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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과 자기개발 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더십 생활기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대상자는 청소년 활동 참여 실태조사로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 2018년 조사한 자료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2,739명 중 무응답 및 결측치를 제거하고 최종 1,978명
을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
검증은 Baron&Kee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초등학생의 봉사활동과 주관적 행복감
의 관계에서 리더십 생활기술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발활동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도 리더십 
생활기술은 완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리더십 생활기술인 커뮤니케이션과 조직관리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실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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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volunteer activities and self-development 
activiti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subjective happines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leadership life skills based on this. The subjects were surveyed in 2018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and out of 2,739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responsive and missing values were removed and the final 
1,978 were sele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leadership life skills were complete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eer work and subjective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he analysis method, SPSS 25.0 program was us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a 3-step mediating effect analysis was performed by Baron & Keeny(1986). 
It was confirmed that leadership life skills were complete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evelopment activities and subjective happines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n order to increase 
the subjective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asures were discussed to develop practical skills 
that can improve communication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skills, which are leadership life skills.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Student’s, Volunteer activities, Self-development, Subjective Happiness,
Leadership Life Skills

산업융합연구 제20권 제3호 pp. 89-97, 2022 ISSN 2635-8875 / e-ISSN 2672-0124
DOI : https://doi.org/10.22678/JIC.2022.20.3.089

*Corresponding Author : Hae-Soon Bang(newsaem@hanmail.net)
Received January 12, 2022
Accepted February 20, 2022

Revised February 23, 2022
Published February 28, 2022



산업융합연구 제20권 제3호90

1. 서론

생애주기에서 아동기는 생물학적 발달 지속과 폭넓
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시기로서[1] 자원봉사활동 참
여는 창의성 증대와 친구 관계 증진 등에 영향을 주어 
행복감을 갖도록 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
로써 자신의 민주시민의 책임, 민주시민의 역량과 공동
체의식을 향상시키고[2] 이를 통하여 민주시민성 함양
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산은 초
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저해하고 있어 자원
봉사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또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청년 성인의 자원봉사활
동 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나, 
초등학생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선행연구 보고는 부족
한 실정이다. 초등학교, 즉 아동기부터 자원봉사활동 참
여를 통하여 자기개발, 리더십 생활기술 향상을 증진시
킬 수 있는 관심과 프로그램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초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은 1980년대 화두
로 등장하여 시행되어왔으나, 여전히 중․고등학생과 대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초·중·고교의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
로 대두되어 1995년 교육개혁에서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의무로 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시
행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1조는 청소년
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 개인의 전인격적 성장
을 돕고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사는 인간으로 성장시키고
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제도 추진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3]. 중·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초등학생은 학업에 대
한 부담감이 적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동기의식, 긍정
적 태도 및 이타주의적 경향 등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어 개인, 가족, 사회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초등학생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어려움이 있으나, 
프로그램참여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체험하거나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된
다[4].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자원봉사활동은 자신의 생
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된다. 
뿐만아니라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서적, 사회적 안정도 갖게 된다[5].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취약계층이 경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
는 활동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활동
을 의미한다[6]. 지역사회구성원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초등학생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보람과 가치
를 경험함은 물론이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돕는 활동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타
인을 이해하고 자아실현, 인성개발, 자신의 적성발견의 
기회가 될 수 있어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는 자기개발 활
동에 기여하는 요인이 된다[7]. 이렇듯 초등학생의 자원
봉사활동 참여는 자신의 생활을 보다 행복하게 하는 요
인으로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사회환경에서 함께 하는 
나눔의 실천을 경험하도록 하는 기제가 된다. 

또한 아동, 청소년, 청년, 지식인 등의 다양한 계층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초등학생의 리더십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다양한 계층과 함께 자
원봉사활동 참여 과정에서 자신의 강점발견, 조별 봉사
활동 과정에서 리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초등학생의 심리적, 사회적 성장은 물론 인간적 자질을 
갖춘 민주적 시민으로 발전시키는 변혁적 리더쉽을 증
진시켜 민주적 삶의 성찰적 실천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에 대한 시민교육을 받는 좋은 기회[8, 9]가 될 수 있
다. 코로나 19는 초등학교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10] 사회환경과 자원봉사활동 간
의 관계를 간과할 수 없다.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공동
체적인 삶의 경험, 체험교육의 기회, 자신의 재능발견 
등의[11]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타인을 
돕는 활동의 의미도 있으나, 자기개발의 기회가 되어 
자신의 진로도 생각할 수 있는 활동의 의미도 있다. 그
러므로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가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역할 수행에 따른 성
취 및 만족감 충족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의 기회와 사
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원봉사활
동 경험은 진로의식 성숙 및 자기효능감, 사회적 책임
감, 공동체 의식, 학교생활 적응, 지역사회 참여를 실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개인
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자각과 성장을 유도한다는 점에
서 중요하다[12-14]. 그러나 코로나 19 이후 축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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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사활동의 현실은 초등학생의 성장과 발전 저해는
[11] 물론 주관적 행복감의 저해요인이 된다. 아동은 자
원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을 도와주면서 감사패, 칭찬 등
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인정받음을 경험하게 되며 만족
감도 느끼게 되어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된다[15, 16]. 행
복한 마음은 주관적 행복감을 의미하며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활동으로 인식
하게 되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치도 새롭게 인식하
게 되었다.

아동기는 타인의 행복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나누기, 
돕기, 위로하기, 보살피기, 협조하기 등의 친사회적 행
동을 나타내는 이타성을 보여주는 시기에 위치되어 나
눔과 일손돕기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친사회성 증가는 
물론 자기개발 활동의 기회와 리더십 생활기술을 증가
시켜[17, 18] 아동기의 행복감도 증가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과 자기개발 활동과 주
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아울러 리더
십 생활기술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변인 간의 
관계규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초등학생의 봉사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초등학생이 자기개발 활동
이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초
등학생의 봉사활동과 자기개발 활동이 주관적 행복감
에 미치는 영향에서 리더십생활기술은 매개효과를 보
이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과 자기개발 활

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리더십 생활기술
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Fig. 1 참고).

2.2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의 청소년 활동 참여 실태조사(A Study on Korea
n Youth’s Participation in Hands-on Activities 
Ⅴ) 5차(2018)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자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2,739명 중 무응답 및 결측
치를 제외한 1,978명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Fig. 1. Proposed Model

2.3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초등학생에 대한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

다. 먼저, 독립변수로는 자원봉사활동과 자기개발 활동, 
매개변수로는 리더십 생활기술, 종속변수로는 주관적 
행복감으로 구성되었다.

2.3.1 독립변수: 자원봉사활동, 자기개발 활동
독립변수인 자원봉사활동과 자기개발 활동을 측정하

기 위해 청소년 활동 참여 실태조사(A Study on Kore
an Youth’s Participation in Hands-on Activities 
Ⅴ)[19]에서 사용한 자원봉사활동과 자기개발 활동 측
정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의 측정 
문항으로는 ‘일손돕기 활동’, ‘위문활동’, ‘돌봄 및 지도’, 
‘캠페인’, ‘자선·구호’, ‘재능기부’, ‘기타’ 활동으로 구성
되었고, 상관계수가 낮은 기타활동을 제외한 총 6문항
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기개발 활동의 측정 문항으로
는 ‘표현능력개발 및 자기표현’, ‘자기탐구 및 자기존중
감 향상’. ‘심성수련’, ‘기타’ 활동으로 구성되었고, 상관
계수가 낮은 기타활동 문항을 제외한 총 3문항을 분석
에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
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과 자기개발 활동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자원봉사활동의 Cronbac
h's alpha값은 .775, 자기개발 활동의 Cronbach's al
pha값은 .794로 나타났다.

2.3.2 매개변수: 리더십생활기술
매개변수인 리더십생활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 

활동 참여 실태조사(A Study on Korean Youth’s 
Participation in Hands-on Activities Ⅴ)[19]에서 사
용한 Choi(2001)에 의해 개발된 리더십생활기술 척도를 
사용하였다[20]. 리더십생활기술 척도는 7개의 하위요인
과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생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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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측정하기 위해 하위요인 7개 중 커뮤니케이션기술
의 2문항, 조직관리기술 3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조직관리기술 문항 중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난 문항을 제
외한 최종 4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리더십생활기술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리더십생활기술의 Cronbach's 
alpha값은 .775로 나타났다.

2.3.3 종속변수: 주관적 행복감
종속변수인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 

활동 참여 실태조사(A Study on Korean Youth’s 
Participation in Hands-on Activities Ⅴ)[19]에서 
사용한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21]. 측정 문항으로는 ‘나
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학교생활을 좋아한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
속감을 느낀다’, ‘나는 주변 사람과 잘 어울린다’,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외롭다’로 구성되었고, 상관계수가 낮
은 1문항을 제외한 최종 6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
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행복감의 Cronbach's alpha값은 .822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구체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둘째, 
봉사활동과 자기개발활동, 리더십생활기술, 주관적 행
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셋째, 봉사활동과 자기개발활동이 주관
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리더십생활기술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Keeny(1986)의 3단계 매
개효과 분석을 사용하였다[22]. 마지막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 994명(50.3%), 여
학생 984명(49.7%), 학업성적이 낮은 편 148명(8.0%), 

중간 875명(44.2%), 높음 945명(47.8%), 경제 수준은 
낮은 수준 177명(8.9%), 중간수준 690명(34.9%), 높은 
수준 1,111(56.2%)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Section n %

Gender Male 994 50.3
Female 984 49.7

Grade
Low 148 8.0

Midium 875 44.2
High 945 47.8

Economic level
Low 177 8.9

Midium 690 34.9
High 1,111 56.2

3.2 기술통계 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을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의 평균값은 1.353(sd=.500), 
자기개발활동의 평균값은 1.483(sd=.666), 리더십생활
기술의 평균값은 3.600(sd=.768),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
값은 4.081(sd=.768)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행복감 점
수가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왜도와 첨도
가 절대값 3과 10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Min Max Mean S.D Skew Kurt

Volunteer 
activity 1.00 4.00 1.353 .500 2.101 5.140

Self-developm
ent activities 1.00 4.00 1.483 .666 1.725 2.860

Leadership life 
skill 1.00 5.00 3.600 .768 -.217 .403

Subjective 
Happiness 1.50 5.00 4.081 .768 -.688 -.221

3.3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

관계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자원봉사는 자
기개발활동(r=.498, p<.01), 리더십 생활기술(r=.165, 
p<.01), 주관적 행복감(r=.125, p<.01)과 정(+)적인 관
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자기개발활동은 리더십 생활기
술(r=.203, p<.01), 주관적 행복감(r=.122, p<.01)과 정
(+)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리더십생활기술은 주
관적 행복감(r=.578, p<.01)과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모든 변인 간 상관계수가 .07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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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olunteer 
activity

Self-develo
pment 

activities
Leadership 

life skill
Subjective 
Happiness

Volunteer 
activity 1

Self-develop
ment 

activities
.498** 1

Leadership 
life skill .165** .203** 1

Subjective 
Happiness .125** .122** .57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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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매개효과 검증
3.4.1 자원봉사활동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리더십

생활기술의 매개효과
초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이 리더십생활기술을 매개

로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Table 
4 참고). Model 1에서는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자
원봉사활동이 리더십 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은 
Model 2의 자원봉사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 Model 3에서는 리더십 생활기술이 주관적 행
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Model 1에서 통제변수인 성별(B=-.096, 
ß=-.095, t=-3.045, p<.01), 성적1(B=-.683, ß=-.241, 
t=-10.949, p<.001), 성적2(B=-.335, ß=-.216, 
t=-9.761, p<.001), 경제수준1(B=-.361, ß=-.134, 

t=-6.173, p<.001), 경제수준 2(B=-.268, ß=-.166, 
t=-7.566, p<.001)는 리더십 생활기술에 부(-)의 영향
력이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자원봉사활동(B=.192, 
ß=.125, t=6.061, p<.001)는 리더십 생활기술에 정(+)
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업성적
과 경제수준이 높고, 여학생이며,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리더십 생활기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Model 1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17.3%로 나
타났다. Model 2에서 자원봉사활동(B=.145, ß=.094, 
t=4.474, p<.001)는 주관적 행복감에 정(+)의 영향력
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자원봉사활동 경험
이 많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Model 2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13.4%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 리더십생활기술(B=.522, 
ß=.522, t=26.314, p<.001)은 주관적 행복감에 정(+)
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리더십 생
활기술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Model 3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35.9%로 나타
났다. 3단계 회귀분석을 토대로 Model 1에서의 독립변
수인 자원봉사활동이 종속변수인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
는 영향력(ß=.125, p<.001)이 매개변수가 투입된 
Model 3에서 봉사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력(ß=.029,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
로 나타나 자원봉사활동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리
더십생활기술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Table 4. Verification of Mediated Effects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Volunteer activity→
Leadership life skill

Volunteer activity→
Subjective Happiness

Leadership life skill→
Subjective Happiness

B β t B β t B β t

Gender -.096 -.063 -3.045** .030 .019 .925 .080 .052 2.873**

Grade1 -.683 -.241 -10.949*** -.556 -.197 -8.718*** -.200 -.071 -3.536***

Grade2 -.335 -.216 -9.761*** -.242 -.156 -6.887*** -.067 -.043 -2.167*

Economic level1 -.361 -.134 -6.173*** -.499 -.186 -8.345*** -.311 -.116 -5.983***

Economic level2 -.268 -.166 -7.566*** -.236 -.147 -6.520*** -.096 -.060 -3.049**

Volunteer activity .192 .125 6.061*** .145 .095 4.474*** .045 .029 1.593

Leadership life skill .522 .522 26.314***

F 68.800*** 50.804*** 157.745***

R .416 .366 .599

R2 .173 .134 .359

Durbin-Watson 1.860 1.838 1.84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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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Verification of Mediated Effects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Self-development activities→
Leadership life skill

Self-development activities→
Subjective Happiness

Leadership life skill→
Subjective Happiness

B β t B β t B β t

Gender -.091 -.060 -2.909** .031 .020 .961 .079 .052 2.840**

Grade1 -.678 -.239 -10.907*** -.556 -.196 -8.694*** -.200 -.070 -3.525***

Grade2 -.322 -.208 -9.387*** -.238 -.154 -6.751*** -.069 -.045 -2.224*

Economic level1 -.350 -.130 -6.013*** -.495 -.184 -8.251*** -.310 -.115 -5.968***

Economic level2 -.266 -.165 -7.551*** -.239 -.148 -6.581*** -.099 -.061 -3.122**

Self-development activities .175 .152 7.363*** .095 .082 3.857*** .002 .002 .109

Leadership life skill .526 .526 26.380***

F 72.259*** 49.824*** 157.182***

R .425 .363 .599

R2 .180 .132 .358

Durbin-Watson 1.877 1.84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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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자기개발활동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리더십
생활기술의 매개효과

초등학생의 자기개발활동이 리더십 생활기술을 매개
로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Table 
5 참고). Model 1에서는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자
기개발활동이 리더십 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력, 
Model 2에서는 자기개발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
는 영향력, Model 3에서는 리더십 생활기술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
펴보면, Model 1에서 통제변수인 성별(B=-.091, 
ß=-.060, t=-2.909, p<.01), 성적1(B=-.678, ß=-.239, 
t=-10.907, p<.001), 성적2(B=-.322, ß=-.208, 
t=-9.387, p<.001), 경제수준1(B=-.350, ß=-.130, 
t=-6.013, p<.001), 경제수준2(B=-.266, ß=-.165, 
t=-7.551, p<.001)는 리더십 생활기술에 부(-)의 영향
력이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자기개발활동(B=.175, 
ß=.152, t=7.363, p<.001)는 리더십 생활기술에 정(+)
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업성적
과 경제수준이 높고, 여학생이며, 자기개발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리더십 생활기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Model 1
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18.0%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 자기개발활동(B=.095, ß=.082, t=3.857, 
p<.001)는 주관적 행복감에 정(+)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를 토대로 자기개발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Model 2에서 종속변수에 대

한 설명력은 13.2%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 리더십생활
기술(B=.526, ß=.526, t=26.830, p<.001)은 주관적 행복
감에 정(+)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리
더십생활기술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Model 3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35.8%로 
나타났다. 3단계 회귀분석을 토대로 Model 1에서의 독
립변수인 자기개발활동이 종속변수인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ß=.152, p<.001)이 매개변수가 투입된 
Model 3에서 자기개발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ß=.002,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
과로 나타나 자기개발활동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리더십 생활기술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5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리더십 생활기술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Table 6 참고). 

Table 6. Sobel test

먼저, 자원봉사활동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리
더십 생활기술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Sobel test 
statistic= 5.847,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Variable Soble test 
statistic p

Volunteer activity
→Leadership life skill

→Subjective Happiness
5.847 .000

Self-development activities
→Leadership life skill

→Subjective Happiness
7.027 .00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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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자기개발활동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리
더십 생활기술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Sobel test 
statistic= 7.027,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자원봉사활동과 자기개
발활동은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리더십생활기술
은 간접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자기개
발 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리더쉽 생
활기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매개효과 검
증은 Baron & Kenny의 3단계 분석을 수행하여 도출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자기개발 활
동은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15-17]와 일치하는 결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초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주관적 행복
감 간의 관계에서 리더십생활기술 변인의 간접매개효
과를 확인하였다.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아동의 리더십 
생활기술 증진은 물론 주관적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요
인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15]와 맥을 같이 한다.

셋째, 초등학생의 자기개발 활동 참여는 주관적 행복
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자기개발 활동
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현재에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어 선행연구[11, 18]와 맥을 같이 한다.

넷째, 초등학생의 자기개발 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리더십생활기술의 완전매개효과를 확
인하였다. 선행연구[18]와 일치한 결과로 본 연구결과
를 지지한다. 초등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자기개발 
기회가 되는 자원봉사활동의 적극적 참여와 독려를 위
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
램 개발이 필요하다. 자녀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23] 자녀와 부모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으
로 야기는 학습문제의 해소를 위해 방과 후 학교 전담
인력 배치 관련 논의가 이루지고 있어[24] 환영할 일이
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초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 교육에 참여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자원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다는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의 
독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초등학생의 자기개발 활동 증진을 위한 방과 
후 활동 활성화를 제언한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철저
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자기개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초등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을 증진을 위한 유
관기관, 학교, 가정과의 one-stop 구축을 제언한다. 지
역사회 내 설립된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
며 초등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
육환경 구축을 제안한다. 또한 실시간 Zoom 학습참여
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위드 코로나는 교육환경을 변화시켜 모든 초등학생
이 온라인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온라인 학습참여는 취업모 여성의 증가
로 학습참여보다 컴퓨터의 게임 등의 접속을 초래하여 
학습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
황 극복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주민들의 적
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초
등학생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문화재 탐
방, 박물관 탐방, 근거리 학생들끼리의 자조모임 활성화
를 통해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유휴 인적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유휴 인적자
원 확보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에 대한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온라인 수업으로 감소
하는 신체활동, 또래 친구 관계 등의 회복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서 건강한 초등학생은 자
원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취업모 여성의 증가에 따른 온라인학습의 한계로 인
해 초래하는 학습의욕 감소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1365 나눔포털’ 자원봉사시스템이 구축하고 있는 대면 
및 비대면, 혼합형(대면과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프로
그램 활성화는 미래에 야기되는 다양한 전염병 발생으
로 인해 온라인으로 시행되는 교육환경에 대한 유비무
환으로 판단된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 참
여는 자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독려, 자기개발 활동, 
리더십생활기술을 증진시키는 요인임을 고려하여 자녀
와 학부모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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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자기개발 활동 참
여, 리더십생활기술 증진 기회의 어려움, 주관적 행복감 
증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연구
를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시대 이전의 
2018년의 자료를 분석하여 일반화하였다는 연구의 한
계를 갖는다. 후속연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초등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구성하여 자원봉사활동 참
여, 자기개발 활동 참여, 리더십 생활기술 증진,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질적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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