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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초록

본 연구는 가정사역 교육 로그램에 참여  부부의 습참여동기에 대  공동체 

의식과 부부 밀감이 미 는 상 작용 과의 검증을 목적으로 다 이를 위  교. 

 및 단체에서 진 고 있는 가정사역 로그램에 참여  경 이 있는 부부를 연

구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남성 명 여성 명으로 총 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302 , 305 607

수집 다 정도구로는 습참여동기의 위요인으로 계속동기 내적동기 외적동기. , , 

로 구성되었고 공동체의식의 위요인은 구성원의식 상 영 의식 욕구의 과 , , , 

족 그리고 정서적 연대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부부 밀감의 위요인은 인지. 

영역 성적영역 정서적영역으로 구성 다 습참여동기에 대  공동체 의식과 부부 , , . 

밀감이 미 는 상 작용 과를 검증 기 위 서 먼저 정된 변수들의 경 성을 

악 기 위  기술 계 분석을 수 고 두 번째 습참여동기에 대  공동체의식, , 

과 부부 밀감의 위요인들의 영 을 검증 기 위  다중 기분석 단계적선 을 ( )

수 다 마지막으로 습참여동기에 대  공동체 의식과 부부 밀감이 미 는 상. 

작용 과를 검증 기 위 서 위계적 귀분석을 수 다 연구결과 첫째 습참. , 

* 제 저자 이 강 교신저자 남선우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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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기에 대  공동체 의식과 부부 밀감의 다중 기 분석 결과 계속동기에는 정서

영역 내적동기에는 구성원 의식 외적동기에는 상 영 의식이 높은 영 을 주는 것, , 

으로 나 났다 둘째 습참여동기에 대  공동체의식과 부부 밀감의 상 작용 . , 

과 분석을 위  위계적 기 분석을 수  결과 계속동기와 외적동기에 대  공동

체의식과 부부 밀감이 상 작용 과가 있는 것으로 인되었으나 내적동기에 대

서는 과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가정사역의 습참여동기에 대  기초. 

연구로서 생 습 시대 속의 기독교 가정사역 로그램 개발이 귀 게 용될 수 

있기를 소망 다.

《 주제어 》

가정사역 습참여동기 공동체 의식 부부 밀감 부부교육 , , , , 

들어가는 말I. 

년 시작된 경제개발 개년 계  이  대 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1962 5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 세계사 속에서 원조를 .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  국가가 되었고 세계를 놀라게  경제 

성장은 우리의 생 수준을 급격  상시  주었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은 . 

우리 사 에 긍정적인 변 만을 가져오지 않았다 심 되는 빈부격차 상대. , 

적 박 감의 산 전 적 가 관의 상실 초고령  사  진입 및 저 산으, , 

로 인  사 적 부담 증가 등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들이 대 우리 사 를 

가득 채우고 있다 김남연( ・ 양난미 김의진 정재영  , 2012; , 2014; , 2009). 

경제 성장 이면에는 가정의 문제를 뛰어넘어 가정의 체까지 이르는 위기

가 나 나고 있다 가정에 대  개념과 가 에 변 로 인  가족 결속력 약. 

불륜 이 의 증가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대와 력에 심지어 가족 , , 

간의 살인이 증가되고 있다 영 년 계청 자료를 보면 총 ( , 20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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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수가 건으로 년은 년은 로 계속 증가106,500 2018 2.5%, 2019 2.0%

으나 그나마 년은 전년대비 로 감소 다 가구 천명 당 이  2020 3.9% . 1–

건수는 건이고 균 이 연령은 남자 세 여자 세로 지속적인 상2.1 49.4 , 46.0

승 세를 보이고 있다 남자의 연령별 이 율은 대 반이 천 명당 . 40 1 8.0

건으로 가장 높았고 여자의 연령별 이 율은 대 초반이 천 명당 건, 40 1 8.6

으로 가장 높았다 인지속 기간 년 이상의 이 이 전체 이 의 . 20 37.2%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년 이  이 이 를 차지 다  전체 4 19.8% . 

이  중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 이 를 차지 다 이는 부부간42.3% . 

의 이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문제로까지 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 문제로 산될 가능성을 내재 고 있기에 사 적 문

제 결이 요  것이다. 

이런 사 적 문제 속에 교 는 안전지대가 되어주지 못 고 있는 것 같

다 사 의 이 율 증가의 모습은 교  내의 이 율 증가의 모습으로 동일. 

게 나 나고 있다 김준수 이 강 성철 이런 기독( , 2010; , 2020; , 2017). 

교 가정의 문제 또  부부의 문제가 사 적 문제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

기에 사 적 문제 결의 과정이 요  것 같이 교  공동체 또  기독교 

가정의 문제 결을 위  대안을 제시  수 있어야  것이다 이제 교  공. 

동체는 기독교 가정의 문제를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방관자의 입장이 아니

라 적극적인 개입을  결방안을 제시  줄 수 있는 력자적 모습을 

보여야  때가 되었다 이에 교  공동체는 성경적 가정 사역 로그램을 . 

 가정의 복과 성경적 돌봄을 적극적으로 실천  수 있어야  것이

다 이에 본 연구는 교  공동체의 가정 사역 로그램 중 부부를 중심으로 . 

 교육 로그램을 대상으로 참여 부부의 습 참여 동기가 공동체 의식

과 부부의 밀감에 어떤 영 을 나 낼 수 있을지에 대  과성을 연구

 보고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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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Ⅱ

가정 사역 교육 로그램1. 

가정은 나님으로부  시작된다 나님께서 나님의 상으로 창조. 

신 인간의 본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락 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로서 

사랑과 신앙에 근간  인격적인 공동체이고 나님의 상을 완성 기 위, 

 봉사와 교육의 공동체이다 김찬수 이 강 그뿐만 아니라 ( , 2010; , 2020). 

나님의 영광을 위  제정 신 초의 신적 기관으로서 인간의 어남 이

 경 게 되는 초의 사 적 경이다 이 강 정성 그( , 2020; , 2007). 

렇기에 인간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님의 상으로서의 기본적인 

요와 욕구 그리고 가 사 적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관계를 습 며 성, 

장 게 된다 변상 양창국 유영주( , 2016; , 2018; , 1987).

그러나 나님의 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죄를 범 으로 인  나님의 

상은 완전  괴되었다 그로 인  인간은 나님께서 락 신 자유의. 

지를 남용 게 되었고 자기중심적 사고와 교만과 오만으로 인간의 근본적, 

인 욕구만을 구 는 락  모습으로 전락 다 이런 락  인간의 모습. 

은 나님께서 락 신 가정 공동체 가운데도 영 을 끼  역기능적 모습

으로 변질시 다 지만 나님께서는 여자의 손 창 으로 오신 예. ‘ ’( 3:15)

수 그리스도를  락  인간을 복시 시며 다시금 나님의 자녀 삼

아 주시는 놀라운 신분적 변 를 경 게 셨다 이런 변 는 개인을 뛰. 

어넘어 가정 공동체에도 나 나야  것이다 즉 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적 . 

변 를  나님께서 창조 신 가정의 참 의미의 복과 더불어 성경적 

원리에 따른 공동체성을 복  수 있어야  것이다 가정 사역. (Family 

은 바로 이와 같은 성경적 원리에 따라 세상 모든 가정 가운데 Ministry)

복음의 선 를  창조적 가정의 모습으로 복을 돕는 사역이다 이 강( , 

지영 이는 단순  기독교 가정의 2020; , 1995; Hawkins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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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만을 목 로 는 것이 아닌 세상의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서 이웃과 

지역사  속에서 나님의 사역을 이뤄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성경적 가정. 

사역 로그램은 나님이 창조 신 가정의 복을 위  성경을 기초로 전

인격적인 실제적인 삶의 변 와 복 그리고 나님이 원 시는 인격체로 , 

성 되어 가는 과정으로서 창조적 노력에 근간  가정 생 교육과 가( )聖化

정육성이 된 사역이라  수 있을 것이다(Jones, 1988; Sell, 1995). 

가정사역은 나님과 나 나님과 우리 나님과 가정 공동체와의 바른 , , 

관계 복을  가정의 복과 성장을 목적으로 다 가정사역은 단순  .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와 같은 일차원적인 문제 결만을 목적, 

으로 지 않는다 이정관 가정사역은 부부간 또는 부모와 자녀 간( , 2010). 

의 문제 및 관계 복을 뛰어넘어 영적인 성숙을  인간관계 상실을 비

롯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결점인 나님과의 관계 복을  나님 

중심의 성  관계를 유지 고 발전 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고 있

다 부길 또 기독교적 가정사역은 가정에서 발생 는 다양  문( , 2005). , 

제는 실제로 다양  사 적 문제들에서 기인 기 때문에 사역의 대상을 

식적인 가정에만 국 고 있지 않다 김남연 양난미 가정과 교( · , 2012). , 

그리고 사 는 긴밀  관계를 유지 고 있다 그렇기에 공동체적 관점에서 . 

본다면 개인의 문제는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정의 문제이고 교 의 , 

문제이고 바로 우리 사 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재, (

성 이와 같은 총체적인 관계 속에서 가정사역은 예방사역 성  , 2007). ‘ ’, ‘

가정생 가정상담 복음전도 와 같은 다양  접근 방법을 사용 고 있으’, ‘ ’, ‘ ’

나 무엇보다 가정의 문제를 사전에 방비  수 있는 예방적 사역 및 교육을 

일차적 목 다 양창국 지영 이를 로이스 머니( , 2017; , 2001, 45-48). 

는 가정사역에 있어서 예방 사역은 절벽 아래에 앰(Money, 1987, 87-102)

블러스를 대기시 는 것보다 절벽 주변에 미리 울 리를 세우는 사역으로 

며 가정이 위기 가운데 빠지기 이전에 과적으로 문제를 결 는 

기술을 습득  것을 강조 다 양창국 지영  ( , 2017; , 2001,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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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가장 기초 구성 단계인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  문제들을 예

방 기 위  교육이 진 돼야  것이다 김준수 정동섭 김종( , 2010, 95-96; ·

가정의 심 인 부부의 관계는 개인뿐만 , 2000; Hawkins et al, 2008). 

아니라 가정 구성원 모두에게 심리적 신체적 영 력을 나 내는 주요 요인, 

이다 김경진 변상 이은영 장진경 이런 부부는 다른 ( , 2011; , 2016; · , 2016). 

경 속에서 어났고 성장 으로 인  성장 배경과 기질이 다를 수밖에 , 

없다 그러나 결 의 과정을  심리적 생리적 사 적 욕구 족을 공유 . , , 

및 상 보완적 과정을  서로 성숙 야 는 과업을 가지고 있는 관계

이다 이 강 그렇기에 부부가 문제 상 을 직면 기에 ( , 2020; Bahr, 1989). 

앞서 원  결과 가정의 복 강 를 위  부부교육이 요  것이다. 

부부교육의 긍정적인 과성을 도 기 위 서는 첫째 앞서 가정사역, 

이 예방적 목적을 가져야 다고 던 것과 같이 예방적이며 교육적인 

성을 가져야  것이다 앞으로 발생  수 있는 다양  가정 내의 문제들을 . 

중심으로 교육 는 과정을  부부가 실제적인 문제상  앞에서 당

거나 두려워 지 않고 명 게 대처  수 있도록 교육 야  것이다 둘. 

째 개인뿐만 아니라 부부 상 적으로 균 적인 성장이 유지될 수 있어야 , 

 것이다 부부교육은 남  또는 아내  명만의 성장만을 구 서는 안 . 

된다 부부가 께 조 롭게 균 적인 성장을 유지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 

 것이다 셋째 부부간에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인정 고 지지 으로 . , 

께 성장  수 있어야  것이다 다른 세계관 속에서 성장  부부가 나의 . 

모습을 이룰 때 보이는 서로의 장점과 단점에 대  서로 인정 고 그것을 

상  지지 으로 인  께 성장  수 있어야  것이다 넷째 부정적인 . ,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  상  존중 고 력 여 성장  , 

수 있어야  것이다 인간은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모두 가지. 

고 있다 앞서 세 번째에 제시 던 것과 같이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  성  존중 으로 력. 

여 성장  수 있어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부교육은 반복적이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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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교육적 성을 가져야  것이다 부부교육은 단 적이지 않고 반복적. 

으로 계속됨을  부부간에 건강  긴장  속에서 께 성장  수 있어

야  것이다 이 강 규련 이처럼 기독교 가( , 2020; , 2003; Mace, 1975). 

정사역은 나님께서 원 시는 성경적 가정 복을 위  부부교육의 성을 

더욱 발달시 기 위  교육과정으로서 첫째 문제 결력과 의사 소 능력의 , 

과정으로서 부부 사이에 있어서 발생  수 있는 문제를 결  수 있는 문

제 결 능력과 더불어 이를 위  상  존중적으로 의견을 소  수 있는 

의사소  상의 과정이 요  것이다 스와 그의 동료들. (Hawkins et 

은 이와 같은 과정을 관계적 기술 로 정의 다al, 2008) (relationship skills) . 

둘째 결 생 의 질을 상 기 위  지식과 도의 개선과정으로서 부부 

각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비롯  신체 정신 경제적인 상  등 삶의 모든 , , 

정보를 제공 고 부부간에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감에 대  조율과 

력의 과정이다 셋째 동기와 덕목으로서 결 생 에 있어서 신 된 마음. , 

의 요성을 인식 고 배워가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배우자를 위, . 

 자신을 생  수 있는 신을  안정적인 결 생 을 영위  수 있

는 과정으로 구성되어야  것이다 이 강( , 2020; Amato, 1999; Hawkins 

et al, 2008; Rogers, 1990)

습참여동기와 공동체 의식 그리고 부부 밀성2. 

습참여동기 1) 

인간은 본성적으로 목 를 설정 고 목  성 를 위  부단  노력을 , 

게 된다 이런 목 의 설정 목  성 를 위  동 그리고 목  성 에 . , , 

따른 만족감의 근본에는 바로 동기가 존재 고 있을 것이다 동기는 인간 . 

동의 근원이며 목 를 달성  는 긍정적인 영 력으로서 신체적 정신, 

적 감정적 각성상 를 뜻 다 김영석 즉 동기는 인간의 생각을 , , ( , 2012). 

동으로 시작되게 며 동을 지속적으로 성  시 고 정지되어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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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서 인간 내면에 작동 는 어떤 주관적인 반응이다 주미경( , 2017; 

 습에 있어서 동기는 습자의 습 Atkinson, 1965; Jones, 1965). 

욕구를 불러일으 고 수업 동을 촉진 시  뿐만 아니라 만족감을 얻게 , 

는 중요  요인으로서 이를 습 동기 라고 부른다(learning motivation)

김명 정 차경 이 원( · · , 2006; , 2001; Maehr, 1984; Newby, 1991). 

습동기는 습자가 목 를 설정 고 목  달성을 위  의욕적으로 습 , 

과정 속에서 습내용과 동을 진 는 모든 심리적 상 로서 습 목  

설정 및 동을 유발 게 시 는 근원이며 습을 지속적으로 유지  수 , 

있도록 는 동력이라  수 있다 유경 장 영( , 2009; , 2016).

부부를 대상으로 는 가정사역의 습자는 일반적으로 성인 습자로서 

이들에게 있어서도 습동기는 중요  습의 요인으로 작용 다  성. 

인 습자에게 있어서 습과정에 자발적인 선 과 의사결정의 과정을 

 습에 참여 게 된 것은 습의 과성에 중요  요소로 작용 게 된

다 김지연 정진 이는 습 참여 동기로서 복 적인 요소가 ( , 2013; , 2013). 

작용 여 발생 게 된다 성인 습자의 성상 동일  교육 로그램이라 . 

지라도 성인 습자의 습참여동기가 모두 동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 

복 적인 습참여동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에 습참여동기를 명  

구분 거나 유 기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이임순 은( , 2020; , 2020). 

그렇기에 자마다 습참여동기에 대  다양 게 정의 며 개념을 설명

고 있다 이 림과 김지 는 습참여동기를 습 장에서 습자가 . (2014)

습득 기 원 는 습 목 와 습 기 원 는 습 내용들을 대 는 모든 

심리적 상 로 보았고 미경 은 습자가 정  교육에 참여  때 , (2017)

가지게 되는 내면적 상 로서 습자에게 긍정적이며 좋은 영 을 나 내

는 것으로 정의 다 김용래 는 개인의 동 수준 및 정도를 결정 는 . (2000)

요인으로서 개인이 지 는 동목 를 분명 게 고 유발된 동의 방, 

성을 일정 게 유지 게 시 고 지속 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과정은 습을 위  제반적 동을 촉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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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에 대  의욕을 높여 주는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 또 일반적으로 . , 

습동기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 여 설명 는 것과 같이 

습참여동기 또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 며 각각의 역 관계

를  설명  수 있다 김도수 에머빌 은 내재적 ( , 1999). (Amablile, 1993)

습참여동기를 습에 대  욕구가 외부적 압력이 아닌 습자 내부로부

 미와 복 그리고 자신의 도전에서 비롯되며 외재적 습참여동기는 , 

습을 실천  때의 보상 가에 대  기대 지시와 같은 외부적 압력이나 , , 

주변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  발생 는 것으로서 내재적 습참여동기와 

외재적 습참여동기는 서로 양립 여 존재 고 있으나 서로 상반되게 적

용되지는 않는다고 다 데시와 라이언 는 내재적 . (Deci & Ryan, 1985)

습참여동기와 외재적 습참여동기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 며 상  배

적인 관계가 아니며 상 간에 공존이 가능  것으로 봤다 일반적으로 성인. 

습자에게 있어서 습참여동기는 내재적 동기로서는 성 감 구욕, , 

기심이 있을 수 있으며 외재적 동기로서는 습 결과에 대  각종 보상으, 

로서 상 만족  지식 경쟁과 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선 , , . 

선 연구들을  보았듯이 습참여동기에 대  다양  개념과 이론들을 

 보면 성인 습자가 습에 참여 는 배경은 습자에 따라 다양  요

인과 욕구가 존재 고 있다 그렇기에 성인 습자를 대상으로  습참여동. 

기를 명 게 유 고 정의 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러나 습. 

동기가 습에 중요  요인이 되는 것과 같이 습자의 참여동기 또  

습의 목  설정과 만족도에 깊은 관련이 있기에 성인 습자의 참여동기를 

악 는 것은 매우 중요  작업일 것이다 이임순 은( , 2020; , 2020).

성인 습자를 대상으로  습참여동기를 악 기 위  다양  구성요

인 분석을 위  연구들이 진 되었다 그 중에서 울 은 성인. (Houle, 1961)

습자 명을 대상으로 심 면접을  습참여동기를 목 지 적 습22

자 동지 적 습자(Goal-oriented Learner), (Activity-oriented Learner), 

습지 적 습자 로 구분 여 세 가지 유(Learning-oriented Lea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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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 다 이  울의 연구를 기초로 버저스 이기. (Burgess, 1971; , 

재인용 는 교육참여요인척도2003 ) “ (REP : Reasons for Educational 

을 개발 서 두 차례의 요인분석을  지적 성 동기 개Participation)” , 

인적 목 성 동기 종교적 목 성  동기 상도 의 동기 동에의 참여 , , , 

동기 공식적 자격  동기 사 적 목  성 동기의 일곱가지의 동기 유, , 

을 다 모리스 과 스마 이기. (Moristain & Smart, 1974; , 2003 

재인용 는 성인 습자의 습참여동기를 여섯가지로 장 며 외부의 지시 )

또는 기대에 의  참여 는 외부적 기대 일의 능(External Expectations), 

률을 높이거나 역량 발전을 위  직업적 상(Professional Advancement), 

새로운 관계 성을 위  참여 는 사 적 관계 인(Social Relationship), 

이나 공동체에 봉사 기 위  사 적 복지 일생 생 의 지(Social Welfare), 

루 을 줄이거나 실적인 직업이나 가정 실에서 벗어가니 위  도 와 , , 

자극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 그 자체를  만족(Escape & Stimulation) 

감을 경 기 위  인지적 미 로 요인을 도 다(Cognitive Interest) . 

보쉬어 이기 재인용 는 성인 습자들이 습에 참(Boshier, 1991; , 2003 )

여 기 위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  대규모 연구를 린스(Boshier & 

이기 재인용 에 진 여 울의 연구와 유사  결Collins, 1985; , 2003 )

과를 도 다 이를 발전시  일곱 개의 요인으로 가족 연대감. (Family 

직업적 상 상 이  증진Togetherness), (Professional Advancement), 

사 적 교섭 사 적 자극(Comminication Improvement), (Social Contact), 

교육적 준비 인지적 미(Social Stimulation), (Educational Preparation), 

를 도 다 이숙원 또  울의 연구를 발전시(Cognitive interest) . (2002)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 공부 는 것 자체의 즐거움 업 또는 승, , 

진 위 또는 점 득을  사 적 인정 인간관계 대 새로운 일 또, , , 

는 동 욕구 여가시간의 용을 주요 요인으로 도 다 뿐만 아니라 고, . 

영선 은 습참여동기 요인으로서 개인적 목적 사 적 목적 자이실  (2018) , , 

목적 사 복지 목적으로 구분 다 이상의 습참여동기와 관련된 선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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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을 분석  보면 성인 습자의 습참여동기의 요소는 습 상 과 과

정 그리고 경에 따라서 다양  방법으로 분석되고 가되어 그 목적에 

맞도록 재구성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선 동기이론들을 종. 

 보면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그리고 계속적 동기를 요인으로 구분, 

여 분석 다 김용래 이 강( , 2000; , 2020).

먼저 내재적 습참여동기 는 외부의 어떤 유인체가 (Intrinsic Motivation)

없이 성인 습자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습의 참여를 선 고 습을 유, 

지 는 것으로서 습에 참여 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성 감과 보람을 

느낌으로 습자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 노력 며 참여 게 된다(Newby, 

둘째 외재적 습참여동기 는 성인 습자에게 1991). (extrinsic motivation)

주어지는 외부의 만족감에 의 서 기인 는 동기이다 성인 습자가 습에 . 

참여 으로 인  외부적 보상을 경 게 되고 이를 얻기 위  개인의 능

력과 적성을 적극적으로 발 는 동을 다 마지막(Newby, 1991). 

으로 계속적 습참여동기 는 내재적 습참여동기(Continuing motivation)

와 외재적 습참여동기의 요인을 모두 는 개념으로서 성인 습자가 

계속적으로 습을 유지 고 이끌어 나가고 싶어 는 의욕을 뜻 다 성, . 

인 습자의 인지적 단에 따라 외부의 간섭 없이 과거에 경 던 습 

결과를 계속적으로 느끼고 유지 고 싶은 의욕인 것이다 김용래( , 2000). 

공동체 의식 2) 

공동체의식에 대  바른 이 를 위 서는 공동체에 대  개념을 먼저 살

볼 요가 있다 공동체 의 개념은 다양  방면에서 . ( , community)共同體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는 광범위  개념으로서 명  나로 정의 는 것

은 쉽지 않다 그러기에 먼저 공동체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석  . 

보면 일반적으로 생 과 운명을 같이 는 조직체 또는 운명이나 생 목적, 

을 같이 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로 석  수 있다 또  사 적 의미. 

로서 연 지역 우정 등과 같은 유기적 일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128 기독교교육논총 제 집 년 월67 (2021 9 )

국립국어원 공동체의 영어 단어인 는 라 어 ( , 2000). Community com(

께 과 선물주기 의 성어인 에서 유래  단어로 선물을 ) munus( ) Communus

께 나누는 사이 또는 배려 고 보살 는 관계로 석  수 있다 박선경( , 

2011). 

공동체에 대  선  연구로 맥 버 는 규모와 상관없이 (Maclver, 1917)

공동의 생 권에서 구성원이 접촉 고 참여 여 공동의 이익 및 공동선을 , 

구 는 것으로 공동체를 정의 면서 공동체는 지역과 공동체 의식에 기

반 다고 였다 또  공동체 연구의 대 자인 러리 는 공. (Hillery, 1955)

동체를 세 가지 차원을 구분 여 실제적인 물리적 공간의 지리적 영역 집, 

단 내에서의 대인관계인 사 적 상 작용 그리고 집단의식을 나 내는 공, 

동의 유대의 집 으로 설명 다 앞선 연구자들과 맥락을 같이 여 . 

또  공동체를 물리적 장소의 의미로서 공간적 단위로서(Calhoun, 1980) 

의 지역사 와 생  방식으로서 사 적 연결망으로서의 공동체로 정의 다. 

천 숙 은 일정  지역 내의 구성원이 사 적 상 작용을  유대(2001)

감과 소속감을  사 적 집단을 성 는 것을 공동체로 정의 다 전보. 

경 은 농촌마을 주민공동체의식 연구를  공동의 유대감 속에서 (2006)

구성원이 상 작용을  수 있는 지역사 로 정의 다 이상의 연구들을 보. 

면 물리적인 지역적 경계와 사람들 간의 관계요인으로 정의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거스 드 는 공동체의 두 가지 개념으로서 첫째. (Gusfield, 1975)

는 지역적 경계나 지리적 개념으로서 공동체와 두 번째는 지리적 개념을 

배제 고 사람들 간의 관계의 정도를 공동체로 정의 다 그러나 대적 , . 

의미로서 공동체는 두 개념인 물리적인 공간의 지역적 영역과 사람 간의 

관계는 상  배 적이지 않고 보완적으로 작동 여 인간의 삶의 질을 증대

시 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  수 있는 중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신영, (

선 이라영, 2012; , 2009)

앞선 공동체에 대  개념을 바 으로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

을 살 보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 된 의식 또는 사 적 결속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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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의식으로 볼 수 있지만 그에 대  정의와 구성요소는 앞선 공동체와 

같이 다양 게 제시되고 있다 김경준( ・ 김성수 니스벳, 1998). (Nisbet, 1966)

은 공동체 의식을 집단의식으로서 안정된 작은 규모의 공동체 안에서 구성

원들이 께 생 며 께 일 고 께 경 는 것을  만들어 진다, , 

고 다 또  김경준과 김성수 는 공동체 의식을 지역 사 의 구성원. (1998)

들간의 밀 영 력 연대의식을 느낌으로 인  지역 사  속에 만, , 

게 소속된 느낌이라 다 뿐만 아니라 이라영 은 공동체 의식을 개인. (2009)

을 공동체 속 운명체로 인식 고 구성원들과 연대의식을 가지며 공동체 , 

동 참여를  욕구 족을 경 으로 애착을 느껴 지속적으로 정주 고

자 는 것으로 정의 다 즉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 

인식 고 이 문제를 결 기 위  연대의식을 가지고 그 과정을  삶, 

의 만족이 높아지는 구성원 공동의 집 의식을 의미 는 것이다 이런 공동. 

체 의식의 구성 요소에 대  다양  연구가 있지만 공동체 의식의 성에 

초점을 맞  이론을 중심으로 요인을 분석  맥린런과 차비스(McMillan & 

의 연구가 대 적이다 이 강 이들은 공동체 의식의 Chavis, 1986) ( , 2020). 

구성요소로 구성원 의식 상 영 의식 욕구의 (membership), (influence), 

과 족 정서적 연계(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emotional 

를 제시 다connection) (McMillan & Chavis, 1986).

첫째 구성원 의식은 자신을 공동체의 일부로 인식 고 구성원과 연대의, 

식을 공유 으로 인  나 나는 소속감과 정서적인 안정감이다 이는 공동. 

체의 구성원들과 께 우리 의식 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 서는 개인 ‘ ’ . 

간의 문 적 차이를 인정 및 수용 으로 공동체의 정의와 변 에 대  개

방적인 입장을  수 있어야 다 둘째 상 영  의식은 공동체와 구성. , 

원이 서로 중요 을 인식 고 신뢰 며 지속적인 상 작용을  상대의 , 

변 를 유도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 다 이런 상 영  의식은 개인이 . 

구성원과 공동체에 구성원과 공동체가 나에게 상 적으로 미  수 있는 영, 

력에 대  인식을 다 셋째 욕구의 과 족은 공동체는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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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제공 야 다 이를  구성원은 공동체의 구. 

성원으로 입되었을 때 공동체와 구성원으로부  받을 수 있는 욕구가 

족된 감정을 가지게 된다  공동체에 참여 으로 얻게 된 심리적 만족. 

감은 자아정체성과 자존감 상에  영 을 나 낸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 

연계는 정서적 밀감을 바 으로 공동체 경 을 지속적으로 공유를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는 공동체와 구성원의 문제에 공감과 관심 그리고 . , 

께 결 기 위  노력 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문제를 공동체와 다른 구

성원에게 공유  수 있다는 사 적 신뢰감을  성된다 이런 공동체 . 

구성원 간의 정서적 밀감과 상  신뢰는 공동체의 결속과 연대를 중요  

촉매제 역 을 다 뿐만 아니라 나 가 아닌 우리 라는 감정을 가져 올 수 . ‘ ’ ‘ ’

있는 중요  역 을 감당 다  상  공유된 정서적 연계는 구성원 간. 

에 높은 상 작용을 게  뿐 아니라 상  성 을 ( , reciprocity)相互性

실제적으로 성 게 다.

습참여동기와 공동체 의식의 관계 그리고 부부 밀감 3) 

성인 습자의 공동체 의식은 습에 적극적으로 참여 여 공동의 성 감

을 경  때 더욱 게 성된다 이동주 또  공동체 의식이 높은 ( , 2004). 

사람은 적극적인 공동체 동을  구성원들의 공동체 동 참여와 문제 

결과정 참여를 동을 높이는데 중요  역 을 며 개인과 공동체의 삶

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 을 나 낸다(Davidson & Cotter, 1989). 

이런 공동체 의식은 습참여동기를  상되며 이를  개인의 만족

감과 삶의 질 상뿐만 아니라 지역 사  및 공동체 참여 동에도 긍정적

인 영 을 나 낸다 김성길( , 2018).

교 는 나님을 예배 며 성도 간에 교제를 는 공동체로서 성경을 교

육 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양  교육 로그램을 진 는 교육의 장소, 

이다  재 많은 교 들이 가정의 복과 성숙을 위  가정사역으로서 . 

부부교육 로그램을 개발 여 진 고 있다 이 강 가정사역 로(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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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에 참여 는 많은 부부들의 습참여동기가 높을수록 로그램 참여에 

대  소속감과 책임감이 상승 고 이로 인  공동체 의식이 증가 는 것이 , 

관찰된다 이 강 이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성인 습자가 가지는 ( , 2020). 

소속감은 높은 공동체 의식에 기반 기 때문이다 뿐만 (Chavis et al, 1986). 

아니라 가정사역 로그램에 참여  부부들은 께 는 공동체 구성원의 

문제를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 는 과정을  공동체 의식이 높아

졌다  습참여동기가 높은 부부 참가자일수록 높은 공동체적 연대감. 

과 공동체적 책임감에도 긍정적인 변 를 보이고 있다 이 강 조정( , 2020; 

원 이는 앞서 언급 듯이 가정사역 로그램의 습참여동기가 높, 2015). 

을수록 공동체적 연대감이 상승 고 이로 인  공동체 의식이 강 되는 것

을 인  수 있는 결과이다. 

습참여동기와 공동체 의식이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 연구결과를  잘 나 나 있다 그러나 부부의 밀감에 따라 어떤 . 

관계가 있는지에 대  연구는 많이 수 되어 있지 않다 먼저 부부의 밀. 

감은 밀감 의 어원이 되는 라 어 가 가지고 있는 의미(intimacy) intiums

인 내부 은 내부 가장 깊은 곳이라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깊은 마음의 감

정을 악 는 것이다 즉 사랑의 전제 조건으로서 상대방의 내면을 이. 

고 자신의 내면을 상대방과 나눌 수 있는 능력으로서 생을 감수 고, , 

신 는 능력이라  수 있을 것이다 백보령( , 1994; Synder, 1997; Lamanna 

& Riedman, 1998).

일반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때는 결  만족도라는 용어를 사용

다 그러나 결  만족도는 전반적인 결 생 에 대  가 는 개념으로서 . 

실제적으로 부부간의 정서적인 질적 가보다는 광범위  면이 있었다 김(

자 이에 비  부부 밀감은 부부관계의 질적 으로서 부부간의 , 2001). 

애정 신 성적욕구 그리고 인지적인 요소를   뿐만 아니라 부부간, , 

에 공유 는 정서적 상 작용 및 공유정도를 는 개념이다 김 자( , 

송진영 이경   긍정적인 상 을 넘어 갈등 상  2001; , 2017;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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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도 서로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발견 고 갈등을 결 는 과정을 

 서로가 더욱 가까워지려 노력 는 과정을 고 있다 송진영( , 2017; 

이경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밀감 요인을 이경, 1995). (1995, 

의 연구를 기본으로 재구성  송진영 이 제시  인지적 영역 성1998) (2017) , 

적 영역 정서적 영역으로 구분 여 가정사역 교육 로그램 참여 부부의 , 

습참여동기에 대  공동체 의식과 부부 밀감의 상 작용의 과를 색

 보고자 다 위 영역인 첫째 인지적 영역은 부부가 상 간을 독립적. , 

인 존재로 인정 고 자율적인 면을 인정 는지를 정 는 영역이다 둘째. , 

성적 영역은 부부가 상대방에 대 서 성적으로 얼마나 개방적인지를 정

는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영역은 부부가 상대방에게 느끼고 있는 . 

정서적 밀접 을 정 는 영역이다. 

연구 방법. Ⅲ

연구대상1. 

본 연구를 위  전국의 교  및 단체에서 진 는 가정사역 로그램에 

참여 는 부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였다 연구대상은 결 을 년 이. 20

상 유지  부부가 명으로 가장 많았고 년 미만의 부부는 명으로 가299 , 1 37

장 적었다  참조 다음으로 남성이 명 여성은 명이며 연령은 (< 1> ). 302 , 305 , 

대가 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사 은  에 제시 였다50 174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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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의 결  유지 기간< 1> 

 연구대상의 연령 및 성별< 2> 

정도구2. 

습참여동기1) 

습참여동기는 이숙자 가 사용  습동기 정 도구를 사용 였(2010)

으며 위요인은 계속 동기 내적 동기 외적 동기로 구성되어 있다 정된 , , , 

값이 높을수록 당 동기가 높은 것으로 단 다 위요인별 문  수와 . 

신뢰도는  과 같다< 3> .

구  분 빈도 %

년 미만1 37 6.1

년 이상 년 미만1 -5 39 6.4

년 이상 년 미만5 -10 82 13.5

년 이상 년 미만10 -20 150 24.7

년 이상20 299 49.3

총  계 607 100.0

구분 대미만30 대40 대50 대이상60 총계

남성
빈도 56 85 96 65 302

% 9.2% 14.0% 15.8% 10.7% 49.8%

여성
빈도 79 82 78 66 305

% 13.0% 13.5% 12.9% 10.9% 50.2%

총계
빈도 135 167 174 131 607

% 22.2% 27.5% 28.7% 2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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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참여동기 위 요인별 문  수와 신뢰도< 3> 

공동체 의식2) 

공동체 의식은 박가나 가 사용  공동체 의식 정 도구를 사용(2008)

였으며 위 요인은 구성원의식 상 영 의식 욕구의 과 족 정서, , , , 

적 연대로 구성되어 있다 정된 값이 높을수록 당 요인이 높은 것으로 

단 다 위 요인별 문  수와 신뢰도는  와 같다. < 4> .

 공동체의식 위 요인별 문  수와 신뢰도< 4> 

부부 밀감3) 

부부 밀감은 송진영 이 사용  부부 밀감 정 도구를 사용(2017)

였으며 위 요인은 인지적 영역 성적 영역 정서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 , 

다 정된 값이 높을수록 당 성 영역이 높은 것으로 단 다 위 요. 

인별 문  수와 신뢰도는  와 같다< 5> .

위요인 문  수 신뢰도

계속 동기 6 .856

.925내적 동기 5 .852

외적 동기 5 .845

위요인 문  수 신뢰도

구성원의식 3 .863

.926
상 영 의식 5 .840

욕구의 과 족 3 .842

정서적 연대 3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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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밀감 위 요인별 문  수와 신뢰도< 5> 

자료분석방법3. 

본 연구는 습참여동기에 대  공동체 의식과 부부 밀감이 미 는 상

작용 과를 검증 기 위 서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 였다 첫. 

째 정된 변수들의 경 성을 악 기 위 서 기술 계 분석을 수 였, 

다 둘째 습참여동기에 대  공동체의식과 부부 밀감의 위요인들의 . , 

영 을 검증 기 위 서 다중 귀분석 단계적선 을 수 였다 마지막으( ) . 

로 습참여동기에 대  공동체 의식과 부부 밀감이 미 는 상 작용 

과를 검증 기 위 서 위계적 귀분석을 수 였다.

연구 결과. Ⅳ

기술 계 분석 결과1. 

본 연구를 위  습참여동기 공동체 의식 부부 밀감을 정 였으, , 

며 각 요인들의 균은 에서 로 분 되어 있고 왜도는 에서 , 3.52 4.02 , -.594

까지 분 되어 있고 첨도는 에서 로 분 되어 있어서 절대-.055 , -.098 .925

값 를 넘는 것이 없으므로 정규성이 보되었다고 단  수 있다2 .

위요인 문  수 신뢰도

인지적 영역 2 .814

.894성적 영역 2 .770

정서적 영역 2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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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변수의 기술 계 분석결과< 6> 

습참여동기에 대  다중 귀 분석 결과2. 

계속동기에 대  다중 귀 분석 결과1) 

습참여동기의 위요인 중 계속 동기에 대  공동체 의식과 부부 밀

감의 위요인들의 영 을 검증 기 위  다중 귀 분석을 수 였다 그 .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중 귀 분석은 가지 기본전제가 족되어야 . 3

다 첫째는 독립변수 간의 상관이 지 않아야 는데 부분 상관계수가 . , 

이 넘지 않을 때 검증된다 둘째 다중공선성이 존재 면 안 되는데 공차1 . , , 

계 가 에 가까울수록 다중공선성이 존재 는 것으로 단 다 셋(VIF) 10 . 

째는 잔차의 독립성이 보되어야 다 잔차의 독립성은 . Durbin-Watson 

계수로 단 는데 계수가 보다  때 잔차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1.54

가정  수 있다 이에 다중 귀를 위  기본 전제를 검증 였고 그 결과 . , 

부분 상관계수는 로서 보다 작으며 공차 계는 로 보다 작으.364 1 , 1.358 10

구분 N 균 준 차 왜도 첨도

습참

여동기

계속동기 607 3.52 0.67 -.267 .261

내적동기 607 3.66 0.67 -.357 .305

외적동기 607 3.87 0.56 -.206 .338

공동체 

의식

구성원의식 607 4.02 0.57 -.055 -.098

상 영 의식 607 3.79 0.58 -.125 .091

욕구와 과 족 607 3.62 0.65 -.201 .070

정서적 연대 607 3.68 0.66 -.108 .016

부부 

밀감

인지적 영역 607 3.98 0.70 -.594 .925

성적 영역 607 3.72 0.72 -.312 .399

정서적 영역 607 3.98 0.68 -.574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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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계수는 로 나 났다 이에 다중 귀 분석을 수, Durbin-Watson 1.709 . 

였다 그 결과 부부 밀감의 정서적 영역이 의 설명력을 가지며 . 13.3%

가장  영 을 주는 것으로 나 났고 공동체 의식의 구성원 의식 과 , (5%)

욕구와 과 족 이 다음으로 영 을 주는 것으로 나 났다(1.8%) . 

 계속동기에 대  다중 귀 분석 결과< 7> 

* p<0.5, ** p<0.1, *** p<.001

내적동기에 대  다중 귀 분석 결과2) 

습참여동기의 위요인 중 내적동기에 대  공동체 의식과 부부 밀

감의 위 요인들의 영 을 검증 기 위  다중 귀 분석을 수 였다 다. 

중 귀를 위  기본 전제를 검증 였고 그 결과 부분 상관계수는 로서 , .309

보다 작으며 공차 계는 로 보다 작으며 계수는 1 , 1.880 10 , Durbin-Watson 

로 나 났다 이에 다중 귀 분석을 수 였다 그 결과 공동체 의식1.921 . . 

의 구성원 의식이 의 설명력을 가지며 가장  영 을 주는 것으로 나9.5%

났고 부부 밀감의 정서적 영역 과 공동체 의식의 상 영 의식, (3.5%)

과 부부 밀감의 인지적 영역 이 다음으로 영 을 주는 것으(0.7%) (0.6%)

로 나 났다. 

구분 B se β t ΔR2 R2

절 1.165 .196 5.944 ***

.200
정서적 영역 .239 .039 .244 6.087 *** .133

구성원 의식 .206 .051 .176 4.054 *** .050

욕구와 과 족 .159 .043 .155 3.652 ***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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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적동기에 대  다중 귀 분석 결과< 8> 

* p<0.5, ** p<0.1, *** p<.001

외적동기에 대  다중 귀 분석 결과3) 

습참여동기의 위요인 중 외적동기에 대  공동체 의식과 부부 밀

감의 위 요인들의 영 을 검증 기 위  다중 귀 분석을 수 였다 다. 

중 귀를 위  기본 전제를 검증 였고 그 결과 부분 상관계수는 로서 , .591

보다 작으며 공차 계는 로 보다 작으며 계수는 1 , 1.693 10 , Durbin-Watson 

로 나 났다 이에 다중 귀 분석을 수 였다 그 결과 공동체 의식1.914 . . 

의 상 영 의식이 의 설명력을 가지며 가장  영 을 주는 것으로 21.4%

나 났고 부부 밀감의 정서적 영역 과 공동체 의식의 구성원 의식, (4.5%)

이 다음으로 영 을 주는 것으로 나 났다(2.3%) . 

 외적동기에 대  다중 귀 분석 결과< 9> 

* p<0.5, ** p<0.1, *** p<.001

구분 B se β t ΔR2 R2

절 1.586 .209 7.595 ***

.143

구성원 의식 .192 .057 .164 3.343 *** .095

정서적 영역 .102 .053 .104 1.920 *** .035

상 영 의식 .125 .058 .109 2.167 *** .007

인지적 영역 .105 .050 .110 2.125 *** .006

구분 B se β t ΔR2 R2

절 1.501 .157 9.584 ***

.278
상 영 의식 .238 .045 .247 5.358 *** .214

정서적 영역 .172 .032 .209 5.363 *** .045

구성원 의식 .193 .044 .196 4.368 ***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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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참여동기에 대  공동체 의식과 부부 밀감의 상 작용3. 

과 분석 결과  

계속동기에 대  상 작용 과 분석 결과1) 

습참여동기의 위요인 중 계속동기에 대  공동체 의식과 부부 밀

감의 상 작용 과를 검증 기 위  상 작용 을 이용  위계적 귀 

분석을 수 였다 다중 귀를 위  기본 전제를 검증 였고 그 결과 부. , 

분 상관계수는 로서 보다 작으며 공차 계는 로 보다 작으.189 1 , 2.915 10

며 계수는 으로 나 났다 이에 위계적 귀분석을 , Durbin-Watson 1.870 . 

수 였다 그 결과 모 에서의 공동체 의식의 귀 계수는 으로 나. 1 .520

났고 상 작용 을 시  모 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귀 계수가 , 2

로 영 력이 낮아졌다 상 작용 은 귀계수가 로 나 났다 설.235 . .048 . 

명력도 모 에서 에서 상 작용 이 된 모 에서 로 높1 22.6% 2 26.1%

아졌다 이에 계속동기에 대  공동체 의식과 부부 밀감이 상 작용 과. 

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위계적 귀 분석 결과< 10> 

* p<0.5, ** p<0.1, *** p<.001

구분
모 1 모 2

B se t B se t

절 1.905 .148 12.838 *** 2.261 .159 14.191 ***

공동체 의식 .520 .039 13.351 *** .235 .065 3.623 ***

공동체 의식×
부부 밀감

.048 .009 5.400 ***

R2 = .226 R2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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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동기에 대  상 작용 과 분석 결과2) 

습참여동기의 위요인 중 내적동기에 대  공동체 의식과 부부 밀

감의 상 작용 과를 검증 기 위  상 작용 을 이용  위계적 귀 

분석을 수 였다 다중 귀를 위  기본 전제를 검증 였고 그 결과 부. , 

분 상관계수는 으로서 보다 작으며 공차 계는 로 보다 작으.343 1 , 2.915 10

며 계수는 로 나 났다 이에 위계적 귀분석을 수, Durbin-Watson 1.934 . 

였다 그 결과 모 에서의 공동체 의식의 귀 계수는 로 나 났. 1 .382

고 상 작용 을 시  모 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귀 계수가 , 2 .050

으로 영 력이 낮아졌다 그러나 모 의 공동체 의식 귀계수는 유의 률 . 2

수준으로 계적으로 유의미 지 않은 것으로 나 났다 이에 내적동.549 . 

기에 대 서는 공동체 의식과 부부 밀감이 상 작용 과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위계적 귀 분석 결과< 11> 

* p<0.5, ** p<0.1, *** p<.001

외적동기에 대  상 작용 과 분석 결과3) 

습참여동기의 위요인 중 외적동기에 대  공동체 의식과 부부 밀

감의 상 작용 과를 검증 기 위  상 작용 을 이용  위계적 귀 

분석을 수 였다 다중 귀를 위  기본 전제를 검증 였고 그 결과 부. , 

구분
모 1 모 2

B se t B se t

절 2.213 .191 11.562*** 2.629 .206 12.734***

공동체 의식 .382 .050 7.615*** .050 .084 .599

공동체 의식×
부부 밀감

.056 .012 4.865***

R2 = .086 R2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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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상관계수는 로서 보다 작으며 공차 계는 로 보다 작으.218 1 , 2.915 10

며 계수는 으로 나 났다 이에 위계적 귀분석을 , Durbin-Watson 1.717 . 

수 였다 그 결과 모 에서의 공동체 의식의 귀 계수는 로 나. 1 .478

났고 상 작용 을 시  모 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귀 계수가 , 2

로 영 력이 낮아 졌다 상 작용 은 귀계수가 으로 나 났다.289 . .166 . 

설명력도 모 에서 에서 상 작용 이 된 모 에서 로 1 13.7% 2 18.5%

높아졌다 이에 외적 동기에 대  공동체 의식과 부부 밀감이 상 작용 . 

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위계적 귀 분석 결과< 12> 

* p<0.5, ** p<0.1, *** p<.001

나가는 말. Ⅴ

본 연구는 가정사역 교육 로그램에 참여  부부의 습참여동기에 대  

공동체 의식과 부부 밀감이 미 는 상 작용 과 검증을 목적으로 다. 

이를 위  교  및 단체에서 진 고 있는 가정사역 로그램에 참여 는 

부부를 연구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서 남성 명 여성 명으로 총 302 , 305 607

명의 자료를 수집 다 연구대상의 인 명이 결 생 을 유지 지 . 49.3% 299

구분
모 1 모 2

B se t B se t

절 1.710 .186 9.204 2.199 .199 11.072

공동체 의식 .478 .049 9.814 .289 .081 3.567

공동체 의식× 
부부 밀감

.166 .011 15.090

R2 = .137 R2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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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으로 가장많은 빈도를 보였고 반면에 의 명이 결 생  20 , 6.1% 37 1

년 미만의 빈도를 보였다 정도구로는 습참여동기의 위요인으로 계속. 

동기 내적동기 외적동기로 구성되었고 공동체의식의 위요인은 구성원의, , , 

식 상 영 의식 욕구의 과 족 그리고 정서적 연대로 구성되었다, , . 

마지막으로 부부 밀감의 위요인은 인지영역 성적영역 정서적영역으로 , , 

구성 다 습참여동기에 대  공동체 의식과 부부 밀감이 미 는 상. 

작용 과를 검증 기 위 서 먼저 정된 변수들의 경 성을 악 기 위

 기술 계 분석을 수 고 두 번째 습참여동기에 대  공동체의식과 , , 

부부 밀감의 위요인들의 영 을 검증 기 다중 기분석 단계적선 을 ( )

수 다 마지막으로 습참여동기에 대  공동체 의식과 부부 밀감이 . 

미 는 상 작용 과를 검증 기 위 서 위계적 귀분석을 수 다. 

연구결과 첫 번째 기술 계 분석결과 각 요인들의 균이 에서 , 3.52 4.02

로 분 고 있고 왜도는 에서 까지 분 되고 있고 첨도는 , -.594 -.055 , 

에서 로 분 되어 있어서 절대값 를 넘지 않음으로 정규성이 -.098 .925 2

보된 것으로 단 다 두 번째 습참여동기에 대  다중 기 분석 결과. , 

는 아래의  과 같이 정리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부부 밀감< 13> . 

의 위요인인 정서적 영역과 공동체 의식의 구성원 의식이 다른 위요인

들보다 습참여동기의 모든 위요인에 높은 영 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습참여동기가 높을수록 습의 과성이 높아지는 성인. 

습과정  가정사역 교육 로그램의 구성 및 진 에 있어서 중요  방

을 제시  줄 수 있는 분석 결과라  수 있을 것이다 또  계속동기에 . 

있어서 부부 밀감의 정서적 영역과 외적동기에 있어서는 상 영 의식이 

다른 요인들에 비  월등  높은 영 력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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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참여동기 위요인별 다중 기 분석 결과< 13> 

마지막으로 습참여동기에 대  공동체의식과 부부 밀감의 상 작용 

과 분석을 위  위계적 기 분석을 수  결과 계속동기와 외적동기에 

대  공동체의식과 부부 밀감이 상 작용 과가 있는 것으로 인되었

으나 내적동기에 대 서는 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을 나 났다. 

본 연구는 부부를 대상으로 는 가정사역 로그램의 습참여동기에 

대  영 을 주는 요인들을 공동체 의식과 부부 밀감의 상 작용성을 

 분석 다 이를  생 습 시대 속의 기독교 가정사역 로그램 개. 

발 및 구성에 있어서 기초 자료로 용되어 교  안의 가정사역이 아닌 세

계 속의 기독교 가정사역으로 장될 수 있기를 간절  소망  본다.

구분 다중 기분석 결과

계속동기

부부 밀감 정서적 영역(13.3%)

공동체 의식 구성원 의식(5%)

공동체 의식 욕구의 과 족(1.8%)

내적동기

공동체 의식 구성원 의식(9.5%)

부부 밀감 정서적 영역(3.5%)

공동체 의식 상 영 의식(0.7%)

외적동기

공동체 의식 상 영 의식(21.4%)

부부 밀감 정서적 영역(4.5%)

공동체 의식 구성원 의식(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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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the Effect of Interaction between a Sense of 

Community and Marital Intimacy on the Learning 

Participation Motive : Focused on Church Family 

Ministry Program Participants

Chu Gang Lee

Ph.D, Baekseok University

Sunwoo Nam

Education Director, Yulim Presbyterian Church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teraction 

bewteen a Sense of Community and Marital Intimacy effect on learning 

participation motive in the church family ministry program. In this study, 

data from 607 people(male: 302, female: 305) nationwide churches and 

institutes participating in church family ministry program were collected as 

analysis targets. The produced results from this study are: First, Emotional 

connection, one of the Marital Intimacy, has meaningful effect (t=6.087, 

p<.001) on Continuous motivation, one of the learning participation motive. 

Second, Membership, one of the Sense of Community, has meaningful effect 

(t=3.343, p<.001) on Intrinsic motivation, one of the learning participation 

motive. Third, Influence, one of the Marital Intimacy, has meaningful effect 

(t=5.358, p<.001) on Extrinsic motivation, one of the learning participation 

motive.

《 Keywords 》

 Learning Participation Motive, Sense of community, Family Ministry, 

Church Lifelo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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