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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계속되는 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쟁, 미국과 국의 갈등 등 안보 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로 비 력의 정 화가 더욱 요

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이 비 력의 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며 우리에게 비 력은 한국군에 한 느낌과 가치, 통일인식, 군(軍)에 한 정인식과 

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이 한국군에 한 느낌과 가치, 통일인식, 군(軍)에 한 

정인식이 비 력 요성 인식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2022년 국방 학교 범국민 안

보의식 조사의 2차 자료를 활용하기 해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후 SPSS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 회귀 분석을 하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국민

은 한국군의 느낌·가치  신뢰와 청렴이 비 력 요성에 향을 주었다. 청렴은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군(軍)의 부정 인 보도가 많을수록 비 력의 필요

성을 느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통일인식  통일의 필요성과 국가이익이 비

력 요성에 한 인식에 정 인 향을 주었고, 비 력을 군사력 유지를 한 핵심 력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군(軍)의 정 인식  지역사회 발  기여, 평

화유지 기여, 군(軍)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 순으로 비 력의 요성 인식에 향을 주었

다. 기타 연구결과에 한 시사   제한사항,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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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군사력은 크게 상비 력과 비 력으로 구별되

는데 상비 력은 평시의 쟁 억제  쟁 기에 

응 력으로 운 되고 비 력은 쟁이 지속됨

에 따라 주 력으로 운용하게 된다(이원희, 2015). 

그동안 비 력은 증편·창설 소요를 충족시키는 

상비 력의 보조수단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

다. 이로 인해 국민의 심 부족과 함께 국방정책, 

국방 산 배정에서 후순 로 려나 있다. 그러나 

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로 비 력

의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비 력의 첫 시작은 1968년 4월 1일 

창설된 향토 비군이다. 1968년 북한이 무장공비를 

남 하여 주요 암살요인과 청와  타격을 목표한 

1·21사태를 계기로 창설되었으며(양승 , 2021) 창

설 이후 ‘일하면서 싸우자’라는 구호 아래 국가방

와 경제발 의 주축으로 오늘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 비 력은 시 병력의 73%, 물자의 

66%를(정진섭, 2023) 담당하고 있어 에서 차

지하는 비 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2022년 2월 러시아의 공격으로 시작된 우크

라이나-러시아 쟁은  세계에 안보 기로 다가

왔다. 쟁의 당사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

니라 미국, 유럽 등 련 국가들의 이해가 얽  있

어 재의 흐름상 양측 모두에게 처 한 2∼3여 년

의 소모 을 거치지 않고는 상 국면이 마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상 국면이 마련된다고 하

더라도 토문제와 같은 일차  문제에 한 합의

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태림, 2022). 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비 력은 더욱 요해지고 있다. 

개  우크라이나는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 러시아

의 침략에 응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지난 9월 부

분동원령 선포를 통해 쟁을 지속하고 있다. 쟁

이 소모 으로 어든 이상 이번 쟁은 비 력

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상비병력과 과학화된 첨단무기를 이용하여 국방

을 튼튼히 하는 것이 최선이나 병력자원의 감소와 

국가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이를 체할 수 있는 

비 력은 더욱 요해지고 있다. 요한 력으로 

두된 비 력 정 화를 해 국방부는 2012년 

국방개 에 한 법률을 제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부, 2022) 윤석열 정부는 국방 신 4.0의 과제

로 비 력 정 화를 추진 이다. 

비 력의 요성을 인식하고 학술 역에서 정

화를 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강용구

(2022)는 비 력 정 화를 해 메타버스(Metaverse) 

기반의 비군 발  방향을 연구하여 제시하 다. 

첨단 과학기술을 비군훈련에 용하여 변화된 훈

련환경과 방법을 통해 성과 있는 비군훈련이 가

능하다고 하 다. 정일성(2022)은 한국군 비 력

이 상비 력에 상응하는 실효 력이 되기 해서

는 새로운 범주의 비 력 개념 도입과 정책·제

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정성희·이상

(2022)은 국방 신 4.0 구 을 해 비 력 정

화 추진 략으로 동원 력 능력 확충, 추가 투

력을 한 부  창설 능력 보유, 비군자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 동원집행지원 역량 확보, 훈련 방법 

개선 등을 제시하 다. 윤지원(2021)은 상비군을 보

완할 수 있는 최정  비 력 운용을 해 비상근

비군제도 도입  확 , 비군훈련비 정 수  

지 과 무기체계 화 등을 제시하 다. 박상 ·

윤진 (2021)은 병력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기 해 

비 력의 정 화에 필요한 산 확보를 한 추

진방안을 제시하 다. 비 력 정 화를 해 네트

워크를 기반한 효율  동원자원 리 체계 개발, 과

학화 비군훈련 확   강화, 지역 비군 장비·

물자의 화 등 력 즉응능력 개선 사업을 추진

하여야 하며 이를 해 국방 산의 2%가 비 력 

산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 다. 이웅·정민섭·

박상 (2021)은 최근 비 력 운용과 련하여 쟁  

사안을 분석하고 미래 트 드 주요 변수(STE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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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한 안보 략환경 변화를 망하고 병력 동

원에 미치는 향 등을 검토하여 미래 용 가능한 

비군 정책에 한 시사 을 도출하 다.

최근 3년간 연구된 논문은 군사력 측면에서 비

력 정 화에 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발표된 논문은 정책 제언으로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느끼는 비 력의 

요성에 한 인식과 련된 연구는 드물어 이와 

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비 력에 한 국민의 

심이 부족하다면 이는 비 력에 한 국방정책 

부재와 산 부족으로 이어져 비 력 정 화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군(軍)에 한 국민의 인식이 

비 력 요성에 한 인식에 어떤 향을 주는지

에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한민국 국민은 일

반 국민이면서 동시에 시 비 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비군이다. “군(軍)에 한 정 인 인식

이 일반 국민의 비 력 요성에 한 인식에 

향을 주는가?”라는 연구문제는 국방부에서 추진하

고 있는 비 력 정 화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방력 건설에도 많은 도움을  것으로 생

각한다.

연구는 국방 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진행한 

2022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보고서 설문조사를 토

로 진행하 다. 국방 학교 조사 보고서 상에는 

각각의 변인들에 한 분석은 진행되었으나, 서로의 

향 계에 해서는 규명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특히 그 향 계를 발견하고 규명하면서 연구의 

독창성과 학문  기여를 하려고 의도하 다. 더불어 

각 변수들의 상 계를 분석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도록 각 변인들 간의 계를 신뢰성있고 타당하

게 살펴보고자 하 다. 그래서 연구방법으로서 범국

민 안보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1,200명의 성인을 

상으로, 주성분분석의 방법으로 탐색  요인분석한 

이후에 다시 최  우도방법으로 요인 분석하여 측

정도구를 검증하 다. 기술통계분석과 상 계 분

석을 통해 측정변수의 특징을 악하고 변수간의 

연 성을 살펴보았으며 이후 재구성된 측정도구를 

검증하 고, 상 계를 살펴본 이후에 한국군에 

한 느낌·가치, 통일에 한 필요성과 기 이익, 군

(軍)에 한 정인식이 비 력의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향을 다  회귀분석하 다.

Ⅱ. 이론  배경

1. 비 력의 개념과 요성

비 력의 정의에 해 연구자마다 다양한 견해

를 보인다. 합동참모본부 군사용어 사 에는 “ 비

력이란 상비 력에 별되는 개념으로서, 국가잠

재력을 력화함으로써 생성되는 군사력을 말하며 

시에 동원할 수 있는 인 ·물  자원과 시·

평시 지역방 를 한 인 ·물  능력을 포함한

다.”고 정의하고 있다(합참, 2022). 

정진섭(2018)은 비 력은 상비 력의 동반 력

이며 국가총력  수행의 주 력으로 임무와 역할은 

군사작 뿐만 아니라 재해재난과 비군사   등 

포  안보 에 응하는 력이 되어야 한다고 

하 다. 정성희·이상 (2022)은 비 력은 한 국

가의 총체 력의 일부인 동원 력이며 상비 력과 

함께 국가의 안 을 보장하는 직 이고 실질 인 

군사력의 핵심요소라 하 고 정일성(2022)은 비

력은 상비 력을 제외한 인 ･물  자원으로 이

진 국가의 총체 인 쟁 수행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 동원을 통해 쟁 수행 목 과 기능으로 

환할 수 있는 국력의 모든 요소를 총칭하는 개념

으로 정의하 다. 박종길(2018)은 의  의미로는 

유사시 국가가 동원을 통해 력화되는 군사, 민생, 

안 , 정부 기능 유지 용도의 모든 잠재력이며 의

으로는 군사부문 용도로 동원된 인  물  자원

이라고 하 다.

이와 같은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비 력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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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소는 상비 력 이외의 인 ·물  자원과 제

도·정책 등을 포함한 유·무형의 잠재 력이라 할 

수 있으며 동원을 통해 형성되는 군사  능력을 

비 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양승 , 2021).

비 력이 요한 이유는 첫째, 비 력은 상

비 력과 더불어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다. 시 

병력의 73%, 물자의 66%를 담당하고 있다는 을 

고려할 때 비 력 없이는 상비군 임무 수행이 제

한되며 쟁이 장기화될 때에 작 지속지원을 비

력이 담당하기에 비 력은 매우 요하다. 

둘째, 한반도 안보 에 한 응수단으로 

비 력은 요하다. 존하는 최  안보 인 북한

을 비롯해 주변 강 국은 언제든지 우리의 안보

이 될 수 있다. 재 국방 신은 상비 력을 감축

하고 비 력을 정 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

다.  상황을 고려할 때 비 력의 비 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주변국과의 분쟁 시 얼마나 

이른 시간 안에 동원하느냐는 쟁의 승패를 결정

짓는 요한 요소일 것이다. 기 동원 응소율과 

비 력 정 화는 주변국 안보 에 응수단으로

서 매우 요하다.

셋째, 국가 경제 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한정

된 국가재정으로 인해 규모 상비 력과 첨단무기

를 보유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상비 력을 유지하

는 것은 비 력보다 큰 비용이 요구된다. 최소의 

비용으로 상비 력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비 력

을 운 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많은 도움을  수 

있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 력은 국가안보, 

경제 인 측면, 잠재 인 에 한 응 등 단

히 요한 역할을 하는 력이다(이원희, 2015). 철

한 비를 통해 동원체계를 검  확인을 하고 

내실 있는 비 력 정 화 추진이 필요하다. 

2. 군(軍)과 비 력에 한 인식

군(軍)이 제공하는 국방 서비스는 쟁을 억제하

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에서 국가 

서비스  가장 요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경

국, 2021). 이 국방 서비스에 비 력도 하 개념

으로 포함된다. 인식(認識)은 사물의 본성을 포착한 

것이 아닌 외면 인 인상과 같은 것으로 우리 군

(軍)에 한 일반 국민의 인식에 향을 미치는 것

은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군(軍)에 한 이미

지(정수 , 1994)와 통일에 비한 군사역량 강화

(문성묵, 2015) 등이 표 이다.

강한 국방력은 첨단 무기와 병력의 숫자에서 나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 

불안 한 안보상황에서 상비병력을 체할 수 있는 

력은 비 력뿐이며 이미 비 력은 필수 력

이 되었다. 따라서 군(軍)에 한 국민의 인식은 

비 력에 한 인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1) 군(軍)에 한 느낌·가치

오늘날의 군(軍) 조직은 사회·안보 환경의 변화, 

4차 산업 명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복잡

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軍) 

조직은 국가를 튼튼히 방어하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응하면서 첨단 과학 기술군으로 변모하

고 있다. 군(軍)은 쟁을 주 업무로 하는 집단으로 

사회의 그 어떤 조직과도 구별되는 집단이다. 다른 

조직과 달리 계 과 직책을 우선시하는 권 이면

서 계 인 투집단이다. 즉, 군(軍)은 국가의 

기 상황에 즉각 인 행동을 한 비태세를 갖추

기 해 군기가 요하며 그에 따른 직책과 계 이 

나 어지는 것이 필연  조직이다. 

군(軍)에 한 느낌·가치는 군(軍)의 이미지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지와 련하여 

서정근(2001)은 국내에 군과 련된 보도 성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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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를 통해 다소 부정 인 성향이 강하다고 언

하면서 군을 객 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주

장하 다. 군도 정 인 이미지 형성을 해 효과

인 홍보 활동이 요구된다고 분석하 다. 김 배

(2009)는 군 이미지 제고를 한 홍보가 미흡하며 

언론과 변화되는 사회환경에 극 인 처가 필요

하다고 주장하 다. 경국(2021)은 군(軍) 부패요

인은 군(軍)의 신뢰와 이미지에 향을 미치며 이를 

개 하고 부패를 청산하기 한 상시 기구 설치 등

이 필요하다고 하 다. 

연구의 주장을 살펴볼 때 군(軍)에 한 느낌·

가치  이미지는 언론 등의 향으로 부정 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비 력 요성에도 부정

인 향을  것으로 보인다.

2) 통일인식

한반도에서 통일문제는 매우 요한 과제이다. 

단기 으로는 분단 비용을 감할 수 있으며 장기

으로는 구 인 평화체제를 마련할 수 있다. 통

일인식은 북한 정권을 포함한 북인식, 남북 계 

인식, 남·북통일 정책 평가 등이 복합 으로 고려

되어 나타나는 포 인 개념이다(이재 ·김욱, 

2018). 이러한 통일인식은 우리 정권의 북한에 한 

태도, 북한의 과 도발 등 북한과의 계에 따라

서 많은 향을 받는다. 그 기에 연구자의 연구 시

에 따라서 통일에 한 인식은 조 씩 차이가 

있다.

최근 KBS에서 조사된 2022년 국민 통일 의식조

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2/3는 남·북한 통일에 해 

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에 한 필요성은 

부담이 없다는 조건하에 통일에 한 생각이 정

으로 나타났다. 

세 별 조사결과에서는 남북한 통일에 한 필요

성에 한 인식 차이가 존재했다. 김병조(2015)는 

나이가 많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인

식하고, 은 세 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게 느

끼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은 세 에서 통일이 필

요하다는 인식이 낮은데 이유는 ‘국가이익보다 개

인 이익이 다’라고 조사되었다. 박균열·송도선

(2012)의 연구 결과도 일반 국민의 통일 필요성에 

한 인식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은 층으

로 갈수록 통일에 한 무 심과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김구섭(2011)은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
는 응답이 ‘가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었으며 세 가 변할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한 

인식이 많이 약화하 다고 조사되었다. 

통일에 한 필요성은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지

만, 개인이 지 해야 할 비용이 많으면 이에 해 

부정 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통일인식에 있어서 

필요성을 높이기 해서는 국가이익과 연계하여 개

인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논리 마련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3) 군(軍)의 인식과 비 력과의 계

군(軍)과 비 력의 요성에 한 인식을 논할 

때 이를 분리하여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앞에서 언

한 것과 같이 비 력은 군(軍)이라는 특수 집단

의 하 개념으로 비 력에 한 국민의 인식은 

군(軍)에 한 국민의 인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김청희(2003)는 군에 한 정  

향, 즉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군의 능력, 군

의 성실성, 군의 사회기여, 효율성, 개방성, 일 성

으로 규정하 다. 연구 결과는 사회기여, 안보 능력, 

일 성, 성실성, 개방성 순으로 정 으로 평가되

었고 이  사회 기여가 다른 요인과 비교해 높게 

평가되었다. 경국(2020)은 군에 한 신뢰 결정요

인으로 군사 능력, 사회기여, 성실성, 조직문화 특성

으로 인식하 고 조사결과는 사회기여, 군사 능력, 

성실성 순으로 정 으로 평가하 다. 송재익

(2018)은 한국군의 신뢰 회복 방안으로 건 한 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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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회복을 강조하 다. 이를 해 군의 문성, 

책임성, 단체성을 바탕으로 쟁에 비해야 한다고 

하 다. 

군(軍)에 한 인식은 사회 기여와 안보 능력에 

해서 정 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軍)에 한 인식은 직 이고 간 인 경험과 

개인의 특성과 환경  요인이 결합하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군과 개인이 상호작용을 통해 주고받는 

여러 가지 정보를 조직화하고 해석을 통해 자신의 

가치 기 에 따라서 군의 신뢰성을 평가하며 이런 

결과가 군에 한 신뢰로 나타나게 된다.

앞 장에서 언 하 듯이 국방력에서 비 력이 

차지하는 비 은  커지고 있다. 군(軍)뿐만이 

아니라 통일인식도 비 력 요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시사 을 도출하기 해 다음

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게 되었다.

가설 1. 한국군에 한 정  느낌·가치는 

비 력 요성 인식에 향을  것이다.

1-1. 한국군에 한 신뢰는 비 력 요성에 

한 인식에 향을  것이다.

1-2. 한국군의 청렴성은 비 력 요성에 

한 인식에 향을  것이다.

1-3. 한국군의 개방성은 비 력 요성에 

한 인식에 향을  것이다.

1-4. 한국군의 신은 비 력 요성에 한 

인식에 향을  것이다.

가설 2. 통일인식은 비 력 요성에 향을 

 것이다.

2-1. 통일에 한 필요성은 비 력 요성 

인식에 향을  것이다.

2-2. 통일이 국가이익이라는 생각은 비 력 

요성 인식에 향을  것이다.

2-3. 통일이 개인이익이라는 생각은 비 력 

요성 인식에 향을  것이다.

가설 3. 군(軍)에 한 정 인 인식 비 력 

요성에 향을  것이다.

3-1. 지역발 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비

력 요성 인식에 향을  것이다.

3-2. 사회경험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비

력 요성 인식에 향을  것이다.

3-3. 군(軍)이 평화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

은 비 력 요성 인식에 향을  것

이다.

제시된 가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22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2022, 국

방 학교)의 Raw Data를 활용하 으며, 창의 인 

연구결과물을 도출하기 해 충분한 이론  고찰을 

통해서 연역 으로 변수를 도출한 이후에 련된 2

차 자료 data를 사용했다. 국방 학교의 조사보고서

에서 분석되지 않은 변수 간의 계를 주목하여, 조

사 문항을 재구성하고 요인 분석하여 사용하 고 

계  다 회귀분석을 통해 성별, 연령별 등의 변

인을 통제한 후 비 력 요성 인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1. 상

만 18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남녀 1,200명을 

국 으로 면  조사하 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

례를 고려한 다단계 층화추출 방법을 사용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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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오차는 신뢰수  95% 범 내에서 ±2.76% 분

포이다.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구조화

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를 활용하 으

며 세부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상

구분 사례수 %

성별
남성 720 60.0

여성 480 40.0

연령별

20  이하 227 18.9

30 193 16.1

40 247 20.6

50 254 21.2

60  이상 279 23.3

지역별

서울 225 18.8

경기/인천 386 32.2

부산/울산/경남 179 14.9

구/경북 121 10.1

주/ 라 114 9.5

/충청/세종 127 10.6

강원/제주 48 4.0

지역

크기

도시 526 43.8

소도시 629 52.4

읍·면 45 3.8

구분 사례수 %

직업별

농업/어업/임업 45 3.8

자 업 165 13.8

매/서비스 236 19.7

기능/숙련공 104 8.7

일반 노무직 50 4.2

사무/기술직 304 25.3

경 / 리직 12 1.0

문/자유직 12 1.0

업주부 176 14.7

학생 47 3.9

무직/휴직/은퇴 40 3.3

기나 9 0.8

학력별

졸이하 55 4.6

고등학교 458 38.2

문 269 22.4

4년제 학교 410 34.2

학원 이상 8 0.7

생활

수 별

상 62 5.2

565 47.1

하 573 47.8

2. 측정 도구

2022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보고서(2022, 국방

학교)에서 조사된 데이터 에서 본 논문 2장 이

론  배경에서 제시된 한국군 느낌·가치, 통일, 군 

정 인식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발췌하여 활용하

다. 탐색  요인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요

인추출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에, 베리멕스 회 을 

사용하 다. KMO 측도는 .743로 나타나 엄격한 기

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유의확률이 .001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분산이 61.376으로 요인이 뚜렷하게 분리되는바 요

인분석 모형이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

＜표 2＞ 회 된 요인행렬

구분
성분

신뢰도
1 2 3 4

한국군 

느낌·

가치

신 0.841 0.018 -0.022 0.108

.771
개방 0.823 -0.014 0.003 0.134

청렴 0.758 0.088 0.086 -0.224

신뢰 0.587 0.027 0.423 -0.394

통일

인식

개인 이익 0.030 0.827 -0.023 0.003

.695국가이익 0.001 0.802 0.210 -0.059

필요성 0.053 0.735 0.102 0.210

군 

정

인식

복무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

0.046 0.117 0.818 0.078

.706지역사회 

발 효과
0.047 0.102 0.779 0.179

국제평화유지 

활동
0.022 0.153 0.434 0.772

내  일치도는 한국군에 한 느낌·가치가 .771, 

군 정인식이 .706으로 양호한 수 이었고, 통일인

식이 .695로 수용 가능한 수 이었다. 한국군에 

한 인식 문으로는 “귀하는 평소 국방부  한국

군에 해 믿을 수 있다는 느낌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귀하는 평소 국방부  한국군에 해 

청렴하다는 느낌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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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평소 국방부  한국군에 해 개방 이다는 

느낌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귀하는 평소 국

방부  한국군에 해 신 이다는 느낌이나 생

각을 갖고 계신지요?”, “귀하는 평소 국방부  한

국군에 해 친근하다는 느낌이나 생각을 갖고 계

신지요?”이다. 통일인식 “귀하는 한반도 통일이 어

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한반

도 통일이 한국 국가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한반도 통일이 자신 개인

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이고, 

군 정 인식 문으로는 “귀하는 군이 지역사회 

발 에 미치는 효과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군이 지역사회 발 에 미치는 효과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우리 군의 다양한 

국제평화유지 활동( 동 아 리카 등에서 경제재건, 

의료 지원 등)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며, 

안보의식 문으로는 “최근 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반 인 안보 상황은 어떻다고 생

각하십니까?”, “귀하는 국민의 안보의식 수 이 어

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이다.

추가로, 각 요인들 간의 독립성에 한 우려가 

있어 최 우도 방법의 사각 오블리민 회 으로요인

분석해 보았다. 합도 검정결과 카이제곱은 

66.195(자유도 18, p<0.001)이고, RMSEA값은 아래 

계산식으로 계산한 결과 0.04로서 <0.05의 좋은 

합도를 나타내어 모집단 내에 3개의 요인이 존재함

을 확인하 다.

3. 자료수집  분석

자료의 수집은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

지 국방 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시행한 2022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

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6 패키지 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 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고 기술통계분석과 상 분

석을 실시하 다. 기술통계는 평균, 표 편차 등을 

분석하고 상 계를 확인하 다. 이후에 성별, 신

분, 직책, 나이 등을 통제하여 선행변인이 비 력 

요성 인식에 미치는 향을 계  다 회귀 분

석하 다. 통제변수만 포함된 1단계 모형과 통제변

수와 향 변인을 모두 포함한 2단계 모형의 통계

 유의성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확인했다. 

Durbin-Watson 통계량을 확인하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지 평가하 고, 분산팽창지수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도 모두 10미만으

로 나타나 다  공선성 문제도 확인하 다. 이후에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과 변인의 표 화 계수 확

인을 통하여 향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분석과 상 계 분석

측정변수의 특징 악을 해 아래의 <표 3>과 

같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비 력의 요

성에 한 인식은 평균 3.09(SD=0.98)로서 리커트 

척도 기 으로 보통이다(3)와 요하지 않다(4)의 

사잇값으로 비 력의 요성은 보통 이하로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군에 한 느낌과 가치

는 평균 2.58(신뢰)부터 3.00(개방 , 신 )까지의 

분포로 있다(2)와 보통이다(3)의 사잇값이다. 통일

에 해서는 국가이익(2.40)부터 개인이익(2.71)의 

분포를 보 으며 있다(2)와 보통이다(3)의 사잇값이

다. 군에 한 정인식의 평균은 지역사회 발 기

여(2.48)부터 개인의 군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

(2.50)으로 있다(2)와 보통이다(3)의 사잇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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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술통계분석(n = 1200)

　구분 최소값최 값 평균 표 편차

비 력 요성 1 5 2.22 0.743

한국군
느낌·
가치

신뢰 1 5 2.58 0.766

청렴 1 5 2.96 0.904

개방 1 5 3.00 0.891

신 1 5 3.00 0.838

통일

필요성 1 5 2.70 0.973

국가이익 1 4 2.40 0.711

개인 이익 1 4 2.71 0.707

군에 한
정 인식

지역사회 발  기여 1 5 2.48 0.686

다양한 국제 평화유지 
활동

1 5 2.48 0.726

군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

1 5 2.50 0.797

그리고 주요 변수에 해 상 계 확인을 해

<표 4>와 같이 피어슨의 상 계 분석을 시행하

다. 상 변수는 총 11개로 비 력의 요성, 

한국군에 한 느낌과 가치(5), 통일인식(3), 군에 

한 정 인식(3)이며 <표 4>와 같다.

<표 4> 변수 간의 상 계 분석(n = 1200)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 비 력 요 1 　 　 　 　 　 　 　 　 　 　

2.군 신뢰 .129** 1 　 　 　 　 　 　 　 　 　

3.군 청렴 .008 .444** 1 　 　 　 　 　 　 　 　

4.군 개방 .081**.368**.475** 1 　 　 　 　 　 　 　

5.군 신 .066* .403**.493**.558** 1 　 　 　 　 　 　

6.통일 필요 .135**.084** .056 .047 .037 1 　 　 　 　 　

7.통일 국익 .109**.105**.075** .016 .035 .445** 1 　 　 　 　

8.통일 사익 .029 -.001.083** .024 .056 .413**.500** 1 　 　 　

9. 정지역발 .337**.176**.087**.096** .072* .185**.199**.123** 1 　 　

10. 정사회경험 .290**.214**.078**.109**.079**.185**.227**.118**.470** 1 　

11. 정평화유지 .297** .056 -.030 .015 .029 .244**.213**.120**.368**.356** 1

상 계를 분석한 결과, 군에 한 정인식(지

역발 , 사회경험)은 부분의 변수와 상 계를 

보 고(p<0.01), 비 력 요성은 한국군(신뢰, 개

방, 신), 통일(필요성, 국익), 정 인식(지역발 , 

사회경험, 평화유지) 등 8가지 변수와 상 계를 

보 다.

2. 한국군에 한 느낌·가치가 비 력 요성 

인식에 미치는 향

한국군에 한 느낌·가치가 비 력 요성 인

식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계  다 회

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 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통

제변수만 포함된 1단계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

지 않았고(F=.399, p>.05), 통제변수  향 변인을 

모두 포함한 2단계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했다

(F=3.176,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0.2%(수정된 R제곱은 -0.3%)로 나타났고(R2=.002, 

adjR2=-.003), 2단계에서 2.6%(수정된 R제곱은 

1.8%)로 나타났다(R2=.026, adjR2=.018). 한편 Durbin- 

Watson 통계량은 1.831로 2에 가까운 값을 보여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는 문제는 없다고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도 모

두 10미만으로 나타나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

다고 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성별, 나이, 최종학력, 혼인, 가계소득, 

계층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2단계에서도 통제변수

는 유의하지 않았고, 선행변수 에서 한국군에 

한 신뢰(β=.140, p<.001)와 청렴((β=-.088, p<.05)

이 비 력 요성 인식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1-1(한국군에 한 신뢰는, 

비 력 요성 인식에 향을  것이다.)과, 1-2

(한국군의 청렴도는 비 력 요성 인식에 향

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단, 한국군의 신뢰

(β=.140, p<.001)에 해서는 정 (+)인 향을 미

치고 청렴(β=-.088, p<.05) 련해서는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군이 청렴하

다고 느낄수록 비 력 요성 인식에 부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은 한국군 련 군납 비리, 병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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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등 역장병의 부정 인 이슈가 없어지면 역 

 한국군의 투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비 력이 

필요성을 덜 느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한국군 느낌/가치가 비 력 요성 인식에 미치는 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Step 1　 Step 2　

B β t p B β t p

비

력 

요성

인식

(상수) 2.544 　 10.565*** 0.000 2.228 　 8.864*** 0.000

성별 -0.003 -0.002 -0.070 0.944 -0.005 -0.003 -0.109 0.914

나이 -0.001 -0.017 -0.387 0.699 -0.001 -0.021 -0.479 0.632

최종학력 -0.035 -0.045 -1.197 0.232 -0.042 -0.055 -1.472 0.141

혼인 -0.031 -0.022 -0.559 0.577 -0.029 -0.020 -0.522 0.602

가계소득 -0.006 -0.014 -0.432 0.666 -0.008 -0.018 -0.522 0.602

가정계층 -0.027 -0.024 -0.746 0.456 -0.026 -0.024 -0.729 0.466

한국군

느낌/

가치

신뢰 0.136 0.140 4.227*** 0.000

청렴 -0.073 -0.088 -2.440* 0.015

개방 0.053 0.063 1.744 0.081

신 0.018 0.021 0.556 0.578

F .399(>.05) 7.328(p<.001)

R2 0.002 0.026

adjR2 -0.003 0.018

* : p < .05, ** : p < .01, *** : p < .001

3. 통일에 한 필요성과 기 이익이 비 력 

요성 인식에 미치는 향

통일에 한 필요성과 기 이익이 비 력 요

성 인식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표 6>과 

같이 계  다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 다. 그 결과 

통제변수만 포함된 1단계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

하지 않았고(F=.399, p>.05), 통제변수  향 변인

을 모두 포함한 2단계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했다

(F=9.979,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0.2%(수정된 R제곱은 -0.3%)로 나타났고(R2=.002, 

adjR2=-.003), 2단계에서 2.6%(수정된 R제곱은 

1.9%)로 나타났다(R2=.026, adjR2=.019). 한편 Durbin-

Watson 통계량은 1.836으로 2에 가까운 값을 보여

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는 문제는 없다고 평가되

었고,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도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서 다  공선성의 문제

는 없다고 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성별, 나이, 최종학력, 혼인, 가계소득, 

계층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2단계에서도 통제변수

는 유의하지 않았고, 선행변수 에서 통일에 한 

필요성(β=.126, p<.001)와 국가이익(β=.086, p<.05)

이 비 력 요성 인식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2-1(통일에 한 필요성은 

비 력 요성 인식에 향을  것이다.)와 2-2

(통일의 국가이익은 비 력 요성 인식에 향

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이를 해석해 보면, 

통일에 한 필요성(β=.126, p<.001)이 높고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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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가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β=-.086, p<.05) 

비 력의 필요성 인식에 정 (+)인 향을 주며, 

표 화 계수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통일에 한 필

요성, 국가의 이익 순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표 6> 통일에 한 국민의식이 비 력 요성 인식에 미치는 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Step 1　 Step 2　

B β t p B β t p

비

력 

요성

인식

(상수) 2.544 　 10.565*** 0.000 2.228 8.851*** 0.000

성 별 -0.003 -0.002 -0.070 0.944 0.001 0.001 0.019 0.985

나 이 -0.001 -0.017 -0.387 0.699 0.000 0.006 0.127 0.899

최종학력 -0.035 -0.045 -1.197 0.232 -0.028 -0.036 -0.960 0.337

혼 인 -0.031 -0.022 -0.559 0.577 -0.041 -0.029 -0.740 0.459

가계소득 -0.006 -0.014 -0.432 0.666 -0.009 -0.019 -0.585 0.559

가정계층 -0.027 -0.024 -0.746 0.456 -0.036 -0.033 -1.005 0.315

통일

의식

필요성 0.096 0.126 3.801*** 0.000

국가이익 0.090 0.086 2.476* 0.013

개인이익 -0.067 -0.064 -1.865 0.062

F .399(>.05) 9.979(p<.001)

R2 0.002 0.026

adjR2 -0.003 0.019

* : p < .05, ** : p < .01, *** : p < .001

4. 군에 한 정 인 생각이 비 력 요성 

인식에 미치는 향

군이 지역발   사회생활, 평화유지 등 정

인 생각이 비 력 요성 인식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계  다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 다. 

그 결과 통제변수만 포함된 1단계 모형은 통계 으

로 유의하지 않았고(F=.399, p>.05), 통제변수  

향 변인을 모두 포함한 2단계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했다(F=9.979,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

단계에서 0.2%(수정된 R제곱은 -0.3%)로 나타났고

(R2=.002, adjR2=-.003), 2단계에서 16.3%(수정된 R

제곱은 15.6%)로 나타났다(R2=.163, adjR2=.156). 한

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88으로 2에 가까운 

값을 보여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는 문제는 없다고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도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서 다  공선성

의 문제는 없다고 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성별, 나이, 최종학력, 혼인, 가계소득, 

계층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2단계에서도 통제변수

는 유의하지 않았고, 선행변수 에서 지역사회 도

움(β=.215, p<.001)와 사회생활(β=.124, p<.001), 

평화유지(β=.176, p<.001) 모두 비 력 요성 

인식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3-1(지역사회 정인식은 비 력 요성 인

식에 향을  것이다.)와 3-3(평화유지 정인식

은 비 력 요성 인식에 향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이를 해석해 보면, 군이 지역사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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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효과가 있고(β=.215, p<.001), 군 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며(β=.124, p<.001), 군의 다

양한 국제평화유지 활동(β=.176, p<.001)이 비

력의 필요성 인식에 정 (+)인 향을 다는 것이

다. 표 화 계수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 

평화유지, 사회생활 순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검

증되었다.

<표 7> 군에 한 정인식이 비 력 요성 인식에 미치는 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Step 1　 Step 2　

B β t p B β t p

비

력 

요성

인식

(상수) 2.544 　 10.565*** 0.000 1.265 5.339*** 0.000

성 별 -0.003 -0.002 -0.070 0.944 -0.004 -0.003 -0.110 0.913

나 이 -0.001 -0.017 -0.387 0.699 0.000 -0.001 -0.016 0.987

최종학력 -0.035 -0.045 -1.197 0.232 -0.020 -0.025 -0.740 0.460

혼 인 -0.031 -0.022 -0.559 0.577 -0.038 -0.027 -0.755 0.450

가계소득 -0.006 -0.014 -0.432 0.666 -0.013 -0.028 -0.903 0.366

가정계층 -0.027 -0.024 -0.746 0.456 -0.048 -0.044 -1.461 0.144

정

인식

지역사회 0.233 0.215 6.898*** 0.000

사회생활 0.116 0.124 4.018*** 0.000

평화유지 0.180 0.176 5.969*** 0.000

F .399(>.05) 25.671(p<.001)

R2 0.002 0.163

adjR2 -0.003 0.156

* : p < .05, ** : p < .01, *** : p < .001

Ⅳ. 결론

냉  종식 후 안보의 개념은 자연재해, 재난, 

염병과 같은 비군사  에 한 응이 핵심이

었다. 그러나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

작된 우크라이나 쟁은 세계 각국에 통  안보, 

군사  에 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양승 , 2023). 이런 가운데 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는 상비 력의 체 력인 비

력에 한 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비 력 

정 화는 시  소명이 되고 있다.

그동안 비 력 요성에 한 국민의 인식 연

구는 없었다. 비 력을 군(軍)의 일부분으로 인식

하는 경향이 높아 군(軍) 수 에서의 인식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군(軍)에 한 정 인 인

식과 내·외 안정 인 안보 상황, 통일에 한 필

요성이 높을수록 비 력 요성에 한 인식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기 하 다. 

이에 따라서 국방 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조

사한 2022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비 력 요성에 한 일반 국

민의 인식을 분석하 고, 단순 상 계를 살펴보는 

것에 그치는 않고 학문 인 의의를 갖기 해 각 

변인들 간의 계를 신뢰성 있고 타당하게 살펴볼 

수 있는 요인분석을 하여 재구성된 측정도구를 검

증하 고, 상 계를 살펴본 이후에 변수들의 다  

회귀분석을 통해 단순 상 계 이상의 의미를 도

출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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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반 국민은 한국군의 느낌·가치에 한 

비 력 요성에 한 인식은 신뢰와 청렴이 

비 력 요성에 향을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렴은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한 해병  사망사고와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수사단장 사건, 공군 이 림 

사 사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규모 병역 비리 

사건 등 군(軍) 련 부정 인 보도가 많았고 이에 

한 조사  결과가 국민의 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과 연 지어 생각할 수 있으며, 군이 청렴하다는 

느낌을 가질수록 역장병의 투력이 상승되고 

역을 보완하는 비 력의 요성을 덜 인식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이를 반 로 해석해 보면 

군(軍)의 부정 인 보도가 많을수록 비 력의 필

요성을 느낀다라고도 볼 수 있어, 일반 국민은 비

력을 상비 력의 보조 인 역할 는 상비 력과 

등한 계이자 보완  임무를 수행하는 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통일인식과 련하여 비 력 요성에 

한 인식은 통일에 한 필요성과 국가이익이 

비 력 요성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일반 국민은 통일을 해서 강한 군(軍)이 

필요하며 그 속에 비 력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을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일반 국민은 

비 력을 군사력 유지를 해 매우 요한 핵심

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일반 국민은 비 력이 요성을 인식하

는데 군의 정 인식(지역사회 발 기여, 다양한 국

제평화 유지 활동에 기여, 사회생활에 도움이 미치

는 향)은 모두 유의하 다. 2장에서 설명하 듯이 

비 력은 군(軍)이라는 특수 집단의 하 개념이

며 표성을 가진 군(軍)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일반 국민은 비 력을 군(軍)과 동일시하며 군

(軍)에 한 정 인 인식은 비 력의 요성 인

식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비 력을 필수 력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넷째, 회귀계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군에 

한 느낌･가치는 신뢰(β=.140, p<.001)와 청렴((β= 

-.088, p<.05), 통일인식은 통일의 필요성(β=.126, 

p<.001)와 국가이익((β=.086, p<.05), 군에 한 

정인식은 지역사회 도움(β=.215, p<.001)와 사회생

활(β=.124, p<.001), 평화유지(β=.176, p<.001)가 

비 력 요성 인식에 향을 주었고, 군의 지역

사회 도움, 평화유지, 한국군에 한 신뢰, 통일의 

필요성 의식, 국가이익 순이었다. 비 력 요성

을 일반 국민이 인식하기 해서는 특히 군(軍)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평화를 유지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 국민을 상으로 군(軍)에 한 

느낌·가치, 통일  군(軍)에 한 인식과 비

력 요성 인식과의 계에 하여 실증해 보았다.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국민은 군(軍)의 

연장선상에서 비 력의 요성을 인식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군(軍) 련 언론 이슈, 개

인 이익 등에 따라 인식하는 비 력 요성의 인

식도 다르게 인식하고 있어 외부요인과 계없이 

비 력의 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국민 홍보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한 최선의 정책이라도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그 정책은 유지될 수 없다. 재 국

방부는 비 력 정 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정책과 산 지원이 뒤

따르지 못해 실 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

다. 비 력 요성에 한 홍보 등으로 국민의 지

지를 얻고 이를 통해 비 력 정 화를 달성하는 

노력도 요구되는 시 이다.

본 연구는 국의 성인 1,200명의 설문 조사결과

를 바탕으로 연구하 다.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이

기 때문에 계  회귀분석을 통해서 통제변수로서 

향이 없도록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된 표본

에 한 사례수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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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한 비 력에 한 이해 측면에서 병역

이행자와 미이행자 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 문가, 

군인) 등을 포함한 심층  연구가 이 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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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 of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Reserve Forces for the General Public

Seungbong Yang Soonwon Choi

Korea National Defence University Chodang University

In light of the ongoing threat from North Korea and a shrinking population leading to 

decreased military resource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elite reserve forces.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reserve forces and their impact on public perception,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Korean military, national unity, and the public’s view of the military. The 

study’s findings are as follows: Amidst the various sentiments and values associated with 

the Korean military, trust and integrity significantly influence the perceived importance of 

reserve forces for the general public. Notably, integrity has a negative effect, indicating 

that heightened negative reports about the military lead to an increased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for reserve forces. Within the context of unification awareness, the perceived 

necessity and national interest of unification positively contribute to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reserve forces. This implies that reserve forces are considered a fundamental 

component of national strength. Among the positive perceptions of the military, including 

contributions to community development, peacekeeping efforts, and military experience, all 

contribute to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reserve forces in enhancing societal 

well-being. The study concludes by presenting implications and acknowledging the limi-

tations of these research results. Additionally, it outline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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