기 통제력 요인의 KMO 표준적합도의 경우는

.545, sig(p)는 .000, 카이제곱(χ²)은 433.804, 자유도(df)

는 45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뢰도 분석결과 모험추구(α=.658), 단순과제선호

(α=.554), 신체활동선호(α=.552), 자기중심(α=.474)로 나

구분 구성내용 문항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성별, 학력, 참여기간, 주
참여횟수, 연습시간

6

자기통제력
모험추구, 단순과제 선호, 신체할동

선호, 자기중심
24

생활만족도 신체 및 정신건강, 행복감, 자율성 및 11

표 2. 설문지의 구성내용
Table 2. Composition of the questionnaire

자아감
총 문항수 41

변인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13세이하 90 24.5
14-15세 164 44.7
16세이상 113 30.8

성별
남자 306 83.4
여자 61 16.6

학력
초등학교 92 25.1
중학교 246 67.0
고등학교 29 7.9

참여기간
6개월미만 141 38.4

6개월이상-1년미만 184 50.1
1년이상 42 11.4

참여횟수
주1회이하 277 75.5
주2회이상 90 24.5

연습시간
30분미만 139 37.9

30분이상-1시간미만 174 47.4
1시간이상 54 14.7

합계 367 100.0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문항구분
모험
추구

단순
과제
선호

신체
활동
선호

자기
중심

공통
성
요인

모험하면서
시험함

.781 .035 .050 .034 .615

재미삼아위험
을 감수

.633 .075 -.093 .015 .415

어려운일피함 -.208 .844 -.026 -.064 .760
쉬운 일 좋음 .380 .714 .294 -.001 .741
복잡한일피함 .282 .514 -.112 .327 .463
육체활동선호 -.034 -.150 .704 -.106 .531
움직일때기분

좋음
.302 .214 .700 .072 .632

바깥활동 -.312 .090 .633 -.047 .509
내가원하는것

얻음
-.259 .126 -.095 .819 .763

타인의 문제는
상관없음

.326 -.079 .013 .648 .532

합계 1.642 1.591 1.507 1.222
% 분산 16.416 15.906 15.070 12.221
% 누적 16.416 32.321 47.391 59.612
신뢰도 .658 .554 .552 .474

KMO=.545, χ²=433.804, df45, sig=.000

표 3. 자기통제력 타당도 및 신뢰도
Table 3. Self-control validity and reliability



The Effect of Self-Control on Life Satisfaction of Youth Participating in Drone Program

- 12 -

타났다.

3) 생활만족도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는 [11]이 개발한 삶의 만

족도 측정도구와 [12]의 11개 척도 문항을 수정․보완

하여 본 연구에 맞게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 척도의 하위 3개의 변

인으로 신체 및 정신건강, 행복감, 자율성 및 자아감 등

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생활만족도 설문문항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문항

은 최초 11문항에서 요인 적재값이 낮은 4문항을 제외

하고 총 7문항으로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별 요인 부하

량을 살펴보면, 신체 및 정신건강 .782-.583, 행복감

.756-.715, 자율성 및 자아감 .785-.702로 나타났다. 누

적비율은 전체 생활만족도 변량의 61.026%를 설명하

고 있으며 각 항목들의 요인 적재치의 경우 .40 이상으

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 요인의 KMO 표준적합도의 경우는 .546,

sig(p)는 .000, 카이제곱(χ²)은 206.983, 자유도(df)는 21

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신뢰

도 분석결과 신체 및 정신건강(α=.531), 행복감(α=.420),

자율성 및 자아감(α=.451)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는 유효하다고 판단된 설문자료를 코딩하였

다. 통계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통계분

석은 빈도분석(frequency),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설검증에 대한 통계적 유의

수준은 ⍺= .05수준으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상관관계 분석

자기통제력, 생활만족도 요인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

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탐색적 연구의 가설검증

에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이용되며 가설검증

을 실시하기 전, 주요 변인 들 간의 관계강도를 보여준

다. Pearson상관계수를 통한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그 값이 -.103～.292로 나타났다.

2. 자기 통제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 통제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자기 통제력은 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정

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과제 선호와 신체활동 선호요인은 정신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의 팬데믹 시기에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원격수업환경에 적응하기, 비대면 방식의 관계 맺기, 정

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학업 및 취업을 위한 사회적

자원 찾기 등의 과업에 직면했다[13], [14]. 단순과제 선

호와 신체활동 선호의 경우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문항구분
신체 및
정신건강

행복
감

자율성 및
자아감

공통성
요인

마음상태에
만족

.782 .024 -.121 .627

신체적 상태에
만족

.713 -.095 .037 .519

정신적 상태에
만족

.583 .400 .332 .610

현재삶에만족 -.184 .756 .191 .641
삶에 기쁨을
얻고 있다

.169 .715 -.236 .595

자신이
가치있다

-.174 -.257 .785 .712

원하는 만큼의
자유가 있다

.175 .209 .702 .567

합계 1.584 1.362 1.327
% 분산 22.623 19.453 18.950
% 누적 22.623 42.076 61.026
신뢰도 .531 .420 .451

KMO=.546, χ²=206.983, df=21, sig=.000

표 4. 생활만족도 타당도 및 신뢰도
Table 4. life satisfaction Validity and reliability

요인
모험
추구

단순
과제

신체
활동

자기
중심

정신
건강

행복
감

자율성
및
자아감

모험추구 1 .233 .010 .078 .142 .292 .208
단순과제 1 .141 .141 .274 .189 .086
신체활동 1 -.103 .179 .107 .007
자기중심 1 .114 .006 .224
정신건강 1 .128 .053
행복감 1 -.019
*p<.05, **p<.01

표 5. 요인별 상관관계분석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b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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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팬데믹 시기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부분은 청소년들이 사회적

기대에 맞게 행동하는 능력과 지연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드론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청소년의

경우 단순과제선호와 신체활동 선호를 포함하는 활동

을 하고 있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자기 통제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자기 통제력은 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인 행

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모험추구 요인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의 특징 중 하나는 경쟁성이다. 경쟁으로 말미

암아 새로운 기록들이 탄생되고 그 기록들을 경신하려

는 새로운 동기를 생성시킨다[15]. 드론은 스포츠의 경

쟁성을 가미하면서도 모험을 추구하는 형태의 스포츠

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 발전[16]과

더불어 드론스포츠는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다. 모험추구는 인간

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으로 드론프로그램을 통해 청

소년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만족을 통한 행복감을 느

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높은 곳으로 날아오

르는 착각을 들게 하는 드론의 화면은 청소년에게 자유

를 느끼게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

다. 큰 부상없이 자유자재로 조종 가능한 드론의 경우

축구, 레이싱 등 스포츠의 경쟁성도 가지고 있어 청소

년에게는 더 할 수 없는 행복감을 선사하는 것으로 보

여진다. 몰입을 해서 활동을 한 결과 행복을 얻게 된다

고 하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맥을 같이 한다

고 할 수 있다.

자기 통제력이 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및

자아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자기 통제

력은 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및 자아감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험추구와 자기중심 요인은 자율성 및 자아감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통제력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확연히 나타나는

데 자신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청

소년들의 참여와 자기 주도성, 학습 성취 수준을 높이

도록 학생들의 관심 및 흥미 유발[17]을 일으키는 프로

그램이 필요하다. 드론프로그램의 경우 모험추구와 자

기중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며 이러한 부분이 청

소년의 자율성 및 자아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드론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이해하고 상호 소통하면

서[18] 자아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드론프로그램 참여활동 청소년의 자기 통

제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

다. 연구 대상자는 수도권(서울, 경기)에서 드론프로그

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이며 설문지를 활용하

여 진행하였다. 유효하다고 판단된 설문자료를 코딩하

구분 B SE β t-value
(상수) 1.775 .236 　 7.510
모험추구 .063 .039 .082 1.608

단순과제선호 .188 .044 .220 4.229***
신체활동선호 .143 .046 .157 3.113**
자기중심 .080 .043 .093 1.839

F= 11.279***, R2= .111
**p<.01, ***p<.001

표 6. 자기 통제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Table 6. Effects of Self-Control on Mental Health

구분 B SE β t-value
(상수) 1.949 .269 　 7.254

모험추구 .232 .045 .265 5.186***
단순과제선호 .115 .050 .119 2.279*
신체활동선호 .088 .052 .085 1.685
자기중심 -.022 .049 -.023 -.446

F= 11.040***, R2= .109
*p<.05, ***p<.001

표 7. 자기 통제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Table 7. The Effect of Self-Control on Happiness

구분 B SE β t-value
(상수) 1.923 .275 　 7.005

모험추구 .167 .046 .189 3.660***
단순과제 .008 .052 .008 .160
신체활동 .027 .053 .026 .506

자기중심 .208 .050 .211 4.127***
F= 8.691***, R2= .088
***p<.001

표 8. 자기 통제력이 자율성 및 자아감에 미치는 영향
Table 8. The Effect of Self-Control on Autonomy and
Self-Feeling



The Effect of Self-Control on Life Satisfaction of Youth Participating in Drone Program

- 14 -

였으며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다

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설검증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 .05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이상

과 같은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통제력의 하위요인인 단순과제 선호와 신

체활동 선호요인은 생활만족도이 하위요인인 정신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 통제력

의 하위요인인 모험추구 요인은 생활만족도의 하위요

인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 통제력의 하위요인인 모험추구와 자기중심 요인

은 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및 자아감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도 드론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높은 자기 통제력을 통하여 일

정부분 생활에 만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첫째, 표본의 대표성은 어느 연구나 문제가 될 수 있

다. 다양한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드론프로그램에 참여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각 세대별에 대한 드론

인식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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