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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들의 교육봉사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탐색: 자아효능감,
친사회성, 작업선호도를 중심으로

Exploring the effects of pre-service teachers' educational service continuity: 
Focusing on self-efficacy, pro-sociality, and work preference

박신희*, 진상우**, 최미정***

Shin-hee Park, Sang-woo Jin, Mijung Choi

요 약 이 연구는 예비교사들의 교육봉사지속성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졌다. G광역시 2개 대학 교직이수자 90명을 대상으로 자아효능감,
친사회성, 작업선호도, 교육봉사지속성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IBM SPSS/Win 26.0을 이용하였으며,
서술통계, ANOVA, Pearson 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결과: 연구결과 연령과 전공에 따라 교육봉사지속
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5). 작업선호도, 자아효능감, 친사회성, 교육봉사지속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네 개 변인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p<.05). 어떤 변인이 교육봉사지속성에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적동기와 친사회성이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두 변인이 교육봉사지속성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57.4%로 나타났다. 논의: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봉사지속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외적동기와
친사회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교육봉사지속성, 자아효능감, 친사회성, 작업선호도, 교육봉사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identify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continuity of educational service of pre-service teachers. Methods: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March 1 to 30, 2023. Self-efficacy, pro-sociality, work preference, and continuity of educational service 
were investigated for 90 pre-service teachers at two universities in G Metropolitan City. For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IBM SPSS/Win 26.0 was used, and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educational service continuity according to age and major (p<.05).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rrelations among work preference, self-efficacy, pro-sociality, and 
educational service continuity, all four variables had positive correlations (p<.05).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find out which variables had an effect on the continuity of educational service, 
extrinsic motivation and pro-sociality showed significant results,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two 
variables to explain the continuity of educational service was 57.4%. Discus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various programs that can strengthen 
extrinsic motivation and pro-sociality in order to increase the continuity of education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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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교육봉사는 1930년 John Dewey에서 시작하여 1980

년대 David Kolb에 의해 발전된 경험학습이론

(Experiential Learning Theory)에 기초하고 있다. 예비

교사들의 교육봉사활동은 교육활동과 봉사활동의 의미

가 통합된 개념으로 2009년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

회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정책 개선방안’에서 처음

등장하였다[1]. 교육활동은 교육적인 성취, 결과에 초점

이있는활동이고, 봉사활동은도움을 주고받는데 초점

이 있는데, 교육봉사활동은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

지고 있는활동이다. 즉 교육봉사활동은그활동을통해

교육활동도 수행하고동시에봉사활동도수행하는개념

이라 할 것이다[2][3].

교육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명시한 이유는 교사양성

과정과학교현장과의연계성을강화시키고예비교사들

이 교육적 체험을 통해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4]. 이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 대상자의 필

수 이수 과목으로 교육 실습 영역에 포함되었다.

교육봉사의 의의에 관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외국

의경우학생들에게 「봉사학습」이라는현장연구를통

해 교실에서 배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실제 교육현장에

서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거나[5], 봉사

학습을 통해서 사회를 분석하고, 사회적 현실을 이해하

고 사회에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6]. 교육봉사는 학생들로하여금지역

사회에 참여토록하고 이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전공내

용과사회요구를잘이해하도록하며, 나아가시민책무

성을 고양시키는것이다[7]. 교육봉사의 의의에 관한 국

내 연구를 살펴보면 조운주[8], 윤소희[9]는 교육봉사가

내실있게운영된다면다양한교육현장경험을통한교

직전문성신장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보고하였고유

희정[10]은 교육봉사를 통해 이론 수업의 보완과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과업과 이에 필요한 전문성을 신

장하는데 도움을 주며 자신의 적성과 진로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교직이현장경험을기초로할때직무내용을이해하기

훨씬 수월해진다는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매우의

미 있는 활동임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봉사 활동이 주는 교육의 효과성은 여러 연구에

서 확인되고 있다. 박소연 외[11]는 대학생의 전공 관련

자원봉사에참여한학생들의자존감과자아효능감이증

진되었음을 보고하였고, 전공에 대한 소속감과 이해도

를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원

미순[12]은 교육봉사 활동을 경험한 대학생들이 지역사

회 대한 참여 의식을 더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안효진[13]은 예비유아교사들은 전공 관련 봉사학습

을 통해 자신의 노력이지역사회의 유아에게 도움이 되

고 전공 관련 지식과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귀중한 기

회라고 인식하며, 유아를 직접 가르쳐보는 경험은 정체

성을확립하는데도움이되었다고인식하였음을보고하

였다.

교육봉사를 경험한예비교사들의경험에의하면교육

봉사가 예비교사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으로 응답했다.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예비교사로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예비교사

는 교육봉사를 통해 아이들과 직접 만나 교과를 가르치

는 경험뿐만 아니라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교사로

서의올바른인성을함양하고역량을강화할수있는기

회가 된다고 보고하였다[14]. 또한 교육봉사에 대한 참

여동기, 봉사 시간, 태도등은학생및교사와의상호작

용, 진로에 대한 확신과 역량 강화, 교사효능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16][17].

이러한 교육봉사의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교육봉사의

경우에는교육실습과 달리 원칙적으로 실시 학년 및 시

기 등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교육봉사의 지속성에있어

서도 학생들마다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용현,

최리, 장영윤[14]은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

로 교육봉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것을 교육봉사의 문제

점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교육봉사의지속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 교육봉사활동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

기도했다. 과거대부분의예비교사들은 60시간을한곳

의 활동으로 채워나가기 어려워 여러 곳의 교육봉사기

관에서 교육봉사를 실시하기도 하였고, 의무시간인 60

시간을채우게되면더이상교육봉사를할필요성을느

끼지 못해 60시간을 초과하여 교육봉사하는 것을 꺼리

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교육봉사자와 학생들 간의

관계형성에 쉽지않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는교육봉사

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교육봉사자를 구하고 같은 설명을

반복해 알려주어야하는 고충이있으며 이로 인해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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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커지고 업무가 가중된다는 것이다.

교육봉사를 참여하는 동기에 있어서 단지 졸업여건

충족과 같이 외재적동기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은봉

사참여시간이 길어질수록 추후 봉사활동에 참여하려는

의도가낮아지는반면[18]. 봉사활동을시작하는원인이

개인의 내부에 있다고 지각하는 학생은 봉사활동 참여

시간과 횟수가모두높게 나타나는 경향이있다는 보고

도 있었다[19]. 즉 어떠한 행동에 대한 이유가 내재적인

지 외재적인지에 따라 추후 지속여부나 참여시간 같은

참여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봉사의동기에대한이해는교육봉사지속성을이해

하는데중요한요인이될것이며이때살펴보아야할개

념이 친사회성이다.

친사회성은 Wispe[20]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그는

인간 행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공격적행

동과 대조가 되는 동정심, 나눠주기, 이타적 행동 등의

개념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정의하였으며, 최근에는 대

부분의 학자가 친사회적 행동을 이타적 행동과 구분되

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동으

로서 외적인 보상을기대하지 않고 타인을도우려는의

도를 가진자발적인행동이라는 데 의견의일치를 보이

고 있다. 주순란[21], 정연우[22]는 친사회적 행동에는

자기지향적 동기와 타인지향적 동기가 함께 내포되어

있으며, 주순란[21]은 타인지향적동기가높을수록 친사

회적 행동이 증가하며, 자기지향적 동기가 친사회적 행

동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봉사의 지속성과 관련한 연구결과들은 동기

와 관련한 다른 견해를보이고 있다. Vroom[23]이 제시

한 기대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봉사를 지속하기 위

한 동기부여는 여러 자발적인 행위들 가운데서 사람들

의 선택을 지배하는 과정으로 정의되며, 유의성

(valuence), 기대(expectancy), 수단성(instrumentality)

을 고려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자체만으로 동기가 되는

것이아니라자신이기대하는보상, 이익에따라봉사활

동의 지속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봉사자

는 자신의활동에 대하여 자신이기대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봉사활동을 지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견해에서살펴보면, 교육봉사의지속

성은 친사회성 뿐 아니라 동기요인, 그 중에서도 내적

동기와 외적동기의 관점에서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연구의목적은예비교사들의교육봉사지속성

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효능감, 친사회성, 작업선호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중 작업선호도(Work

preference Inventory)는 Amabile[24]가 내적동기와 외

적동기를 조사하기 위해 고안한 도구로써 창의성의 내

적동기와외적동기의관계를설명하는데활용된바있

다. 하대현[25]과최미정[26]의 연구에서시사받을수있

는점은과거에는내적동기가높은경우가창의성에효

과적이며 외적 동기는 창의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는데, Amaile의 후기 연구에서는 그 입장을 수정하

여 상황에 따라서는 외적 동기가 창의적 수행에 부적인

영향을주지않는다고하였다. 그 상황이란개인의동기

경향과 작업이 맞아떨어질 때라고 하였고, 외적 동기도

촉진효과를가져올수있다고한것이다. 친사회성에있

어서도 초기 연구에서는 내적 동기만이 친사회성의 중

요 영향요인으로언급되었으나, Rushton[27]의 연구, 박

성희[28]의 연구결과를 살펴본다면 친사회성에 있어서

내적동기와 외적동기 모두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예비교사들의 교육봉사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효능감, 친사회성, 작업선

호도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은 교육봉사의 필요성과

효율적인활동방안을모색하는 기초자료로제공될수

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와같은연구필요성을기초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예비교사들의 자아효능감, 친사회성, 작업선호

도, 교육봉사지속성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예비교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효능감,

친사회성, 작업선호도, 교육봉사지속성 차이를 파악한

다.

셋째, 예비교사들의 자아효능감, 친사회성, 작업선호

도와 교육봉사지속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예비교사들의 교육봉사지속성에 미치는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자아효능감, 작업선호도(내적·외적동기),

친사회성이 예비교사들의 교육봉사지속성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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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이연구를위해 G광역시에소재한 2개 대학교직이수

자 90명을 무선표집의 방법으로 선발하였다. 연구 대상

의 성별은 남학생 24명(27.9%), 여학생 64명(72.1%)이

었고, 연령 중에서는 21세이하가 49명(52.8%)으로 가장

많았고, 학년은 1학년 학생이 43명(47.8%)으로 가장 많

았다. 종교가없다고응답한 학생은전체의 64명(72.6%)

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크게 간호학과 인문사회학 분야

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교육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

은 전체의 54명(61.5%)으로 나타났고, 교육봉사 시간은

31시간 이상이 32.7%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88)
변인 N(%)

성별
남성 24(27.9)
여성 64(72.1)

연령
⊂21 49(52.8)
21-25 26(32.0)
26⊂ 13(15.3)

학년

1학년 43(47.8)
2학년 20(22.7)
3학년 10(11.4)
4학년 15(17.0)

종교
유 24(27.4)
무 64(72.6)

전공
간호 32(36.4)
인문사회학 56(63.6)

교육봉사경험
유 54(61.5)
무 24(38.6)

교육봉사시간

0 30(34.7)
1~10 13(14.0)
11-30 17(18.6)
31⊂ 28(32.7)

전 체 88(100)

3. 연구도구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자아효능감 검사, 작업선호도

검사, 친사회성 검사, 교육봉사지속성 검사이다.

자아효능감 검사는 Sherer 등[29]이 개발한 자아효능

감 검사를 수정․보완한 임현선[30]의 자아효능감 검사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자신감’ 7개 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2개 문항, ‘과

제난이도 선호’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

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59이었

다.

작업선호도 측정도구는 Amabile[24]의 작업선호도

검사문항을 수정․보완한 Sohn[31]의 작업선호도 검사

를 사용하였다.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적

동기를측정하는 15개 문항은 ‘즐김’ 8문항, ‘도전’ 7문항

으로 구성되었고, 외적 동기를 측정하는 15개 문항은

‘타인관련’ 8문항, ‘보상’ 7문항으로구성되었으며, 각 문

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

주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효능감이 높

음을의미한다. 개발당시도구의신뢰도는각요인별신

뢰도계수는 α=.60~.76의 범위로써 신뢰도가 높은 검사

도구로 판명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신뢰도는 .935로 높

게 나타났다.

친사회성 검사도구는 주순란[21]이 사용한 것으로 하

위요인은 도움주기 9문항, 공감하기 5문항, 보호해주기

2문항, 나눠주기 2문항, 친절하기 3문항, 협력하기 4문

항의 총 25문항으로 신뢰도 계수는 α=.57~.83의 범위로

써 신뢰도가 높은 검사도구로 판명되었으며, 이 연구에

서 신뢰도는 .956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봉사지속성 측정도구는 자원봉사 활동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신남주[32]의 검사도구를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지

속의지’ 5문항, ‘참여강도’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봉사지속

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950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2023년 3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졌

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들이 교직이수과정에 참여

하고있는학생들에게연구목적과취지, 방법에대해설

명하고연구의허락을얻은뒤 Goggle 설문을 활용하여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효능감, 작업선호도,

친사회성, 교육봉사지속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그리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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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효능감, 작업선호도, 친

사회성, 교육봉사지속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ANOVA 검증을사용하였다. 자아효능감, 작업

선호도, 친사회성, 교육봉사지속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고, 교육

봉사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대상자의 권리와 윤리적인 보호를위해연

구의 진행에 앞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절

차에 대해 설명하였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자이외에는그누구도열람할수없음에대해알려주었

다. 또한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설문지

작성과정 중 원치 않는 경우참여의사를 언제든지 철회

할수있고연구에참여하지않거나중도에참여를철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충분히 설명

하여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효능감, 작업선

호도, 친사회성, 교육봉사지속성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효능감, 작업선호

도, 친사회성, 교육봉사지속성은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대상자들의 자아효능감, 작업선호도, 친

사회성 및 교육봉사지속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

의 자아효능감 평균은 4.11점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자신감이 3.74점, 자기조절감이 4.02점, 과제난이도선호

가 3.51점으로 나타났다. 작업선호도내적동기의평균은

4.43점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즐김요인이 4.19점, 도

전요인이 3.81점으로 나타나 즐김요인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외적동기의 평균은 3.33점이었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타인관련 요인이 4.00점, 보상요인이 4.15점

으로 나타나 보상과관련한 외적동기가 더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성의평균은 3.73점으로 나타났으며하

위요인별로는도움주기 3.26점, 공감하기 4.36점, 보호해

주기 3.63점, 나눠주기 3.45점, 친절하기 3.97점, 협력하

기 4.01점으로 나타나 공감하기 요인의 평균이 다른 영

역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봉사지속성의 평균은

4.11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지속의지가

4.05점, 참여강도가 4.17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교육봉

사 지속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작업선호도, 자아효능

감, 친사회성, 교육봉사지속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2>

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자아효능감의 과제난이

도 선호에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연령에 따라 자기조

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친사회성, 교육봉사지속성

에서차이를나타내었다. 또한전공에따른차이도나타

났는데, 친사회성과 교육봉사지속성에서 집단 간 차이

가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p<.05). 이 외의

학년, 종교, 교육봉사 경험, 교육봉사 시간에 따라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5).

2. 대상자의 자아효능감, 작업선호도, 친사회성, 교육봉

사지속성 간의 관계

대상자의 자아효능감, 작업선호도, 친사회성 그리고

교육봉사지속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자아효능감, 작업선호도(내적동기, 외적동기), 친사회
성 그리고 교육봉사지속성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of Self-efficacy, Work Preference,
Self-efficacy, Pro-social Behavior, Continuation of
Educational Volunteering

자아
효능감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친사
회성

교육
봉사
지속성

내적
동기

.778** 1

외적
동기

.491** .589** 1

친사
회성

.699** .727** .366** 1

교육
봉사
지속성

.571** .533** .410** .750** 1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0.01 level (both sides).

대상자의 자아효능감, 작업선호도, 친사회성, 그리고

교육봉사지속성의 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 자아효능감

은 내적동기, 외적동기, 친사회성, 교육봉사지속성 모두

와양의상관관계를나타내었다. 이 중 자아효능감과내

적 동기, 자아효능감과 친사회성, 내적동기와 친사회성,

친사회성과 교육봉사지속성이 .60~.80에 해당하여 상관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효능감과 외적동기, 자

아효능감과 교육봉사지속성, 내적동기와 외적동기, 내

적동기와 교육봉사지속성, 외적동기와 교육봉사지속성

은 .40~.60에 해당하여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적동기와친사회성은 .20~.40에 해당하여비교적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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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3. 자아효능감, 작업선호도, 친사회성이 교육봉사지속성

에 미치는 영향

교육봉사지속성에영향을준변인이무엇인지구체적

으로알아보기위하여교육봉사지속성을종속변수로하

고,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자아효능

감, 외적동기, 내적동기, 친사회성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던 연령과 전공을 독

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을실시하기위하여종속변수의자기상관과독립변

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

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지수가

1.992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었다. 독립변

수 간 다중공선성은 VIF지수를 이용하였고, 독립변수

간VIF지수는 1.570~3.653으로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 외적동기와 친사회행동이 교육봉사지속성에 유

의한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외적동기가 높을수

록, 친사회행동이 높을수록 교육봉사지속성이 높아지

며, 이들 변수가 종속변수 교육봉사지속성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57.4%(R2=.574)으로 나타났다.

표 4. 교육봉사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 Factors Affecting Continuation of Educational
Volunteering

B SE β t p
상수 2.496 6.733 .371 .712

자아효능감 .063 .060 .125 1.053 .295

내적동기 -.191 .119 -.218 -1.609 .112
외적동기 .202 .084 .211 2.399 .019*

친사회성 .427 .069 .725 6.196 .000*

연령 .135 1.247 .012 .108 .914
전공 -.939 1.912 -.056 -.491 .625

Adjusted R2=.574, F= 20.501

또한, 독립변수들 중에서 친사회행동(β=.725)이 교육봉

사지속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효능감, 작업선호

도(내적, 외적 동기), 친사회성이 교육봉사지속성에 미

치는 영향을파악하기위해실시되었다. 연구결과, 대상

자의 자아효능감, 작업선호도, 친사회성 및 교육봉사지

속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자아효능감 평균은

3.83점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자신감이 3.74점, 자기

조절감이 4.02점, 과제난이도 선호가 3.51점으로 나타났

다. 작업선호도 내적동기의 평균은 3.93점이었으며, 외

적동기의 평균은 3.53점이었다. 친사회성의 평균은 3.73

점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봉사지속성의 평균은 4.11점으

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는 지속의지가 4.05점으로 나

타나전반적인 교육봉사 지속의지가 높음을 알 수있었

다.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의 내적동기 평균이 3.93점

이었으며, 외적동기의 평균은 3.53점인 것은 하대현[25]

의 연구에서 일반대학생의 내적동기 평균이 2.94점, 외

적동기평균이 2.54점이었던 것과비교하면각각 0.99점

씩 높고, 최미정[26]의 연구에서 내적동기 평균은 2.88

점, 외적동기 평균은 2.81점이었던 것보다 내적동기가

1.05점 높고 외적동기가 0.72점 높아 교직이수학생들의

동기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작업선호도, 자아효능

감, 친사회성, 교육봉사지속성을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성별에따라자아효능감의과제난이도선호에서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연령에 따라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

도 선호, 친사회성, 교육봉사지속성에서 차이를 나타내

었다. 또한 전공에 따른 차이도 나타내었다(p<.05). 이

것은 최미정․허명[33]의 간호대학생의 성별, 연령에서

작업선호도, 자아효능감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던

연구결과와 차이를 드러낸다.

대상자의 자아효능감, 작업선호도(내적,외적 동기),

친사회성, 교육봉사지속성의 상관관계에서 네 가지 변

인모두양의상관관계가있음이나타났는데, 이는먼저

자아존중감이 친사회성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Brown, Hoye, & Nicholson[34]의 연구와 박수원,

김샛별[3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박수원, 김샛별[35]은 봉사활동시간이 자아존중감

을매개하고자아존중감이친사회성을매개하는것으로

설명하고있으나[36], 이 연구에서는 봉사활동시간에따

라 자아존중감, 친사회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친사회성은 외적동기와 내적동기 모두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특히 내적동기와 .727의 높은 상

관을 나타내고, 외적동기와 .366의 비교적 낮은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는데, 이 결과는 박선영, 설경옥, 김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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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의 연구결과에서 친사회성이 숙달접근목표(내적 동

기)를 완전매개하고, 수행접근목표(외적 동기)와 관계는

유의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과 차이를 나타낸다. 내적

동기가 .727의 높은 상관을 나타내어 내적동기와 친사

회성의 상관이 높음을 나타내었지만, 이 연구에서 외적

동기 역시 친사회성과 상관관계가 나타나 연구결과에

차이를 드러낸 것이다.

네 번째 연구결과에서 외적동기가 높을수록, 친사회

행동이 높을수록 교육봉사지속성이 높아지며, 이들 변

수가 종속변수 창의적 리더십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57.4%(R2=.574)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들 중에

서 친사회행동(β=.725)이 교육봉사지속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봉사지속성과 동일

한 개념은 아니지만 주순란[21]은 자원봉사 활동지속과

관련한 이론으로 개인 특성이론, 기대이론, 사회교환이

론을 들어 설명하였다. 개인 특성이론에서는 이타주의

이론, 인적자본이론, 사회활동이론을 제시하여 자원봉

사자의 인구학적 요인이나 수혜자의 반응, 수혜자와의

관계가 자원봉사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인

적자본이론에서는 자원봉사 기관요인이나 수혜자 관련

요인이 영향을 주어 사전교육이나 직원 전문성, 인정과

보상이 연관되며, 사회활동이론에서는자원봉사자의활

동기간, 월 봉사시간, 몰입정도를 그 변인으로 보았다.

기대이론에서는 자원봉사 지지환경, 인정과 보상, 수혜

자반응, 만족도를연관 변인으로 보았고, 사회교환이론

에서는 직업 전문성, 친절성, 인정과 보상, 수혜자와의

관계로설명하였다. 주순란[21]의 연구관점과이연구결

과를 살펴보면 외적동기에 해당하는 교육봉사로 인한

인정과 보상이 교육봉사지속성을 일부 설명하고 있어

인적자본이론, 기대이론, 사회교환이론의 입장을 지지

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봉사자의 동기변인이 활동을 지속시키는

척도로서 또는 활동 분야를 결정짓는 것으로 간주되는

데[38], 동기는 심리적인 것으로 심리적 동기가 무엇인

지 구두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교육봉사활동

을 지속하게 하는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기는쉽지않

다. 그렇기때문에연구자들은타인을돕고자하는친사

회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변인에서 사용한

작업선호도(내적동기, 외적동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Ⅵ. 결론

교직이수자에게 교육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경험

하게 하고 교사로서 교육철학을 정립하기 위해 교육부

에서 교육봉사활동은 강조되고 있으며, 단지 교육봉사

시간을 채우는 것 외에도 예비교사로서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 교육봉사지속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의제한점은첫째, 연구의표집에서전체지역

을 표집하지 못하고 G광역시의 두 개 대학만을 표집하

여 시행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교직이수과정에서도 사범계열, 교직과정이

수에따라차이가 있을 수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그구

분없이교직이수자로한정하고전공에따라서만구분한

점이 아쉬운 점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교육봉사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업선호도(내적동기, 외적동기)와 친사회성

을고려한것은연구의의의라고생각된다. 앞서설명했

듯이 현대사회의 변화와 개인주의의 강화로 타인에 대

한 이해와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타

인을 도우려고 하는 친사회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친사회성 관련 변인으로 동기요소

에대한연구가시도되고있다. 이 연구에서는상관관계

분석을통해내적동기와외적동기가친사회성과상관관

계가 있음을 제시하였고, 외적동기와 친사회성이 모두

교육봉사지속성에영향을끼치고있음을제시한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표본을

다양화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동기변인 중 어느

요소가 친사회성, 교육봉사지속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

는지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교

육봉사지속성에외적동기와친사회성이중요한요인임

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프로그램

의개발및적용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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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효능감, 작업선호도, 친사회성, 교육봉사지속성
Table 2. Self-efficacy, Work preference, Pro-social behavior, Continuation of Educational Volunteer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변인 요인

자아효능감 작업선호도
친사회성 교육봉사지속성

자신감
자기조절효능

감

과제난이도

선호
내적 동기 외적 동기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성별 여
남

3.67(0.72)
3.92(0.96) 1.759 .188 3.98(0.55)

4.10(0.76) .585 .446 3.36(0.79)3.92(1.04) 7.256 .008* 3.91(0.59)4.10(0.69) 1.683 .198 4.05(0.63)
4.11(0.74) .107 .745 4.24(0.61)

4.22(0.69) .018 .895 4.08(0.84)
4.20(0.76) .396 .531

연령
⊂ 21
21~25
26 ≤

3.64(0.86)
4.04(0.69)
3.52(0.55)

2.851 .063
3.91(0.67)
4.28(0.52)
3.900.44)

3.502 .035*
3.50(0.96)
3.80(0.75)
2.97(0.67)

3.999 .022*
3.92(0.69)
4.10(0.58)
3.84(0.38)

.985 .378
4.03(0.69)
4.17(0.58)
4.01(0.48)

.479 .621
4.08(0.73)
4.47(0.47)
4.38(0.28)

3.842 .025*
3.89(0.90)
4.45(0.58)
4.25(0.64)

4.484 .014*

학년
1st
2nd
3rd
4th

3.65(0.89)
3.84(0.77)
3.99(0.71)
3.70(0.57)

.598 .618

3.94(0.68)
3.95(0.62)
4.38(0.54)
4.07(0.33)

1.557 .206

3.54(0.96)
3.36(0.99)
3.62(0.81)
3.55(0.61)

.260 .854

3.92(0.72)
4.11(0.52)
4.13(0.51)
3.78(0.46)

1.120 .346

4.08(0.68)
4.22(0.79)
3.94(0.27)
3.91(0.57)

.759 .520

4.13(0.71)
4.22(0.69)
4.61(0.30)
4.32(0.36)

1.668 .180

4.02(0.86)
4.09(0.99)
4.59(0.55)
4.07(0.47)

1.346 .265

종교 유
무

3.82(0.78)
3.71(0.80) .343 .560 4.04(0.61)

4.01(0.62) .061 .806 3.64(0.87)3.46(0.97) .697 .406 4.02(0.57)4.07(0.64) .271 .604 4.05(0.68)
4.07(0.65) .022 .884 4.30(0.55)

4.22(0.66) .270 .604 4.13(0.68)
4.10(0.87) .026 .872

전공
간호
학
인문
사회

3.83(0.65)
3.69(0.86) .646 .424 4.14(0.47)

3.95(0.68) 1.944 .167
3.41(0.76)
3.57(0.96) .611 .437 3.99(0.54)3.95(0.67) .123 .727 4.06(0.53)

4.07(0.72) .001 .972 4.47(0.36)
4.11(0.71) 7.205 .009*

4.40(0.56)
3.95(0.89) 6.596 .012*

교육
봉사
경험

유
무

3.74(0.80)
3.74(0/79) .001 .343 4.06(0.59)

3.94(0.66) .911 .343 3.49(0.88)3.54(0.93) .061 .806 3.95(0.58)3.99(0.69) .091 .763 4.06(0.61)
4.08(0.73) .010 .922 4.29(0.58)

4.16(0.70) .869 .354 4.12(0.82)
4.10(0.82) .014 .905

교육
봉사
시간

0
1~10
11~30
31⊂

3.76(0.84)
3.82(0.74)
3.45(0.91)
3.86(0.68)

1.059 .371
3.98(0.67)
4.03(0.60)
3.90(0.69)
4.12(0.53)

.475 .701
3.60(0.96)
3.57(0.99)
3.05(0.88)
3.67(0.72)

2.008 .119
4.03(0.69)
3.95(0.58)
3.76(0.63)
4.02(0.56)

.790 .503
4.10(0.72)
4.15(0.74)
4.01(0.62)
4.03(0.60)

.161 .922
4.24(0.68)
4.02(0.76)
4.12(0.73)
4.41(0.40)

1.381 .254
4.18(0.79)
3.89(1.03)
3.95(0.84)
4.23(0.73)

.789 .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