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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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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청소년의 지역의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성별, 연령, 자원봉사 참여기간의 변수로 통제해도 규범, 신

뢰,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는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유스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의 청소년 자원봉사자 156명이었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조사 결과,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은 지역의 규범과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을 받을수록 청소년의 규범과 사회적 연계망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 기간은 규범과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의 결과는 청소년의 규범의식과 사회적 연계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을 더욱 전

략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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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 관련분야에서 사회자본 연구는 학업성취, 행동적응 등과 관련하여 진행되어 

왔다. 각 조사연구는 청소년이 원하는 학업 성과를 달성하고 행동 적응의 문제를 해

결하는데 사회자본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경근, 2000; 

주동범, 1998; 윤현선, 2006; 이정선, 2001; 김경식․안우환, 2003; 김은정, 2006; 이경은․

주소희, 2008). 사회자본은 청소년이 성장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도전과 문제를 극복

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도 사회자본의 역할에 관하여 지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 때문에 연구는 주로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제반 문제

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반면에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가 없다. 

이에 비하여 경영학에서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 인정과 보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업 내 인정과 보상 정책은 임직원들

의 회사에 대한 헌신도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Campbell, 1994; Ritter & 

Taylor, 1997; Leana & Van Buren, 1999), 기업 내 사회자본을 건설한다는 조사결과가 

나타났다(Bigley & Pearce, 1998; Mcknight, 1998)1). 뿐만 아니라 사회학에서 합리적 

선택이론2)은 인정과 보상이 지역 사회자본과 같은 바람직한 가치로 개인을 유도한다

는 논리와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Hechter, 1987; Heath, 1976; Olson, 1965). 각 연구 

분야에서는 인정보상과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1) 기업경영 연구에서 기업 내 인정과 보상이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은 기업이라는 조직의 사회자

본이다. 이와 같은 연구가 인정 및 보상이 지역의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은 아니

다. 지역의 사회자본을 분석의 단위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업경영연구를 바탕

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인정과 보상이 주어지면 지역 사회자본도 증진될 것이라는 문제의식

을 가지고 있다.   

2) Hechter(1987), Heath(1976), Olson(1965) 등이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관점

에 따르면 행위 주체자는 이타성 뿐만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라는 최대이익추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구성원은 이타성을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무임승차하려거나 사회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경

향이 있어서 이들을 사회적 가치나 사회자본을 증진하도록 순응시키는데 인정 및 보상과 같은 

도구나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관점은 지역사회가 사회자본을 창출하거나 촉진하

기 위하여 조직이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천 도구개발의 여지를 열어 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인간이나 조직의 행위도 규범이나 가치 즉 사회자본에 의해 형성되고 재조정된다는 사실

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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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소년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을 형성하고자 경영학의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인정과 보상을 통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1995년 5․31 교육개

혁이후, 제도화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정부가 모범적인 청소년 자원봉사자

에게 표창을 하거나, 관련 기관은 청소년에게 시상, 인증서 발급, 교육과 참여 기회와 

같은 다양한 인정과 보상 제공을 통하여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독려하고 청소년이 

상부상조의 정신 등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를 함양하도록 즉 사회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해 왔다. 하지만 청소년 자원봉사 연구에서는 인정과 보상이 지역 사회자본을 형

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진행된 바가 없다. 그러나 성인 자원

봉사자를 조사의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지역 사회자본을 형

성한다는 주장과 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다(이강현 외, 2001; 이강현․정진경, 2006). 

따라서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지역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 중에서 어느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밝히는 의미가 있으며 실천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줄 것이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원봉사는 중요하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자원봉사를 통하

여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고 규범과 신뢰 및 사회적 연계 등의 사회자본을 키워나간다

면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여기에서 자원봉사 인정보상과 사회자본의 관

계를 밝히는 연구는 청소년 자원봉사 관련 기관이나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자본 증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영학 분야의 연구결과와 합리적 선택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자

원봉사자에게 인정과 보상을 제공하면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이 형성되고 증진되는

데 도움을 줄 것 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과 자원봉

사 인정과 보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청소년 

이외의 분야에서 거둔 연구 성과를 근거로 하여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인정과 보상

이 지역의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갖는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 청

소년 제반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으나, 본 연구는 지역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기존에 시도되지 않은 

연구영역을 개척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 관련 연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3호

- 122 -

구 내용은 자원봉사관리 매뉴얼 수준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자원봉사 인정

과 보상을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조명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이론화에 조금이나

마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기존 사회자본 연구는 실천적으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조직의 활용도구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 연구는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의 

관리가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함으로써 조직의 실천도

구의 역할을 고찰해보는 기회가 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자본의 개념과 분석단위

사회자본 관련 연구를 검토하면 사회자본은 규범(norm), 신뢰(trust), 사회적 연계망

(network) 이외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구조를 포함한다. 사회자본 구성요소로 의무

(obligations), 기대(expectations), 신뢰할 수 있음(trustworthiness), 정보 흐름(information 

channels), 규범(norms)을 포함시키기도 하며(Coleman, 1988), 헌신(commitment), 정체

성(identity)을 포함하기도 한다(Veenstra & Lomas, 1999). 학자나 기관에 따라 구성

요소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신뢰, 규범,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사회자본을 연구하

는 경향이 강하다(최종혁 외, 2010).

대체로 관련 연구자들은 퍼트남(Putnam)의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을 사회자본

의 구성요소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 이유는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이 상호 유

기적 연관성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측정할 수 있도록 도구화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 

구성요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안청시 외, 2006). 규범은 계에서 나타나는 서로 돕는 

협력적 노력 혹은 상부상조를 지칭한다. 협력적 노력이나 상부상조는 내가 오늘 베푸

는 혜택이 미래에 보상받으리라는 상호기대를 전제로 하는 포괄적 호혜성이다. 남에

게 나의 자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미래의 언젠가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 

때문인데, 이때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뢰이다. 상대방의 성향과 선택, 결과 등

을 알고 있으며, 내가 원하는 선택을 상대방이 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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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협력적 노력이라는 규범이 지켜지기 위해서 신뢰가 필

요하다. 또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적 연계망이 필요하다. 호혜적 관계가 밀

접한 사회적 연계로 연결되어 있다면 신뢰 평판을 모니터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연계망을 통해 교환이 반복되면서 호혜성의 규범

이 발달한다. 그러므로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은 상호연관을 가지는 사회자본의 

필수 요소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사회자본의 신뢰, 규범, 사회적 연계망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질이기 보다는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퍼트남에게 사회자본이란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의 속성을 지칭한다(안청시 외, 2006). 사회자본은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

는 사회구조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구조에서 개인이나 조직은 사회자본에 의해 

특정행위를 유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자본은 행위자 사이의 관계의 구조에 있다

(Coleman, 1988). 즉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에 내재되어 있거나 사회적 관계에서 발

생하는 구조나 가치로서 협동 능력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이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는 가족 내의 관계, 학교나 기업과 같은 조

직 내의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각각

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의 측정도구 내용이 달라진다. 청소

년과 관련된 사회자본이 가족이라는 환경을 중심으로 연구되는 경우, 사회자본 구성

요소도 청소년과 부모 및 형제들 간의 관계, 부모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관여와 

관련되어 정의된다(Coleman, 1988; Croll, 2004; 김연희․김선숙, 2008; 김경근, 2000). 

이에 비하여, 국가나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분석하는 연구(박희봉․김명환, 2000; 소진광, 

2004; 서혜숙, 2006; National Civic League, 1993)에서는 신뢰, 규범, 사회적 연계망

이 정부나 사회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된다.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이 지역주

민의 제도나 정부의 신뢰, 지역사회에 협력,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사회적 연계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측정도구가 정의된다. 그러므로 어느 분석단위를 연구의 영역으로 

삼느냐에 따라 사회자본이라 하더라도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의 조작적 정의가 달

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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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자원봉사와 사회자본 관련 연구

청소년 관련 연구에서 사회자본 연구는 학업성취, 행동적응 등과 관련하여 진행되

어 왔다. 각 조사연구는 청소년이 원하는 학업 성과를 달성하고 행동 적응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자본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경근, 

2000; 주동범, 1998; 윤현선, 2006; 이경은․주소희, 2008). 청소년의 행동 및 학업성

취와 사회자본과의 관련성 연구는 주로 가족의 사회자본을 초점으로 하고 있으며, 사

회자본을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과 사회자본 연구의 

대부분을 보면 아직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지 않은 듯하다. 또한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연구도 청소년 연

구에서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연구에서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과 그 사회자본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서 논의되고 있다. 청소년 자원봉사 관련 분야에서는 사

회자본을 직접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 자원봉사의 효과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청소년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결과 사회적 책임감이 증가되었다는 조사결과가 보고되어 

왔다(이지은, 1997; Myers-Lipton, 1998; Conrad & Hedin, 1989; Newmann & Rutter, 

1983; 문성호․문호영, 2009; 김진숙, 1999). 청소년의 봉사학습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이 이타성이나 사회적 책임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한인영 외, 2005; Switzer 

et al., 1995),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한 통제집단에 비해 이타

성이나 사회적 책임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김동배․조학래, 

1997). 지역사회 개선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아동보호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보다 사

회적 책임성이 더 많이 향상되었다고 한다(Hamilton & Fenzel, 1988; 권순미, 2004). 

자원봉사는 개인 인성과 사회적 책임감 등과 같은 가치 증대에 기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콘라드와 헤딘(Conrad & Hedin, 1989)은 자원봉사에 대한 다양한 효과를 총망

라하였는데 청소년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짐으로써 ‘사회적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상을 통하여 자원봉사는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중요한 측면은 사회적 자질의 내용 중에서 ‘사회적 책임성’과 같은 내용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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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규범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사회적 책임성은 사회적 목표의 향상을 위해 다른 

사람과 기꺼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작용하며 변화에 대한 개방성을 갖는 것으

로 설명된다(Greenberger, 1984; 조학래, 1997, 재인용). 남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

음이 사회적으로 발현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성을 가지게 되고, 공통의 감정과 

소속의 감정을 느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이 표현된다(김제니, 2004). 사회적 책임성이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으로서의 협력의지와 활동이다. 사회적 책임성은 사회자

본 중에서 서로 돕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자 하는 규범과 같은 성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규범은 상부상조이자 협력이며 남을 돕는 활동이고

(Putnam, 1993), 개인의 이익을 삼가하고 집합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Coleman, 1988). 즉 규범은 협력하고 남을 돕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성과 유사하다. 

따라서 자원봉사가 사회적 책임성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은 즉 자원봉사가 규범과 같

은 사회자본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의 효과는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진

행되어 왔다.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의 수상자들 대상 조사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자

원봉사에 참여하면 주변의 네트워킹을 이용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고 주변 사람

들과 기관을 연계하게 된다고 결론지었다(문성호 외, 2009).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성과 자원봉사는 많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성

호․정태연, 2010).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은 친구를 포함하여 지역사

회 주변의 사회적 연계를 강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원봉

사는 사회적 책임성 즉 규범 및 사회적 연계망과 같은 사회자본 증가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 연구 영역에서도 자원봉사와 지역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있는

지 살펴보았다. 국회도서관 사이트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DBpia와 KISS의 학술지 검

색에서 ‘사회자본’을 주제어로 입력하였고, 그중에서 청소년 사회자본과 관련된 연구

는 총 34건이었으며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거

의 없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조남억(2008)은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과 사회자본의 

관계를 조명하였는데, 조사를 통하여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이 길거나 리더십 경험

이 많을수록 지역 사회자본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연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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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의 하나인 자원봉사가 지역의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비슷한 결론이 성인 영역의 사회자본연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참여가 지역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사회적 신뢰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Putnam, 1995a ; 안청시 외, 2006). 지역주민의 다

양한 사회참여 중에서 자원봉사 참여가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집단 내 협력 및 정보공유의 

정도가 높고(박희봉․김명환, 2000), 자원봉사 참여는 사회 및 사회구성원에 대한 일반

적 신뢰의 형성과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철희, 2007).

또한 지역의 사회자본 관련 연구들은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지역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성(性)과 연령이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거나(Gawachi, 1997; Veenstra & Lomas, 1999) 주장된다(오홍석, 2002). 남

성이 여성보다 신뢰수준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신뢰가 높고 집단 내 협력도 높으

며 정보공유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박희봉․김명환, 2000). 그리고 

퍼트남(Putnam, 1995a)은 General Social Survey의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교육정

도가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다. 교육받은 연한이 높은 사람일수록 지

역사회 참여도와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자가 교류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과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기존연구에서는 성, 연령, 교

육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이 지역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 

자원봉사 활동을 마친 청소년에게는 수료증 수여, 종결모임, 확인증 발급, 각종 청소

년봉사상 시상, 감사장 등으로 인정과 축하를 해준다(함병수, 2005). 인정과 축하 즉 

인정과 보상은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시작한 이래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자원

봉사 인정과 보상은 실천과 연구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고려되고 있다(McCurley & 

Lynch, 1996; 이강현 외, 2001). 자원봉사 관련 연구에서 자원봉사 인정․보상은 ‘자원

봉사활동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승인하기 위해 제공되는 유무형의 것’이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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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현․정진경, 2006; 이강현 외, 2001). 인정과 보상은 인적 자원의 유지와 관리에

서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장희선, 1995).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에 있어서 장희선(1995), 이진(1995), 김동배 외(1998)의 분류

는 포괄적이지 않지만, 챔버(D. E. Chambers, 2000)는 인정과 보상의 다양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현금, 신용, 현물, 기회, 사회적 보상, 정서적 보상이라는 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이강현․정진경(2006)은 아래 표 1과 같이 자원봉사 

인정보상을 정리하였다. 활동비용, 쿠폰, 기념품, 교육기회 등의 제공이나 표창이나 

인증서로 그 활동을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감사표시의 정서적 보상도 인정과 보상에 

해당된다. 

<표 1>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의 종류

현금
준 현금성

신용
현물 기회 사회적 인정 정서적 보상

- 교통비 지급

- 식비 지급

- 봉사활동 

 재료비

- 상품권

- 할인쿠폰

- 주차권

- 기념품

- 기타

- 국내외행사 

  참여기회

- 파티 참석기회

- 교육훈련 참석기회

- 새업무나 직위부여

- 표창

- 승진취업 시 

 가산점

- 인증서

- 언론매체홍보

- 감사편지

- 언어적 

  비언어적 

  감사표시

- 생일파티

청소년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현장에서는 실시되어 왔지만 그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지 않았다. 국회도서관 사이트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DBpia와 KISS의 학술지 검

색에서 ‘자원봉사’를 주제어로 입력하였고,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에 관한 연구를 검토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자원봉사 연구 분야에서 자원봉사 인정 및 보상과 사회자본

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그러나 성인 자원봉사 연구에서는 자원봉

사 인정과 보상이 자원봉사의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있

다. 이강현․정진경(2006)에 따르면, 43개의 자원봉사센터와 민간자원봉사단체 중에서 

6개 조직은 자원봉사 인정 보상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자원봉사 가치 증진’이라고 

응답하였다. 이강현 외(2001)과 이강현․정진경(2006)은 자원봉사자의 공헌에 대한 적

극적인 인정과 보상을 아끼지 않을 때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의 가치가 수호되고 자

원봉사활동이 높이 평가되며 궁극적으로 자원봉사의 가치가 증진된다고 주장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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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사 현장과 연구조사에서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사회자본과 관련 있음을 인식하

고 있다.  

더욱이 합리적 선택이론은 사회자본과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관련 있다는 주장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사회도 관리

를 통하여 사회자본을 형성, 유지, 증진시킨다고 한다(Hechter, 1987; Heath, 1976; 

Olson, 1965; Madhok & Tallman, 1998; Parkhe, 1993; Ring & Van de Ven, 1994). 

인간은 사회에 대한 헌신을 외면하거나 무임승차의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의 순

응과 헌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는 인정과 보상의 기제를 두고 관리한다. 국가 혹

은 지역사회를 분석의 단위로 연구하는 헥터(Hechter, 1987)는 긍정적 제재인 ‘보상

(reward)’, ‘상징적 제재(symbolic sanctioning)’, ‘긍정적 제재(positive anctioning)’를 인

정과 보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비영리조직은 무료음식, 건강검진, 무료관람권, 상

(prize)과 같은 비화폐적 보상을 사용하여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헌신적인 자세를 가지

고 헌혈하도록 유도한다(Timuss, 2002). 또한 ‘상징적 제재’ 나 ‘긍정적 제재’는 명예, 

권위, 부끄러움을 통하여 제재하는 것인데(Hechter, 1987), 구성원이 사회에 순응하면 

명예와 권위와 같은 상을 주고, 순응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서 구성원이 

사회의 가치에 순응하도록 유도한다. 이처럼 헥터(1987)나 티트머스(Timuss, 2002)는 

보상이나 시상과 같은 긍정적 제재인 인정과 보상을 구성원을 지역 사회자본이나 사

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바로 앞서 제시한 자원봉사의 인정과 보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인

정과 보상이 합리적 선택이론의 인정 및 보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교통비, 식비, 재료비에 대한 ‘현금’보상을 보면, 이는 헥터가 말하는 보상제재와 유사

하다. 봉사활동에 소비되는 개인적 희생을 보상해줌으로써 자원봉사의 가치에 순응하

도록 유도하는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상품권, 할인쿠폰, 기념품, 기회 제공과 같은 

‘준 현금성 신용’, ‘현물’, ‘기회’의 인정과 보상은 티트머스의 비화폐적 보상(Titmuss, 

2002)과 같이 구성원이 사회자본이라는 가치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표창, 승진 취업 시 가산점 부과, 자원봉사인증서 부여, 언론

매체 홍보와 같은 ‘사회적 인정’도 자원봉사자 개인에게는 명예를 주고 사회적으로는 

훌륭한 예를 가시화함으로써 자원봉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인정을 통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헥터의 긍정적 제재의 통제역할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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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chter, 152).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 중에서 감사편지를 주거나 생일파티를 열어주

는 것과 같은 ‘정서적 보상’도 개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함으로써 개

인의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적인 활동과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개인의 이기주의를 약

화시키고 자원봉사의 정신을 더욱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인 현금이나 가산점 부여, 준 현금성 신용, 

현물, 기회의 비화폐적 보상과 표창이나 홍보와 같은 사회적 인정은 합리적 선택이론

가들이 말하는 인정과 보상의 기능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은 희

생에 대하여 보상해주고 자원봉사활동 가치를 널리 알려서 개인주의를 약화시키고 협

력의 규범을 일깨우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자본이 

형성되고 강화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소

년 자원봉사활동을 고려할 때 역시 자원봉사에 대한 인정과 보상도 청소년의 지역 사

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학 이외의 타 학문인 경영학의 한 연구 분야에서도 인정과 보상이 조직 내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다. 기업에서 높은 임금이 임직원들의 이직

율을 감소시키고 조직에 대한 헌신을 증가시키며(Campbell, 1994; Ritter & Taylor, 

1997; Leana ＆ Van Buren, 1999), 승진을 통하여 조직이 선호하는 가치와 행동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고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 내 사회자본을 건설한다(Bigley ＆ 

Pearce, 1998; Mcknight, 1998)고 한다. 기업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참

여, 수료증받기, 업무성과에 대한 칭찬도 순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드러

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사용된다(Leifer & Mills, 

1996). 기업의 인정과 보상은 기업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헌신도, 협력과 같은 규범, 

정보공유 등의 기업의 사회자본을 증가시킨다. 연구의 대상이라는 환경이 다르기 하

지만 이러한 측면은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인정과 보상을 

보건데,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인정과 보상이 있으며,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인정과 보상도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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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모형과 가설  

이 연구는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인정과 보상정책이 지역의 

사회자본을 증진시키고 공고히 한다(Hechter, 1987; Titmuss, 2002). 자원봉사 기존 

연구에서는 인정과 보상 정책이 지역의 사회자본을 증진시킨다고 문제 제기되어 왔다

(이강현․정진경, 2006; 이강현, 2001).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주장과 연구결과가 청소

년의 지역 사회자본 형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

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퍼트남(1995a), 가와치(1997), 빈스트라와 로마스(1999), 박희봉․김명환(2000), 오

홍석(2002) 등의 지역 사회자본 관련 연구자들은 인구사회적 특성이 지역사회 사회자

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참여가 성

인 및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되거나 검증되었다

(이지은, 1997; 문성호․문호영, 2009; 한인영 외 2005; Putnam, 1995b; 박희봉․김

명환, 2000; 강철희, 2007). 그러므로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지역의 사회자본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자원봉사 참여가 청소년의 지역 사

회자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이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보고자 한다. 즉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원봉사 참여를 통제하여도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종속변수에 있어서 퍼트남이 제시하는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을 종속변수로 보

고자 한다. 다양한 요소들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연

구자들은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을 기본적인 핵심 요소로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 모형에 따라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자원봉사 인정․보상은 청소년의 지역 규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자원봉사 인정․보상은 청소년의 지역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자원봉사 인정․보상은 청소년의 지역 사회연계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131 -

2. 조사대상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인정․보상의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조직의 청소년

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인정․보상의 수혜를 많이 받은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

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확률표집의 유의적 표집으로 조사대

상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탐색적 특성이 강한 연구이므로 이 표집방법을 

사용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유의적 표집방법에 의하여 2009년에 ‘서울특별시 자치구 자원봉사 활성화 평가’에

서 우수구로 선정된 서초구를 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1개의 구만을 선정하는 이

유는 조사대상자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기존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특수한 

문화와 가치에 따라 사회자본의 수준이 다르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자원봉사자의 

이질적 문화 환경이라는 외생변수를 제거하고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자 1개 지역구로 

조사지역을 제한하였다. 

인정․보상의 제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관의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서초구 자원봉사의 연계․조정 기관인 서초구자

원봉사센터에 의뢰하여 인정․보상 제도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종합복지관 2곳과 

유스센터 2곳을 추천받아 그 곳의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조사는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다. 자원봉사 담당자를 만나 조사의 내용

을 설명하고 조사내용을 숙지한 그 담당자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180부의 설문

지 중에서 156부가 회수되었다. 기술통계로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PASW Statistics 18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측정도구

1) 독립변수: 자원봉사 인정․보상

이강현․정진경(2006)의 인정과 보상은 다양한 인정 보상의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

기 때문에 이 문항을 채택하였다. 인정과 보상의 종류인 현금, 준현금성 신용,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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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사회적 인정, 정서적 보상 중에서 응답자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인정과 보상의 

종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입된 인정보상의 종류의 수를 합한 값을 인정과 

보상의 값으로 하였다. 

2) 통제변수 

(1) 인구사회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의 측정에 있어서 퍼트남(1995a)의 측정도구를 채택하고 일부의 내

용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수정하였다. 성은 남성 1과 여성 0으로 더미 처리 

하였다. 교육연한에 있어서 ‘초등학교 재학중 = 1’, ‘중학교 재학중 = 2’, ‘중학교 졸업 

= 3’, ‘고등학교 재학중 = 4’, ‘고등학교 졸업 = 5’, ‘대학교 재학중 = 6’으로 측정하

였다. 연령에 있어서 응답자의 연령을 기입하도록 하고 그 연령으로 측정하였다.   

(2) 자원봉사 참여 

박희봉과 김명환(2000)의 연구에서 ‘지난해 자원봉사에 참여하셨다면, 한 달에 평균 

자원봉사에 참여한 시간’으로 자원봉사 참여정도를 측정하였다. 한편 유화영(2001)은 

청소년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그동안 자원봉사 한 기간은 몇 년 몇 개

월인가’, ‘자원봉사 참여 빈도’, ‘자원봉사의 1회당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자원봉사 총 

기간에 따라 사회자본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화영(2001)의 측정도구 중에서 

‘그동안 자원봉사 한 기간은 몇 년 몇 개월인가’를 채택하여 측정하고 총 개월 수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3) 종속변수 

사회자본의 대표적 구성요소인 신뢰, 규범, 사회적 연계망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조

사하고자 하는 사회자본의 단위에 따라 다르다. 분석단위가 가족의 사회자본인 경우에

는 부모의 존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정의가 이루어진다(Coleman, 

1988; Croll, 2004; 김연희․김선숙, 2008). 또한 조직 내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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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경우에는 조직구성원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의한다(김태선, 2007; 오홍석, 2002; 

박희봉, 2002; Bolino et al., 2002; Leana & Van Buren, 1999).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

자 하는 사회자본 범위는 지역사회이므로 지역의 사회자본 관련 기존연구의 내용을 검

토하여 신뢰, 규범, 사회적 연계망을 조작 정의하였다.  

(1) 규범

각 연구자들이 정의한 규범 개념이 너무 다양해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규범을 상호협력이나 서로 돕는 행위 정도로 제한하는 퍼트남

(1995a)과 서혜숙(2006)의 개념과 측정도구를 중심으로 조작 정의하고자 한다. 이들의 개념

이 규범과 다른 사회자본 구성요소와의 상호 설명을 비교적 이해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퍼트남(1995a)은 규범을 상호협력과 타인을 돕는 행위의 내용으로 간주하고, 서혜

숙(2006)은 그 내용을 기준으로 지역사회 규범의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문항은 ‘나

는 이웃을 위해 일상적인 일을 도와 준 적이 있다.’, ‘나는 쓰레기나 오물을 주워 본 

적이 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웃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잘 해결하는 편

이다.’, ‘나는 내가 속한 단체가 결정을 내릴 때 전체 의견에 따르는 편이다.’, ‘나는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시간이나 돈을 들이는 편이다.’로 하고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규범의 값은 각 문항 값의 합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

도계수는 .545로 나타났다.  

(2) 신뢰

지역사회 신뢰에 관한 측정도구를 보면, 큰 이견이 없는 듯하며 대체로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로 구분한다(Fukuyama, 1995; 서혜숙, 

2006). 미국의 전국시민연맹(National Civic League, 1993)과 박희봉과 김명환(2000)의 

신뢰 측정도구는 지역의 사회자본 관련 연구들의 신뢰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

서 ‘나는 우리 지역사회 이웃을 신뢰한다.’, ‘나는 우리 친척 및 친구를 신뢰한다.’, 

‘나는 우리나라 정부를 신뢰한다.’, ‘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한다.’를 4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 신뢰의 값은 각 문항 값을 합한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이 척도 

신뢰도계수는 .70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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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연계망

지역 사회자본 연구자들은 사회적 연계를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고 

양과 질을 측정한다(Stone, 2001; 서혜숙 2006; 김태준, 2003; 김태선, 2007). 개인적 측

면으로는 개인적 목적이나 사적이익을 위한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사회적

으로는 공익목적을 위한 집단에 기초한 관계, 지역사회 및 제도와의 관계가 있다. 

여러 관련 연구 중에서 서혜숙(2006)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연계를 개인관계와 사회

적 관계, 교류의 양과 질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으므로 이를 채

택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나는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할 가까운 친구가 많은 편이

다.’, ‘나는 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많은 편이다.’, ‘내가 속한 단

체는 모임을 자주 갖는 편이다.’, ‘나는 내가 속한 단체에 회비를 잘 내는 편이다.’, 

‘내가 속한 단체의 회원들은 다른 단체의 회원들과 자주 만나는 편이다.’, ‘나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를 4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사회적 연계망의 값은 각 문항의 값을 합한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이 척

도 신뢰도계수는 .703으로 나타났다.  

Ⅳ. 연구의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직별로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조사 응답자는 총 156명이며, A유스센터 청소년자원

봉사자 55명(35.3%), B유스센터 청소년자원봉사자 48명(30.8%), A복지관 청소년자원봉

사자 27명(17.3%), B복지관 청소년자원봉사자 26명(16.6%)이 응답하였다. 성별분포를 

보면, 남성이 75명(48.1%) 여성이 81명(51.9%)이고, 평균연령은 15.80세로 나타났다. 

교육정도에 있어서, 총 응답자 156명 중에서 중학교재학인 청소년이 53명(34.0%), 

중학교 졸업한 청소년이 2명(1.3%), 고등학교 재학중인 청소년이 90명(57.7%), 고등학

교 졸업한 청소년이 4명(2.6%), 대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이 7명(4.5%)로 나타났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받은 자원봉사 인정․보상의 종류 수에 있어서 응답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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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155명은 평균 1.92개의 인정․보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총 봉사활동 기간에 

있어서, 응답한 139명의 청소년은 평균 22.38개월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 조사에 있어서, 결측에는 각 문항의 평균값을 

대입하였다. 먼저 규범에 있어서, 총 응답 청소년 156명의 평균은 13.41로 나타났고, 

신뢰의 평균은 11.17, 사회적 연계망의 평균은 16.39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항 빈도(%) 문항 평균

 조직의 종류(n=156)  연령

  (n=156)(세)
 15.80 

    A유스센터(명)  55(35.3)

    B유스센터(명)  48(30.8)  자원봉사인정보상

  (n=155) (종류)
  1.92

    A복지관(명)  27(17.3)

    B복지관(명)  26(16.6)  자원봉사기간

  (n=139)(개월)
 22.38

 성(n=156)   

    남성(명)  75(48.1)   

    여성(명)   81(51.9)  규범(n=156)

  (5문항, 4점척도)
 13.41

 교육(n=156)  

   중학교재학(명)  53(34.0)  신뢰(n=156)

 (4문항, 4점척도)
 11.17

   중학교졸업(명)   2(1.3)

   고등학교재학(명)  90(57.7)  연계망(n=156)

 (4문항, 4점척도)
 16.39

   고등학교졸업(명)   4(2.6)

   대학교재학(명)   7(4.5)   

2.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청소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독립변수의 다중 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VIF 값을 살펴보았다. 각 독립변수들의 VIF 값은 최소 1.078에서 최고 3.817로 나타

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표 3>과 같이 상관관계도 분석하였다. 그런

데 교육과 연령에 있어서 상관계수가 .839**로 높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

는 것으로 판단하여 독립변수에서 교육의 변수를 제외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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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독립변수의 상관관계

인정보상 성별 연령 교육 자원봉사참여

인정보상 1

성별 -.094 1

연령  .353** -.086 1

교육  .363** -.100 .839** 1

자원봉사참여  .325**  -.277** .366** .3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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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규범에 미치는 영향

성별, 연령, 자원봉사참여 변수의 통제 하에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규범에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R2 값은 .073으로서 각 변수들이 규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7.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분석결과, 각 변수 중에서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규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86, p < 

.05). 자원봉사 인정․보상은 다른 변수의 통제를 받아도 종속변수인 규범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하여 인정과 보상을 받을수록 규범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 활동에서 인정과 보상을 받을수록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도우

려 하며 그리고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모델에서 자원봉사 참여기간이 규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β = 

.186, p < .05).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기간이 길수록 규범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

다. 자원봉사를 짧게 한 사람보다 자원봉사활동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지역사회에 관

심을 가지고 이웃을 도우려는 인식이 더욱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규범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델 (β)

독립변수 자원봉사 인정보상   .186*

통제변수

성별   .000

연령  -.105

자원봉사참여   .186*

상수 14.146

R2   .073

F  2.619*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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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성별, 연령, 자원봉사참여 변수를 통제해도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이 F값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델 (β)

독립변수 자원봉사 인정보상   .224

통제변수

성별   .008

연령  -.165

자원봉사참여   .105

상수 12.931

R2   .060

F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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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사회적 연계망에 미치는 영향

성별, 연령, 자원봉사참여 변수의 통제 하에서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사회적 연계

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표 6>의 결과에서 R
2
 값은 .165로서 각 변수들이 

사회적 연계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16.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분석결과, 각 

변수 중에서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사회적 연계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304, p < .01). 자원봉사 인정․보상은 다른 변수의 통제를 

받아도 종속변수인 사회적 연계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하

여 인정과 보상을 받을수록 사회적 연계망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모델에서 자원봉사 참여기간이 사회적 연계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β = .251, p < .01).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기간이 길수록 사회적 연계망도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를 짧게 한 사람보다 자원봉사활동을 오래 

한 사람이 친구와 이웃이 많은 편이고 모임이나 회원 간의 친교가 활발하고 지역사회 

정보도 더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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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사회적 연계망에 미치는 영향

변수            통합모델 (β)

독립변수 자원봉사 인정보상   .304**

통제변수

성별  -.025

연령  -.167

자원봉사참여   .251**

상수 18.335

R
2

  .165

F  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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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분석 결과,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규범 및 사회적 연계망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므로 가설 1과 3은 지지되었고, 가설 2는 기각되었다.  

분석 결과의 해석을 정리해보면,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규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86, p < .05). 이는 표창이나 자원봉사 인증서

의 부여, 언론매체의 홍보, 활동비용의 보상, 기회부여 등은 청소년 개인의 협력의 정

신과 상부상조의 규범의식을 더욱 고취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인정과 보상을 통하여 

청소년의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적인 활동을 영웅의 행동과 같은 고귀한 행동이자 정

신이라 높이 평가해줌으로써, 청소년의 이기주의는 약화되고 규범의식은 더욱 고취된

다고 할 수 있다. 기업 임직원의 자원봉사참여가 조직 내 사회자본인 규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박희봉, 2002)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자원봉사 인정과 보

상은 청소년의 규범 내재화에서 촉진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사회적 연계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304, p < .01).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사회적 연계망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는 인정과 보상을 받을수록 청소년은 개인적

으로 의논할 친구가 많아지고, 단체나 모임에 자주 나가고, 다른 청소년과 자주 만나

고, 정보를 많이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인정과 보상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인정과 

보상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적 연계망이 증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이해할 수 있

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응답한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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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기회(국내외 행사 참여기회, 파티 참석기회, 교육훈련 참석기회)를 제공받은 

청소년이 53명, 정서적 보상(감사편지, 생일파티)을 제공받은 청소년이 53명이었다. 

기회나 정서적 보상의 인정과 보상은 청소년에게 행사 참여, 교육훈련 참여, 생일파티

의 참석 기회를 줌으로써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며 교류하고 친분을 쌓

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따라서 인정과 보상은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과 친분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계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기간이 규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 .186, p < .05), 사회적 연계망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51, p < .01). 기존 연구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성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

다 집단 내 협력 및 정보공유의 정도가 높다고 한다(박희봉․김명환, 2000). 그리고 

기존 청소년 자원봉사 연구에서 자원봉사가 사회적 책임성과 같은 규범 및 사회적 연

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yers-Lipton, 1998; Conrad & Hedin, 

1989; Newmann & Rutter, 1983; 한인영 외, 2005; 문성호․문호영, 2009; 김진숙, 

1999; 허성호․정태연, 2010). 본 연구의 결과도 기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원봉사를 짧게 한 청소년보다 자원봉사활동을 오

래 한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와 지역문제 해결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그

리고 자원봉사를 오래한 청소년이 친구가 많은 편이고 모임이나 회원 간의 친교가 활

발하고 지역사회 정보도 더 많은 편이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함의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에 주어지는 인정과 보상이 사회자본 구

성요소인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 연구는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사회자본을 증진시킨다는 주장이 청소년에게도 적용되는지를 

검증하고 실천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인정과 보상은 지역의 사회자본을 형성시킨다는 논리적 주장

이 있었고(Hechter, 1987; Titmuss, 2002), 자원봉사 연구에서 자원봉사 인정 보상은 

주민들의 자원봉사 가치 즉 사회자본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이강현․정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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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이강현 2001). 그렇다면 인정과 보상이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에도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본 결과,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은 사회자본 구성요소 

중에서 규범과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창, 인증서의 부여, 언론매체의 홍보, 활동비용의 보상, 기회부여 등과 같은 인정

과 보상은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고귀한 정신으로 인정함으로써 청소년 개

인의 협력의 정신과 상부상조의 규범의식을 더욱 고취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

원봉사가 이타심의 표현이자 실천이지만 적극적인 인정과 보상을 통하여 인간의 이기

적인 부분을 협력의 정신과 상부상조의 규범의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제시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규범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과 보상을 보다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은 청소년의 사회적 연계망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행사 참여, 교육훈련 참여, 

생일파티의 참석 기회와 같은 인정과 보상을 제공하면 청소년은 다른 청소년들을 만나

게 되며 교류하고 친분을 쌓음으로써 친구가 많아지고, 단체나 모임에 자주 나가고, 

정보를 많이 가지게 된다는 의미를 제공한다. 이 결과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정과 보상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적 연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인정과 보상을 세심하게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연구결과, 통제변수 중에서 자원봉사 참여가 규범과 사회적 연계망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청소년 자원봉사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시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활동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외의 통제변수 중에서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인 조사대상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신

뢰수준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신뢰가 높고 집단 내 협력도 높으며 정보공유의 정

도도 높은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Gawachi, 1997; Veenstra & Lomas, 1999; 오홍석, 

2002; 박희봉․김명환, 2000).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나 연령이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 결과는 청소년이 성인과는 다른 경향을 가지거나 아니면 

조사대상 사례수가 부족하여 유효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도 추측할 수 있

다.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향후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 요인에 관한 연구를 풍부하게 하여 재차 검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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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 증진을 위해서도 인정 및 보상과 같은 관

리의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헥터(1987)

나 티트머스(2002)와 같은 합리적 선택이론가들은 사회구성원이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가치에 순응하도록 하는데 사회구성원을 유도하는 능력에 따라 사회의 바람직한 가치

인 사회자본도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즉 구성원의 지역 사회자본도 인정 및 보상과 

같은 기제를 통하여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 기초한 본 연구

의 조사검증 결과는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 증진을 위해서 자원봉사 관련조직의 관

리 즉 주체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을 증진시키

는데 관련 있는 조직들의 노력과 관리에 초점을 두는 이론과 연구에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동참하도록 하는 조

직의 노력에 관심을 둔다. 이는 자원봉사 이론의 영역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

다고 본다. 합리적 선택이론과 청소년 자원봉사 관리의 접목을 통하여 인정 보상과 

같은 매뉴얼 수준의 청소년 자원봉사 관리 업무 내용이 이론적 측면에서 활발하게 논

의되어 탄탄한 논리적 고리를 만들음으로써 실천에도 도움이 되고 연구의 내용도 확

장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인정 및 보상이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

친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초보적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인간의 이타성과 이기

성, 자원봉사 동기, 인정 보상 등의 자원봉사 관리, 자원봉사 지속성, 만족도, 사회자

본 등의 상호 관계와 경로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청

소년 자원봉사 현장의 문제제기와 노력이 이론을 바탕으로 정리되고 실천과 학문적 

성과 모두를 풍부하게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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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Recognition and Rewards for 
Youth Volunteers on the Social Capital of Community  

Woo, Jung-J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recognition and rewards 

for youth volunteers in terms of norms, trust, and community networks.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whether or not the recognition and rewards for youth 

volunteers as an independent variable affects norms, trust, and networks, with the 

control variables of sex, generation gap, and volunteer work. The data from 156 

youth volunteers working at youth centers and social welfare agencies using 

recognition and rewards management for volunteers were collected. This research 

made use of descriptive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ASW Statistics 

18 were used for the purposes of data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recognition and rewards for youth volunteers affects both norms and networks. It 

was also found that volunteering affects both norms and network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recognition and rewards for youth volunteers need 

to be considered strategically in order to encourage youth to become less selfish 

and more responsible and independent, to increase both norms and networks. 

Key Words : social capital, youth volunteer, recognition and rewards for volunt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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