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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하는 소비자들의 자선충동의 
동기가 심리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
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자선충동 동기가 소비자-비영리단체 간의 동일
시를 매개변수로 하여 기부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부자들이 비영리단체에 대한 심리
적 측면에서의 자선충동 동기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
서 자선모금기관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자선충
동 동기에 대해 탐색하는 최초의 연구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
진다. 

 Abstract

It is a tentative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consumers' motivation of charity impulse on their 
loyalty who donate to non-profit organization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this thesis paper 
analyzed the motivation of charity impulse on 
non-profit organizations which is the main factor 
influencing the donation loyalty with 
consumer-nonprofit identification as parametric 
variables. 

Ⅰ. 서론

  최근 들어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조성과 기부문화의 

확산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1] 이러

한 단체들의 활발한 마케팅에의 실천적 관심이 증대되

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관련 연구들은 기부자들의 특성의 이

해 및 기부모델연구[45]나 시장 지향성연구[19], 관계마

케팅연구[22] 등 마케팅 개념을 비영리단체에 부분적으

로 적용한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기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지금까지는 기부행동을 하는 기부동기와 

기부만족, 기부노력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소비자들의 내면적 심리를 파악하는 자기결정성에 의한 

자선충동이 기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연구

는 전무한 상황이다.

  실천적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에 기반 하여 본 연구

의 목적은 기부자들의 내면적 감정인 자선충동이 소비

자-비영리단체 간의 동일시를 매개로 기부 충성도와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자선모금기관이 경쟁적기부시장 

내에서 전략적 포지셔닝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마

케팅 전략을 구축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선충동이 소비자-비영리단체 간의 동일시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 한다.

  둘째, 소비자-비영리단체 간의 동일시가 기부 충성도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자기결정성이론을 기초로 한 비영리단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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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선충동이 기부 충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한편, 현재 한국 내에서 비영리단체에 관한 마케팅학

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특히나 비영리단체가 재원 

확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기부자들의 심리적인 변

수, 즉 감정부분에서도 자선충동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내에서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자

선충동에 대해 탐색하는 최초의 연구로서 중요한 의의

를 가진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기결정성이론

  자기결정성 이론은 사람들이 자율성(autonomy), 유

능감 지각(perceived competence), 관계성

(relatedness)의 세 가지 기본 심리욕구를 갖는다고 제

안한다[25][37]. 자율성은 자신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주체이고 조절자라는 신념이다.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자신의 행동을 자발적인 것으로 경험하려는 기본욕구와 

관련이 있다[24][43]. 유능감 지각 혹은 유능성은 자신

이 환경과 효능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다는 신념이

다. 유능성에 대한 욕구는 자신의 능력을 연마하고 확

장시키는 만족을 경험하기 위한 욕구이다[26][28][34]. 

관계성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단단한 관

계를 추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관계성에 대

한 욕구는 유의미한 타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과 

관련이 있다[7].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율

성, 유능성, 관계성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삶의 

만족도 혹은 웰빙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이며[25][37], 

구체적으로 이러한 동기유형은 총 여섯 가지(무동기, 외

적 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통합된 조절, 내재

적 조절)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소비자-기업 동일시

  사회적 동일시(Social Identification Theory)란 한 

개인이 느끼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 또는 연결감의 정도

로서 자기 자신을 평가함에 있어서 집단의 정의 요소를 

사용하여 정의하는 정도를 나타낸다[18].

  여기서 동일시(identification)란 특정 조직, 집단에 

대하여 소비자가 강한 심리적 유대관계를 갖는 것을 의

미한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이 특정대상에 대하여 심리

적인 연계성(psychological linkage)이나 감정적인 애착

심(emotional attachment)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9]. 

이 개념과 유사하게 조직에 대한 동일시란 사람들이 특

정 조직의 회원으로서 자신을 정의하는 사회적 동일시

의 특별한 형태를 의미한다[8].

 3. 자선충동과 관련된 연구

  3.1 기부와 관련된 연구

  개인의 기부활동은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가 복

합적으로 결합되어 전개되는 행동이다. 기부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기부동기의 형태들은 직접적인 

편익을 얻기 위한 동기[16], 이타적인 동기[49], 일체감

에 의한 동기[40], 사회적 동기[30], 체면의 동기[32], 

정체성 부각[15], 그리고 기부 태도와 인구통계학적인 

변수의 요인에 의한 동기[39] 등 그 동기의 유형이 매

우 다양하다[4].

  개인 기부자들의 기부 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특히 인구 사회학적 변인으로 직업, 종교, 학력, 개인 

총소득, 가계 총소득, 결혼 여부, 가족 수, 성별, 연령 

등과 기부 행위 간의 관계 연구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이러한 인구 사회학적인 변인들은 공중들의 인식과 변

인들과 결합했을 때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

[1][14]. 그리고 개인의 재정적 환경 변화, 대학 기부의 

경우, 대학 시절의 만족도, 비영리단체의 이미지와 명

성, 비영리영역의 조직들에 대한 신뢰가 기부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23][46][45][5][2].

  3.2 충동과 관련된 연구

  Hausman(2000)은 “충동구매 행동이 규범적으로 옳

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마케팅 세계의 수수께끼’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충동구

매 행동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충동구매를 

설명함에 있어서 “필요의 등급으로 분류된, 뛰어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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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된 쾌락적인 필요”라고 하였다. 그리고 충동성

이 자존심이나 자아실현과 같은 욕구들을 성취하는데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인혜(2002)에 의하면 성격심리학에서 충동성을 개

인차의 중요한 근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충동성

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문제해결방식을 선택할 

때 그 결과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끊임없이 영향

을 주고 실제 행동에서 상당한 개인차를 유발하는 근원

이다. 충동적인 사람들은 충동적이지 않은 사람들보다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할 뿐만 아니라 자부심이 더 크

고, 더 활동적  정력적이며,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려

는 긍정적인 성향도 함께 나타낸다.

  이렇듯 충동의 특징과 관련하여 개념적인 연구가 다

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연구시

도에 비해 현재까지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선

충동에 대한 이론이나 유효한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충동 행동 특징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혹은 사회 규범과 충동간의 관계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부자의 기부동기로서의 

‘충동성’에 특별한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기 때문이

다.

  자선충동과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진행된 기부와 충동

의 정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선충동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고자한다.

  Belk(1988)는 ‘기부’행동이 확장된 자신을 대표하

는 더 넓은 지역사회에 이익을 주기 위해 행해지는 것

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Schervish(1993)는 기부의 개념

에 대해서 ‘타인에 대한 돌봄이라는 현상을 가져오는 

자선적 충동(charity impulse)과 관련된 지향 및 활동

들 모두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은

영(1997)은 사전에 구매계획이 없었다고 모두 충동구매

로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내적 욕구에 따라 충동적

으로 구매될 때 충동구매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구체적인 자선적 욕구가 없었

으나 외부적  내부적인 자극에 의해 적극적이고 자발적

으로 확장된 자신을 대표하는 더 넓은 지역사회에 이익

을 주기 위한 욕구이며, 호의적인 감정과 자부심을 동

반하는 내재적 동기로 자선충동의 정의를 내리고자 한

다. 즉 사전에 자선적 욕구가 없었다고 모두 자선충동

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 욕구에 따라 충동적

으로 자선적 욕구가 생길 때 자선충동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자선충동은 사전에 구체적인 자선적 욕구

가 없으면서 동시에 내적욕구가 충동적으로 발생하여 

자선행위를 하고자하는 동기의 한 유형이다.

  3.3 자기결정성과 관련된 연구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내적 동기는 능동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인간 본성으로서 인간 발달의 기본을 이

룬다[3]. 내적 동기가 인간의 성장과 심리적 발달 및 복

지에 중요한 요소이고 외적으로 동기화된 행위도 자율

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내면화될 수 

있다[25][4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선충동 유형에 대한 원인의 

설명에 있어 개인의 심리, 사회성, 유능성, 관계성 등의 

다양한 변인을 고려했을 때, 자기결정성 이론이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자신의 행동을 자발적인 것으

로 경험하려는 기본 욕구이므로[24][43], 자율성에 의한 

자선충동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생활

만족도를 보이고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에 근거하여 

조직에로의 소속감을 가지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비영

리단체에 기부를 할 것이라고 본다.

  유능성의 정의가 “개인이 주변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변 환경의 영향에 의해 다양한 차원의 인간관계의 수

립을 전제로 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선충동은 인간의 동

기 맥락에서 적절한 유능성의 지표라 할 수 있다.

  Dindia와 Canary(1993)은 관계의 어떠한 특성을 유

지한다는 것으로서 친밀함, 신뢰, 호감 등의 특성이나 

관계의 단계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관계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

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활만족도를 지니게 되며, 관계적 

자선충동이 높을 것으로 보았다.

 4. 자선충동의 동기유형

  자선충동의 동기유형에 앞서 먼저 충동구매유형에 대

해 살펴본다. 충동구매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그 관

심의 영역을 소비자의 구매행위 자체에서 소비자의 심

리적인 원인 측면으로 옮겨가고 있다. 

  Stern(1962)은 소비자가 점포 내에서 자극에 노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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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매결정을 하는 상황에 따라 순수충동구매(pure 

impulse buying), 상기충동구매(reminder impulse 

buying), 제안충동구매(suggestion impulse buying), 

계획충동구매(planeed impulse buying) 등의 충동믹스

로써 충동구매가 발생한다고 분류하였다. 

  Antony와 Shenson(1973)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들

은 충족 욕구가 모호한 상태에서 욕구 만족을 위한 제

품 유형의 결정으로 이동하여 마침내 욕구의 만족을 극

대화시키기 위해 제품 속성을 비교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때 모든 소비자들은 각기 다른 속도와 시간으로 연속

선을 따라 욕구를 인식하고 욕구 만족을 위하여 구매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Weinberg와 Gottwald(1982)는 충동구매를 소비자의 

강한 감정을 동반하며 소비자 행동은 자극에 의한 반응

으로 파악하고 감정적(affective), 인지적(cognitive), 

반사적(reactive)측면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

다. 세 가지 측면이 합쳐져야 충동구매가 되며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면 비계획구매가 된다고 보고, 충동구매

를 감각적, 자극적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행동을 

본질적으로 설명하고 있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선충동 동기도 다차원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여겨 자선충동

을 외부적  내부적 자극에 의한 동기유형에 따라 분류

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5. 소비자-비영리단체 간의 동일시와 관

련된 연구

  Mael and Ashforh(1992)은 조직에 대한 동일시가 재

정적 공헌정도, 다른 사람이나 가족에게 조직가입을 추

천하고자 하는 의도, 조직이 주최하는 행사나 모임에의 

참여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

고 장경로(2004) 등은 대학 스포츠 팀에 대한 동일시가 

후원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 연구에서 동일시는 소속대학에 대한 소속감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4]. 또한 이것은 

동일시가 집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서, 동일시

는 조직에 재정을 지원한다라는 연구결과[40]와도 일맥

상통한다.

  Bhattacharya, Rao, 그리고 Glynn(1995)가 처음으

로 동일시를 소비자 차원에서 연구하였는데 해당조직에 

의해 제공된 멤버쉽 편익(benefit)에 만족함에 따라 동

일시가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특정 집단과의 동일시 

정도는 그 집단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지속

적인 구매로 이어지고 소비자의 동일시가 구전활동과 

재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충성도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과거에는 동일시에 대한 개념이 종업원들의 유지 전

략에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앞으로 소비자와 기업과의 

동일시(C-C Identification), 즉 소비자와 비영리단체 

간의 동일시 관계가 중요한 기부자 유지 전략으로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일시의 결

과변수로 기부 충성도에 바탕으로 한 기부자들의 기부

의도와 타인에 대한 기부 추천의도와의 관계를 연구하

고자 한다.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모형

  본 실증 연구는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하여 기부자의 

심리적 측면을 다룰 수 있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여러 

가지 동기유형 중에서 주요하게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에 근거하여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선충동을 독립변수로 

삼았다. 그리고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초한 비영리단체

에 대한 자선충동이 소비자-비영리단체 간의 동일시를 

매개 변수로 하여 특정 비영리조직에의 충성도를 종속

변수로 보고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실증연

구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참고자료와 문헌을 바탕으로 

<그림 1>와 같은 연구의 개념적 프레임웍(framework)

을 설정하였다.

▶▶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구성

 2. 연구가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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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선충동과 소비자-비영리단체 간

의 동일시의 관계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자신의 행동을 자발적인 것으

로 경험하려는 기본 욕구와 관련이 있다

[24][43][25][35]. 유능성에 대한 욕구는 자신의 능력을 

연마하고 확장시키는 만족을 경험하기 위한 욕구이다

[26][28][34]. 관계성은 사회의 부분으로 속하고자 하는 

욕구이고[25], 다른 대상과 친밀감을 느끼려는 사람들의 

욕구로 간주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에 

의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선충동을 사전에 구체적인 

자선적 욕구가 없었으나 외부적  내부적인 자극에 의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비영리단체의 행사에 참여하여 

이익을 주기 위한 욕구이며, 호의적인 감정과 자부심을 

동반하는 내재적 동기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

다. 소비자-기업 간의 동일시는 조직에 대한 인지도와 

개인의 자아 개념에 대한 일치로 정의한다[3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비영리단체 간의 동일시를 어떤 

물리적인 증거나 기준에 의한 소속 외에도 자신이 특정 

비영리단체에 대해 심리적으로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으며 자기결정성에 의한 자

선충동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생활만

족도를 보이고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에 근거하여 조

직에로의 소속감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고 다음의 가설

을 도출 하였다.

H1. 자기결정성에 의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선충동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비자-비영리단체 간의 동일시

가 높을 것이다.

  2.2 소비자-비영리단체 간의 동일시와 비영

리단체에 대한 충성도와의 관계

  Male and Ashforth (1992)은 조직에 대한 동일시를 

가지려는 욕구가 비영리조직에 재정적인 지원 및 조직

에 대한 추천, 조직의 모임 및 행사 참여, 기부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경로(2004)의 연구에

서 대학 스포츠 팀에 대한 동일시는 대학 졸업 후에도 

후원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한동철 등

의 연구(1999)에서는 스포츠팬이 특정 스포츠팀과 동일

시하게 되면 그 팀을 후원하는 기업에 대한 동일시로 

전이되며, 이는 다시 기업에 대한 구전과 재 구매로 연

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원, 김용준(2008)은 자선

단체에 대한 동일시가 개인기부자들이 비영리단체에 대

해 재정적인 기부자고 되고, 기부의도를 갖게 되며, 기

부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소비자-기

업 간의 동일시는 조직에 대한 인지와 개인의 자아 개

념에 대한 일치로 정의한다[3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비영리단체에 대한 동일시를 어떤 물리적인 증

거나 기준에 의한 소속 외에도 자신이 특정 비영리단체

에 대해 심리적으로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조

작적 정의를 내렸으며, 비영리단체에 대한 충성도는 소

비자가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의도와 추천의도로 조작

적 정의를 내리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소비자-비영리단체 간의 동일시가 높은 사람일수

록 비영리단체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 것이다.

  2.3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선충동과 비영리단체 대한 충성

도와의 관계.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내적 동기는 능동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인간 본성으로서 인간 발달의 기본을 이

룬다[3]. 내적 동기가 인간의 성장과 발달 및 복지에 중

요한 요소이고 외적으로 동기화된 행위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내면화될 수 있다

[25][42].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삶의 만족도 혹은 웰빙

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이다[25][37]. Antony와 

Shenson(1973)은 충동구매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

자들은 욕구가 모호한 상태에서 욕구만족을 극대화시키

기 위해 구매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충동성을 

욕구충족, 즉 인간의 하위 기본적인 욕구들이 어느 정

도 충족되면 심리적 건강의 향상과 더불어 상위적욕구

인 자아실현단계에서 심오한 행복, 평온함, 내적 풍부함 

및 자선을 가져다준다는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 의하여 소비자들의 

내적인 동기를 지원해주고, 개인의 능력 발휘를 원활하

게 하여 복지를 높여주며, 사회 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소비자들의 자기결정성에 의한 자선충동은 기부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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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즉 자선적 기부의도와 추천의도로 이어진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자기결정성에 의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선충동이 

높은 사람일수록 비영리단체에 대한 충성도가 높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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