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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경쟁적

인 축제 개발과 유치로 전국적으로 한해 축제개최 건수가 1,000여개에 이르고 있다

(www.mct.go.kr). 이는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8년 제주 내에서 개최된 축제 

및 이벤트 행사가 38개에 달해 한 달 평균 3주 동안은 축제 및 이벤트가 개최된 것으

로 보여진다(www.jeju.go.kr).

지역축제는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Kim and Uysal. 2004), 관람객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하

는 지역주민에게는 자기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지역의 전통에 대한 이해수준

을 높여서 세대 간의 문화적 단절감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어왔다(정철상. 2005). 이

렇듯 지역축제가 성행하면서 이에 대한 학술적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축

제에 대한 의미를 하나의 대안관광으로 보는 견해(Getz. 1991)와 각 지자체에서 행해

지고 있는 지역이벤트 중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의 관광개발과 관광객 유치촉진 

효과를 지니는 지자체의 관광이벤트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Felsenstein and 

Fleischer. 2003; 김민주ㆍ오수영. 2006). 하지만 지역축제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에서의 

분석과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관광객이나 참여지역주

민의 참여동기와 만족도(Crompton and McKay. 1997; Lee et al. 2004; 고동우. 1998; 

박미정. 2001; 박수완. 2001; 차동욱. 2004; 전재균. 2005)나 경제적 편익에 관한 연구들

(Formica and Uysal. 1998; 이희찬. 2002; 변우희. 2003; 차동욱. 2005)로 편중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이 또한 지역축제의 행사 기획자측면과 행사 방문자측면을 보았을 

때 행사 방문자측면으로만 집중되었으며, 행사 기획자측면의 연구에서도 행사프로그

램이나 사전행사기획부분의 연구에 편중되어 행사진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자

원봉사자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또한, 축제의 평가측면에서도 Getz(1991)가 

개발하여 축제 평가모형에서 널리 활용되는 통합시스템 접근법(integrated and 

systematic approach)에서도 자원봉사자의 참여요소가 평가의 구성요소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국내학자에 의해 개발된 축제평가모델개발(이강욱. 1997; 박근수. 2001)에서

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평가 구성요소로서도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여 인적서비스요소를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Costa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축제를 하나의 대

안관광 상품으로서 정착시키고 경쟁력 있는 관광목적지로서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 

성공적인 축제개최의 구성요소로서 축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의식과 참여동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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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참여동기 요인이 참여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연구목적이 있으며, 행사기획자에게는 효과적인 지역축

제 기획방법을, 관련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자원봉사자의 관리방안을 제공하여 실무적

으로 지역축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역축제가 일회성으로 또는 한시적

으로 개최된다는 특징 때문에 자원봉사자와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인력에 대한 관리에 

있어 특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데 본 연구와 같이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와 만족

도를 이해한다면 자원봉사자 운용에 대한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

최근 국제행사나 국내행사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자원봉

사라는 말은 우리 주위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원봉사라는 용어는 자원활동, 자원봉

사활동, 자원복지활동이라는 여러 가지 용어와 함께 쓰이고 있으나 그 의미는 같은 

것으로 활용되고 있다(공쟼나 그 의미5). 자원봉사라고 해석되는 ‘voluntarism’ 또는 

‘volunt자원r activity’ 라는 용어는 ‘무엇인가를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라틴

어의 ‘voluntas(자유의지)’에서 유래되었으며(이종호. 2003), 자원봉사자란 말은 

‘volunteer’, ‘voluntarism’에서 따온 것이다(백성미. 2003).

자원봉사의 참여동기는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와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개인적 특성 및 참여동기를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

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에 관한 연구들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이타적인 

동기와 이기적인 동기 또는 타인지향적 동기와 자기지향적 동기의 구분에 관한 것으

로 크게 나누어진다(이종혜. 2001). 사람의 행동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는 이기적 동기가 강하나 자원봉사의 경우는 이타적 동기를 중심동기로 볼 수 있다

(황윤정. 2001).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이타적 동기가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초기 동기

의 중심동기일 수는 있지만 활동을 계속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기적 동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현정. 2003). 이타주의는 친족적 이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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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호대상적 이타주의가 있는데 상호대상적 이타주의가 혈연관계가 아닌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타성을 말하므로 자원봉사활동의 이타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 볼 수 있다(Moore. 1985). 이기적 동기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속과 참여 그리고 활동

의 중단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상 자원봉사자가 일정한 조직 및 기관에 소속되어 특

정한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자의 참여강도와 재참여의사 내지 지속

성이라는 성과를 고려한다면 자원봉사의 동기로써 이기적 동기의 연구가 더 의미 있

는 것이라 본다(조휘일. 1991). 이타적 성향에 고착된 자원봉사의 이미지는 실제적으

로 자원봉사 행동을 일으키는 동인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mith. 1995). 이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의 지각된 이미지인 ‘이타적 성향’과는 달리 실제로 자원봉사 활동

을 할 때 이기적 욕구도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무엇인가를 기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의 결과가 자원봉사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참

여를 회피하거나 중단하게 된다는 것이다(Troth. 1999)

지역축제 등과 관련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보면 참여동기를 이

기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하는데 있어서 이타적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황윤정. 2001)와 참여동기를 

내적성장, 해외지향, 보상, 교류와 같이 4가지로 분류한 연구로 내적성장은 책임감, 독

립심, 타인에 대한 배려, 새로운 지식습득과 같은 자신의 성장과 관련이 있으며, 해외

지향은 외국어실력 향상, 외국 사람과의 교류,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지식향상과 같

은 이타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과, 보상은 공공시설물, 금전, 기념품 등의 혜택에 의한 

동기를 말하며, 교류는 많은 사람을 만남의 동기로 구분한 연구가 있다(이은경. 2003).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지역이벤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의 동기를 유형화한 연구로 자

원봉사자를 활용할 때 각 동기요인에  참여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연

구(Rya쥮다는n쥤다뉂는트에s. 1995)와 관광분를는 자원봉사자 활용이 지역의 결속력을 강화시

키고 비용절감과 관광분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타 분야에 비해 

윤정.고 재미있는 특성을 활용해 능력 있는 자원봉사자를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

다고 언급했다(Marando. 1996).

자원봉사자의 동기는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이유로 타인의 복지를 증

진시키기 위한 헌신 또는 배려의 이타적 참여동기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기의 복

지를 증가시킨다는 이기적 동기의 융합이지만, 선행연구(Moore. 1985; 조휘일. 1991; 

이현정. 2003)에서 이기적 동기에 대한 이해가 자원봉사자 인적 관리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 

희생의 내용인 이타적 참여동기를 제외한 이기적 동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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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만족도

자원봉사자의 만족도는 참여동기와 참여 후 업무에 관한 만족으로 나뉘어 연구되

어져 왔다. 우선 참여동기와 관련된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참여동기 변수들

이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할 때 자원봉사자의 의사결정에 강한 영향을 주지만 막상 활

동을 시작한 후에는 다른 요인의 영향 즉 조직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을 밝힌 연

구(이성록. 1993)와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동기에 따라 참여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

을 밝힌 연구(권지성. 1999), 자기개발동기, 자아실현 동기, 이타적 동기가 강할수록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결과를 알아낸 김소영(2000)의 연구

가 있다. 하지만 참여동기와는 달리 자신의 업무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많은 영향

을 받는다는 연구도 있다(이흥철ㆍ김은주. 2002).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 욕구의 강도에 달라 결정되지만, 활

동을 시작하면 직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업무에 대한 보상 즉, 성취감과 집단관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며 직무만족도가 낮을 경우 중도 탈락, 활동성 저하 등으

로 나타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서울시정 개발연구원. 1995; 백성미. 2003). 또한 자

원봉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역할트레이닝을 통한 만족도 제고방안을 제

시하여 이벤트 참여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밝힌 연구와(Costa et al. 2006), 2002

년 월드컵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활동분야에 따른 업무만족도와 운영부서에 대한 

만족도 연구로 활동분야별로 업무만족도와 운영부서 만족도가 다름을 밝힌 연구가 있

다(이흥철ㆍ김은주. 2002). 

이는 자원봉사자의 만족도는 관련업무와 관련조직 및 기관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규모가 큰 조직의 일을 할 때 좀 더 

많은 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 연구(Hougl것이다 것이다 She큰낸 d. 

1985)와 목표가 명확하며 다양한 조직일수록 참여를 유인하는 매력과 자원봉사자의 

만족도가 크다는 연구(남미애. 1997),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관련한 만족도 연구에서 

보다 자조적인 성격의 자원봉사 조직에 참여 시 만족도와 좀 더 관료적인 성격의 자

원봉사 조직에 참여 시 만족도는 일련의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 연구가 있다(Milofsky. 

1988).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볼 때 많은 변수요인들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참여만족도에 악영향을 끼쳐 차후 재참여에 대해서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때 참여만족도 연구를 위

해서는 참여동기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뤄졌을 때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참여만

족도는 자원봉사자 개인의 만족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사 전체의 성공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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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참여만족도가 낮

게 나온 요소에 대해서는 이를 참고하여 향후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의 개

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해 자원봉사자 참

여동기와 참여만족도의 연계성 및 축제에서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다민족문화제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와 참여만족도를 분

석하여 이론적 고찰을 통해 설정된 개념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모형을 설정하기 위하여 개념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자원봉사 참여동

기와 참여만족도의 관계는 Gursoy et al.(2004), Costa et al.(2006), 김소영(2000), 이종

혜(2001), 백성미(2003), 이은경(2003)의 연구에서와 같이 자원봉사자의 동기에 따라 

참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

므로 다음과 같이 가설1에서 가설5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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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1. 자원봉사 참여동기는 자기성장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 자원봉사 참여동기는 적성 및 교류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3. 자원봉사 참여동기는 행사업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4. 자원봉사 참여동기는 변화추구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5. 자원봉사 참여동기는 자기능력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원봉사 참여만족도와 재참여의도, 전반적만족, 추천의도 간의 관계는 Smith 

(1995), Costa et al.(2006), 박진호(1998), 염명하(2002), 김민주ㆍ오수영(2006)의 연구에

서 나타나는 것처럼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참여의도, 전반적만족, 추천의도가 전반적

으로 높아질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6에서 가설8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H 6. 자원봉사 참여만족도는 재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7. 자원봉사 참여만족도는 전반적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8. 자원봉사 참여만족도는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성공적인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

다. 설문조사는 제주다민족문화제가 실시되어졌던 2008년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7일 동안 실시되어졌다. 행사기간인 5월 23일과 24일 행사 후 자원봉사자 업무보

고 시 설문지를 배포하여 29일까지 행사주최기관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총 125명이며 전체 봉사자에 대해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총 80명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

구통계적 특성, 자원봉사 참여동기, 자원봉사 참여만족도, 자원봉사에 대한 재참여의

도, 전반적만족, 추천의도에 대한 질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참여동기

와 참여만족도, 재참여의도, 전반적만족, 추천의도에 관련된 변수는 5점 척도(5-point 

likert-type scale)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 Windows 12.0을 통해 분석되어졌으며 빈도분석을 통해 인

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았고, 자원봉사 참여동기, 참여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

성 분석을 통해 참여동기와 참여만족도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있는 요인을 추출

하였고, 각 개념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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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표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34 42.5

연령대

10대 4 5.0 

여성 46 57.5 20대 66 82.5 

정보 

원천

가족/지인 60 75.0 30대 이상 10 12.5 

신문/잡지 2 2.5 

직업

학생 58 72.5 

TV/라디오 2 2.5 회사원 6 7.5 

인터넷 12 15.0 공무원 4 5.0 

기타 4 5.0 자영업 4 5.0 

봉사 

횟수

첫 번째 56 70.0 시민단체 2 2.5 

두 번째 10 12.5 무직 2 2.5 

세 번째 8 10.0 기타 4 5.0 

네 번째 6 7.5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34명으로 42.5%, 여성이 46명으로 57.5%의 비율을 나타냈

고, 연령대에 있어서는 10대가 4명으로 5.0%, 20대가 66명으로 82.5%, 30대 이상인 경

우가 10명으로 12.5%의 비율을 나타냈다. 봉사 횟수에 있어서는 첫 번째 봉사활동 참석

이라는 경우가 56명(70.0%), 두 번째라는 경우가 10명(12.5%), 세 번째라는 경우가 8명

(10.0%), 네 번째라는 경우가 6명(7.5%)으로 나타냈다. 정보원천을 살펴보면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경우가 75.0%(60명)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직업에서는 학생인 경우가 58명(72.5%)으로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신뢰도 분석 및 타당성 분석

자원봉사 참여동기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계수가 모

두 0.6 이상으로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KMO 값은 .606으로 .5 이

상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값이 616.299이며, 이 값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분석 결과 ‘해외지향동기’, ‘내적성장동기’, ‘변화추구동기’, ‘미래보상동기’, ‘인

정지향동기’의 5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각에 대한 고유치를 살펴보면 4.443, 

2.619, 1.908, 1.222, 1.064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총분산설명력은 75.03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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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원봉사 참여동기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변  수

요  인

공통성

항목 

제거 시

신뢰도

계수

신뢰

도

계수 1  2  3  4  5

해외지향동기

(3.50)

 외국인 접촉  .881  .227  -.040  .097  .076 0.844 0.791 

.874
 네트워크 형성  .802  .039  .090  -.116  .250 0.728 0.873 

 외국어향상  .799  .198  .069  .121  .216 0.744 0.834 

 타국 문화 습득  .703  .524  -.056  .172  -.025 0.802 0.848 

내적성장동기

(3.78)

 새로운 지식습득  .270  .759  .236  -.098  -.078 0.721 0.671 

.783 가치 있는 봉사활동  .244  .742  .048  -.298  -.101 0.711 0.717 

 능력기술 향상  -.057  .724  .400  .166  .147 0.736 0.734 

변화추구동기

(3.82)

 새로운 관심사  -.016  .116  .870  .038  .066 0.777 0.732 

.839 긴장완화  .030  .036  .858  .043  .046 0.743 0.822 

 생활의 활력  .069  .217  .833  -.124  -.158 0.787 0.751 

미래보상동기

(3.05)

 실무경험  -.021  .053  -.044  .906  .096 0.836 -
.794

 진로탐색  .177  -.146  .046  .852  .059 0.784 -

인정지향동기

(2.86)

 타인의 평가  .153  .106  .072  -.028  .863 0.785 -
.602

 사회적인 인정  .226  -.008  -.090  .219  .725 0.633 -

고유치 4.443 2.619 1.908 1.222 1.064

누적분산설명력 29.618 47.078 59.796 67.944 75.036

KMO=.60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616.299,      유의확률= .000***

*** p<.001

다음으로 자원봉사 참여 만족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신뢰도계수가 모두 0.8 이상으로 신뢰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KMO값은 .715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값은 1302.154로 나타났고, 이 값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요인분석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

되었으며 이에 대한 요인명은 ‘자기성장만족’, ‘적성 및 교류만족’, ‘행사업무만족’, ‘변

화추구만족’, ‘자기능력만족’으로 명명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고유치는 6.803, 3.335, 

2.232, 1.409, 1.101로 나타났고 총분산설명력은 78.83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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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원봉사 참여만족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변  수

요  인

공통성

항목 

제거 시

신뢰도

계수

신뢰

도

계수 1  2  3  4  5

자기성장만족

(3.79)

색다른 경험 .900 .069 -.006 .011 .067 0.819 0.895 

.910

지식습득 .860 .137 .040 .253 .073 0.830 0.885 

정보획득 .808 -.022 .000 .380 .200 0.838 0.888 

인간관계 .670 .442 -.021 .106 .170 0.685 0.898 

동료와의 협조 .624 .378 -.195 .110 .370 0.718 0.899 

새로운 자랑거리 .610 .306 -.198 .392 .185 0.693 0.898 

적성  및 

교류만족 

(4.03)

내 능력에 맞음 -.042 .851 .114 .090 -.072 0.752 0.844 

.868
업무적성 .129 .820 .290 .149 -.043 0.797 0.809 

타인과의 어울림 .365 .722 .001 .251 .075 0.723 0.833 

새로운 사람과 어울림 .383 .719 .090 .233 .002 0.726 0.833 

행사업무만족

(3.47)

정보제공 .033 -.040 .888 -.059 .008 0.794 0.765 

.834
업무할당 -.008 .204 .852 .069 .015 0.773 0.743 

사전교육 -.165 .009 .763 .054 .345 0.731 0.820 

업무량 -.018 .315 .701 .016 -.240 0.649 0.822 

변화추구만족

(3.83)

단조로움 탈피 .149 .205 .147 .859 -.153 0.847 0.839 

.878스트레스해소 .285 .111 -.167 .830 .164 0.838 0.855 

생활의 활력 .293 .449 .150 .763 -.034 0.894 0.783 

자기능력만족

(2.88)

능력 활용 .228 -.026 -.013 -.174 .925 0.938 -
.929

능력 향상 .242 -.035 .121 .164 .913 0.935 -

고유치 6.803 3.335 2.332 1.409 1.101

누적분산설명력 35.805 53.356 65.632 73.047 78.839

KMO=.71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1302.154,      유의확률= .000***

*** p<.001

3. 가설검증

1) 가설1의 검증

자원봉사 참여동기가 자기성장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명력은 .693으로 나타났고, 공선성 진단 결과 모두 3 미만으

로 독립변수 간에는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 중 해외지향, 

내적성장동기가 자기성장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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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원봉사 참여동기가 자기성장만족에 미치는 영향분석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β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자기

성장

만족

 (상수)  .289  .394  .733  .466

해외지향동기  .500  .069  .565  7.275  .000***  .644  1.552

내적성장동기  .383  .092  .326  4.178  .000***  .639  1.566

변화추구동기  .070  .076  .061  .910  .366  .869  1.150

미래보상동기  -.100  .054  -.120  -1.857  .067  .928  1.078

인정지향동기  .117  .061  .130  1.913  .060  .839  1.192

R2=.712       수정된 R2=.693      F값=36.642      유의확률=.000***

*** p<.001

2) 가설2의 검증

자원봉사 참여동기가 적성 및 교류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주는 설명력은 .416을 나타

냈다. 또한 독립변수 중 해외지향, 변화추구동기는 적성 및 교류만족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주고, 내적성장동기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자원봉사 참여동기가 적성 및 교류만족에 미치는 영향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β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적성 및 

교류만족

 (상수)  1.862  .486  3.831  .000***

해외지향동기  .384  .085  .485  4.527  .000***  .644  1.552

내적성장동기  -.292  .113  -.278  -2.581  .012*  .639  1.566

변화추구동기  .613  .094  .600  6.503  .000***  .869  1.150

미래보상동기  -.066  .067  -.089  -.992  .324  .928  1.078

인정지향동기  -.077  .076  -.096  -1.026  .308  .839  1.192

R2=.453       수정된 R2=.416      F값=12.246      유의확률=.000***

* p<.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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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3의 검증

자원봉사 참여동기가 행사업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주는 설명력은 .187을 나타냈고 

독립변수 중 변화추구동기와 미래보상동기가 행사업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자원봉사 참여동기가 행사업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β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행사업무

만족

 (상수)  1.556  .581  2.679  .009**

해외지향동기  -.002  .101  -.003  -.020  .984  .644  1.552

내적성장동기  -.144  .135  -.135  -1.067  .289  .639  1.566

변화추구동기  .436  .113  .422  3.873  .000***  .869  1.150

미래보상동기  .203  .080  .269  2.549  .013*  .928  1.078

인정지향동기  .062  .090  .077  .691  .492  .839  1.192

R2=.238       수정된 R2=.187      F값=4.626      유의확률=.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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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설4의 검증

<표 7> 자원봉사 참여동기가 변화추구만족에 미치는 영향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β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변화추구

만족

 (상수)  .134  .527  .254  .800

해외지향동기  .178  .092  .203  1.936  .057  .644  1.552

내적성장동기  .294  .123  .252  2.392  .019*  .639  1.566

변화추구동기  .547  .102  .483  5.350  .000***  .869  1.150

미래보상동기  .030  .072  .037  .419  .677  .928  1.078

인정지향동기  -.079  .082  -.089  -.965  .338  .839  1.192

R2=.477       수정된 R2=.441      F값=13.476      유의확률=.000***

* p<.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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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참여동기가 변화추구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주는 설명력은 .441을 나타냈고 

내적성장동기와 변화추구동기가 변화추구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5) 가설5의 검증

자원봉사 참여동기가 자기능력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182를 나타냈고 독

립변수 중 인정지향동기가 자기능력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자원봉사 참여동기가 자기능력만족에 미치는 영향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β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자기능력

만족

 (상수)  1.014  .834  1.217  .228

해외지향동기  .281  .145  .245  1.933  .057  .644  1.552

내적성장동기  -.072  .194  -.047  -.372  .711  .639  1.566

변화추구동기  .053  .162  .036  .329  .743  .869  1.150

미래보상동기  -.092  .114  -.085  -.803  .425  .928  1.078

인정지향동기  .428  .130  .367  3.302  .001**  .839  1.192

R2=.234       수정된 R2=.182      F값=4.525      유의확률=.001**

** p<.01

6) 가설6의 검증

자원봉사 참여 만족이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443을 나타냈고 독립

변수의 공선성진단 결과 VIF 값이 모두 3 미만으로 독립변수 간에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 중 자기성장만족이 재참여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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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자원봉사 참여 만족이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β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재참여

의도

 (상수)  1.629  .431  3.783  .000***

자기성장만족  .517  .104  .611  4.983  .000***  .469  2.134

적성 및 교류만족  -.099  .104  -.105  -.955  .342  .583  1.714

행사업무만족  .084  .085  .090  .987  .327  .847  1.181

변화추구만족  .162  .093  .189  1.742  .086  .596  1.678

자기능력만족  .018  .063  .028  .290  .773  .758  1.319

R2=.479       수정된 R2=.443      F값=13.591      유의확률=.000***

*** p<.001

7) 가설7의 검증

자원봉사 참여 만족이 전반적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400을 나타냈고, 독립변수 

중 자기성장만족은 전반적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

성 및 교류만족은 전반적만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자원봉사 참여 만족이 전반적만족에 미치는 영향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β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전반적

만족

 (상수)  2.178  .423  5.150  .000***

자기성장만족  .545  .102  .681  5.352  .000***  .469  2.134

적성 및 교류만족  -.213  .102  -.239  -2.091  .040***  .583  1.714

행사업무만족  .101  .084  .114  1.208  .231  .847  1.181

변화추구만족  .124  .091  .154  1.365  .177  .596  1.678

자기능력만족  -.021  .062  -.035  -.345  .731  .758  1.319

R2=.438       수정된 R2=.400      F값=11.547      유의확률=.000***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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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설8의 검증

자원봉사 참여 만족이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430을 나타냈다. 또한 

독립변수 중 자기성장만족만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1> 자원봉사 참여 만족이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β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추천의도

 (상수)  .902  .472  1.911  .060

자기성장만족  .475  .114  .519  4.181  .000***  .469  2.134

적성 및 교류만족  .205  .114  .200  1.801  .076  .583  1.714

행사업무만족  .192  .093  .190  2.055  .043*  .847  1.181

변화추구만족  .058  .102  .063  .568  .571  .596  1.678

자기능력만족  -.100  .069  -.142  -1.458  .149  .758  1.319

R2=.466       수정된 R2=.430      F값=12.910      유의확률=.000***

* p<.05, *** p<.001

4.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결과를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

사 참여동기에 관련해서는 5개 요인 ‘해외지향동기’, ‘내적성장동기’, ‘변화추구동기’, 

‘미래보상동기’, ‘인정지향동기’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변화추구동기가 3.83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인정지향동기가 평균 2.86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전

반적으로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냈다.

둘째, 자원봉사 참여 만족과 관련해서는 5개 요인 즉, ‘자기성장만족’, ‘적성 및 교

류만족’, ‘행사업무만족’, ‘변화추구만족’, ‘자기능력만족’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적성 및 

교류만족에서 가장 높은 4.03의 평균값을 나타냈고, 자기능력만족과 관련해서는 평균 

2.80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에는 축

제가 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각 동기들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해외지향동기는 자기성장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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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 및 교류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성장동기는 

자기성장만족과 변화추구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적성 및 교류만족에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성장동기를 중요시 여겼던 자원

봉사자들일수록 업무가 자신과 맞지 않거나, 타인 또는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는 만족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두 개의 개념이 동기 부분에서는 내적 

부문이고, 만족부문은 대외적 부문이기 때문에 부(-)적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사료된

다. 하지만 내적성장동기가 강하더라도 적성 및 교류만족과 같이 대인적 관계 부문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와 축제참가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해

서 이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원봉사자들의 자기능력변화 추구동기는 적성 및 교류만족과 행사업무만

족, 변화추구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미래보상동기는 행사업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인정지향동기는 자기능력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참여의도, 전반적만족, 추천의도 모두에 자기성장만족이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관광부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이벤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벤트에서는 행사진행요원의 진행 수준이 이벤트에 대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Costa et a크 영2006퀩 영또한 축제에서도 행사진행요원 및 자원봉사자의 인적

서비스 제공 정도에 따라 방문객의 만족도 및 재방문의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ha큷 영2009퀩 영그러므로 축제 부문에서 인적서비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원봉

사자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광부문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구는 컨벤션 자원봉사 참여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축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본 연구는 큰 의미를 갖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지역축제가 아니라 제주지역에 거주

하고 있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한 제주다민족문화제를 대상으로 하였는

데 다른 축제보다도 자원봉사자의 역량이 축제 성공을 좌우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동기, 참여만족도, 재참여의도, 전반적만족,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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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개념 간의 이론적 체계화를 통해 축제 자원봉

사자들의 참여의도를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자원봉사자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측정

변수를 도출하고 개념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봉사자들 간의 워크샵 및 교

육 훈련이 마련될 때 자원봉사자들의 동기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축제봉사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시급히 필요하며, 각 축제별 자원봉사

자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축제자원봉사를 원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축제 운영과 관련한 인적자원을 확대

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기 보다는 자아 

성장의 기회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능력 향상 및 인성 향상에 자원봉사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직무마다 그 의미를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때 자원

봉사자들은 각 직무를 무의미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직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각 직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할을 명시화하고 이러한 직무가 축제에 

어떠한 도움을 주며, 자원봉사자의 인성 향상 및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 과학적으

로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자원봉사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봉사자들 간의 동질감을 형성시키

고 상호 간의 친밀감을 향상시킬 때 자원봉사자들은 축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

며 이는 곧 한 번의 자원봉사가 아니라 향후 개최될 축제에서도 함께 참여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 그럼으로 축제 자원봉사 기간 동안 봉사자 간의 유대감을 형성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하나의 모임이 형성되고 이러한 축제 자원봉사 조직이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곧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모임 구성원은 축제의 알림이 역할을 수행해 홍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자원봉사 

경험이 누적될수록 축제 행사 기획 및 운영에 전문가로 참석함으로써 성공적인 축제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가 지역축제에서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른 이벤트에서의 자원봉사의 참여동기와의 차이

점을 명료하게 밝힐 수 없었으며 축제마다 그 성격이 다르고 자원봉사 영역에서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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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정확한 분류를 통해 성격

에 따른 참여동기와 만족을 구분해서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향후 연

구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참여 및 만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인터뷰 조사 및 질

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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