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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articipation of union members who involved in 
the Korean health cooperatives.
Methods: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1,041 respondents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seven health cooperatives. In or-
der to verify the hypothesi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Results: Longer tenure, higher collective motive, organizational age were associated with types of participation. In operative partici-
pation, marital status, higher reward motive, better accessibility to the cooperatives influenced concern about the high-level partici-
pation. Organizational age were associated with the high-level participation in management participation. Longer tenure, interaction 
with staff, management participation were involved in additional investment.
Conclusion: This is the first study to statistically prove that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participation in the health cooperativ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provision of differentiated strategies should be useful for increase of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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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1)은 주민들이 건강과 의료

의 문제를 지역을 단위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으로 조합원들

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율과 자치, 평등과 민주주의, 연대와 상호부

조 등 협동조합의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된다[1,2]. 의료생협에서 참
여는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우선 조합원들은 출자를 통해 공
동으로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 등)과 건강과 관련된 시설(건
강검진센터, 요양원 등)을 설립하고 소유할 수 있으며 운영하는 데
에도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

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걷기모임, 현미채식실천단 등 
자조모임을 만들거나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나 장애인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거나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조직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의료생협에서의 
참여는 조합원들이 스스로 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한다는 점에서 
일부 전문가가 소유와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서비

스를 수동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다르며, 이러한 참여구조로 인해 
의료생협은 민간의료기관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

다고 평가받는다[1,3]. 또한 공공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주민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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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그러나 2012년 12월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2014년 4월 현재 총 18개 중 11개 의료생협이 의료복지사회적협

동조합으로 전환하였으며 한국의료생협연합회도 2013년 10월에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의료사협이라고 불리운다. 그러나 설문지를 
만들어 자료를 수집할 당시에는 의료생협으로 표기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생협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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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영역에서 시민참여(public participation)가 갖는 의의는 

‘지역사회 주민참여(community participation)’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지역사회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자신과 관련된 보건의료정

책의 기획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을 말
하는데, 세계보건기구는 1970년대에 발표한 알마아타 선언에서 인
류 전체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참여’

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4]. 이후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고 시행

하는 데에 시민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

었다. 그러나 시민참여의 의의가 강조되는 것에 비해 실제 참여의 
수준은 높지 않으며 시민참여가 어떤 효과를 낳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5,6].

Chun 등[7]은 시민참여의 유형을 시민의 주도권과 참여의 단위

라는 두 가지 기준을 토대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에 따르면 의료생

협에서의 참여는 시민이 주도하여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므로 조직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이며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과

정에 시민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
여라고 할 수 있다. Verba 등[8]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및 사회집단

에 가입하게 되면 조직 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

체적 규범과 의사소통하는 기술 등을 배우게 되고 이는 직간접적

으로 정치적 관심을 촉진하며 이후 시민참여를 증진하게 되므로 
조직수준에서의 시민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영역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연구

는 대개 정부 주도의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하

는 사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조직수준에서 일어나는 참여에 대
한 이론적 ·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다[9]. 특히 한국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시민참여 자체에 주목하여 수행한 연구가 거의 없을 뿐더

러 대부분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에 한정

되어 있다[10,11].
따라서 이 연구는 시민참여가 조직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

료생협에 주목하여 조합원들의 참여실태를 파악하고 참여유형과 
참여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

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조직 수준에서 시민참여를 증진하는 방안

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1. 보건의료영역에서 참여의 분석틀

의료생협에서의 참여는 출자, 이용, 운영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출자는 의료생협에 경제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모든 조합원은 
가입 시 출자에 참여한다. 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첫째는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생협 사업체의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이고, 둘째는 산행모임, 요가모임 등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것이다. 운영은 총회, 위원회, 조합원 간담회, 지역모임 등 의료생협

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처럼 조합원들이 의료생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의료생협에서의 참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를 분
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보건의료조직에 참여하는 경우는 서
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역할로 참여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보건

의료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는 시민의 입장

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분류한다[6,9]. 그러나 의료생협에서의 참여

는 소비자로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시민으로서 의사결정에 참
여하는 것 모두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생협에서의 참여를 분류하

기 위해 보건의료영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일반인의 참여를 분
류한 Charles와 DeMaio [12]의 분류틀을 사용하였다.

Charles와 DeMaio [12]는 보건의료영역에서 일반인의 참여를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참여의 영역(domain)이 
어디인가, 두 번째는 참여자가 자신의 역할(role perspective)을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참여자가 얼마나 주도적인가(lev-
el of participation)이다. 첫 번째 차원인 참여의 영역은 치료 중에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특정 기관이나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자원분배, 보건

의료분야와 그 외 분야와의 거시적인 자원분배로 나누어진다. 두 
번째 차원인 참여자의 역할 인식은 소비자(user)로서 보건의료서

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공공정책의 결정자(public policy)인 시민으

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이 때 소비자는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 반면 시민은 공
공, 지역사회 등 공동체와 관련된 결정을 한다. 세 번째 차원인 참여

자의 주도성은 협의(consultation), 협력(partnership), 일반인의 통
제(lay control)로 구분한다. 협의 단계에서 일반인은 자신의 견해

를 표현할 수 있으며 협력 단계에서는 일반인이 정책결정자와 동등

한 지위를 갖는다. 일반인의 통제는 권력이 의사결정자들로부터 일
반인으로 이전되어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에서 일반인이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의료생협에서의 참여는 보건의료조직 수준에서의 참여

이므로 보건의료영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일반인의 참여를 분류

한 Charles와 DeMaio [12]의 틀을 수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의료생협에서의 참여는 치료과정 중에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일어
나는 의사결정과정과 특정 조직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자원분배영역에 걸쳐 있다. 따라서 Charles
와 DeMaio [12]의 틀 중 참여의 영역은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다른 
두 차원인 참여자의 역할과 참여자의 주도성 부분을 의료생협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용참여는 개인의 건강문제

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것이고 운
영참여는 의료생협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참여는 소비자의 관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았고 운
영참여는 시민의 관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참여자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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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참여의 적극성으로 재구성하였다.
의료생협에서의 세 가지 참여 중 출자는 Charles와 DeMaio [12]

의 분류틀에 포함되지 않아 따로 분석하였다. 의료생협 조합원들

은 가입 시에 출자를 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업을 이용할 권리와 운영할 책임을 갖게 된다. 따라서 
출자 또한 중요한 참여이다. 그러나 초기 출자금은 모든 조합원에

게 동일하며 매우 적은 금액이다. 또한 초기 출자 이후 증좌를 하더

라도 출자액에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들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

다. 따라서 출자금액은 참여의 유형과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보았다. 오히려 의료생협에 애착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일수록 증좌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참여유형이 증좌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시수준의 이론에서는 시민참여의 영향요인을 능력, 신념, 사회

경제적 지위 등 개인적 측면과 공직자의 태도, 참여환경을 조성하

는 제도 등 참여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나누어 본다[13,14]. 의료

생협에서의 참여 중 운영참여는 보건의료분야의 시민참여와 유사

한 성격을 가지므로 시민참여의 두 가지 영향요인을 의료생협의 맥
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참여동기를 살펴보았고, 참여를 뒷받침하는 요인 중 공직자

의 태도에 대응하는 요인으로는 직원 및 실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을, 참여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에 대응하는 요인으로

는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1) 사회경제적 지위

운영참여는 의료생협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이므로 보건의료영역에서의 시민참여에 대응된다고 보았다. 시민

참여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모형 중 표준사회경제 모형(standard 
socioeconomic model)에 의하면 소득, 교육, 직업 등이 참여에 필요

한 시간, 지식, 시민적 기술 등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자원과 관련

이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참여 성향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15].
이용참여는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필요에 의해 의료생협의 서비

스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응된다고 보았
다. Andersen 행동모형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영향요인을 분석

하는 모형으로 널리 사용되는데, 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을 소인요

인(predisposing factors), 가능성요인(enabling factors), 필요요인

(need factors)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소인요인은 개인이 본래 가지
고 있는 서비스 이용의 경향으로 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 교육수준 
등이고, 가능성요인은 소인요인이 같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요인으로 가구소득, 재산, 의료보장형태 등이다. 
필요요인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장애나 질병의 수준 등 개인

의 건강과 관련된 특성을 말한다[16,17]. 따라서 이 두 이론을 바탕

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참여의 유형과 적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참여동기

동기는 목표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시키는 정신적인 힘으로 목
표를 성취하도록 하는 행동을 촉발한다[18]. 조합원들이 의료생협

에 가입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데에도 동기가 존재하며 동기가 충
족되면 만족감이 높아지게 되어 참여를 지속하게 된다. 따라서 의
료생협 조합원들의 참여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Klander-
mans [19]는 개인이 공익단체에 참여하는 등의 집합적 행동에 참
여하게 되는 동기를 연구하였는데, 의료생협에 가입하여 참여하는 
것이 집합적 행동에도 해당하므로 이 이론을 의료생협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Klandermans [19]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정에 참여한 노동

자들을 대상으로 참여동기를 분석하였으며, 보상적 동기(reward 
motives), 사회적 동기(social motives), 집합적 동기(collective mo-
tives)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보상적 동기는 기대되는 참여의 결
과가 개인과 연관된 비용 및 편익과 관련되어 있을 때의 동기이며, 
사회적 동기는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참
여할 때의 동기이다. 집합적 동기는 자신의 참여가 집합재(collec-
tive good)와 집합재의 가치를 생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
대를 가지고 참여할 때의 동기이다. 이를 의료생협에 적용하여 의
료기관 이용, 자조모임 참여 등 개인의 필요에 의해 의료생협에 참
여하는 경우에는 보상적 동기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고, 환자권리

실현,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증진 등의 취지에 동감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집합적 동기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동기
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3) 직원 및 실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의료생협에서의 참여처럼 자발적인 참여인 자원봉사활동의 경
우 참여자와 활동기관 직원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참여자의 만
족도를 높이고 참여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20]. 반대

로 시민참여에서 관료들의 부정적 태도는 참여의 저해요소로 작용

한다[21]. 또한 한국인의 시민참여는 개인의 심리적, 정치적 태도뿐

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그러므로 의료생협에서의 참여 역시 참여과정 중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의료생협의 서
비스를 이용하거나 의료생협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직원과 실무

자들을 항상 만나게 된다. 따라서 직원 및 실무자와의 관계를 참여

를 뒷받침하는 요소 중 공직자의 태도에 대응하는 요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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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사회구성원들은 협동조합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나 기업
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인식한다[23]. 
더욱이 협동조합의 운영원칙 중에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democratic member control)’가 포함되어 있다[24]. 따라서 조합원

들은 의료생협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이 민주적일 것이라고 기대하

게 된다.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은 실제 
의사결정과정이 조합원들의 기대를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의
료생협의 의사결정과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료생협에서 참여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요인은 의사결

정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

보았다.

5) 기타 통제요인

운영참여에 대응하는 시민참여는 인구학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투표 이
상의 적극적인 참여에 더 많이 참여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수

준이 높아진다[15,25]. 또한 이용참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도 성별, 연령, 결혼상태 등의 인구학

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성별, 연령, 결혼상태를 통제요인으

로 살펴보았다.
Andersen 모형의 가능성요인은 가족 내 자원과 지역사회자원으

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역사회자원에는 지역의 의료공급수준과 
의료기관과의 거리 등이 포함된다. 필요요인은 개인의 건강 관련 
특성이다[16,17]. 이에 가능성요인으로 의료기관과의 거리, 필요요

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요인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는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조직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 의료생협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합
원은 각 의료생협의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따라서 7개 의료생협의 운영기간

과 조합원들의 참여기간 또한 통제요인으로 살펴보았다.

방  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의료생협 조합원들의 참여유형과 적극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성별, 연
령, 결혼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참여기간, 조직의 운영기간, 의료생

협까지의 거리를 통제한 후 사회경제적 지위 중 교육과 소득수준, 
참여동기, 의료생협 직원 및 실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의사결

정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이 참여유형 및 각 참여유형에서 참여

의 적극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Figure 1은 주요변수들

을 도식한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012년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소속 15
개 의료생협 중에서 설립한지 10년 이상 된 의료생협(대전민들레, 
안산, 원주, 인천평화)과 서울 소재 3개 의료생협(살림, 서울, 함께걸

음)을 포함하여 총 7개 의료생협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문항을 검토하기 위해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참조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

다.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는 연구의 취지 및 설문지 작성방법에 대
해 교육받은 의료생협 실무자를 통해 진행하였다. 각 의료생협당 
170부씩 1,190부를 배포하였고 총 1,041부가 회수되어 응답률은 
87.48%이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ver.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Figure 1. Illustration of the ke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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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

다. 둘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
도분포와 백분율을 제시하였으며 참여유형 및 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주요 변수의 측정방법 및 신뢰도

1) 참여유형 및 참여의 적극성

의료생협에서의 참여를 소비자의 관점으로 참여하는 이용참여

와 시민의 관점으로 참여하는 운영참여로 구분하였으며 운영참여

를 이용참여보다 높은 수준의 참여로 보았다. 이용참여와 운영참

여는 다시 소극적 참여와 적극적 참여로 구분하였다. 이용참여는 
의료기관 이용, 질병강좌 및 건강증진교육 참여, 자조모임인 건강

소모임 참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의료기관 이용과 질병강좌 및 
건강증진교육은 주로 의료전문가가 정보를 전달하고 환자가 의견

을 제시하는 형태이므로 소극적 참여로 분류하였고, 건강소모임은 
모임 신설부터 운영까지 조합원들이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으므

로 적극적 참여로 분류하였다. 운영참여는 의료생협 조합원 간담

회, 지역모임, 총회 및 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의료생협 조합
원 간담회, 지역모임은 주로 의료생협의 소식을 지역에 전달하는 모
임이므로 소극적 참여로 분류하였고, 조합원들이 공식적으로 의견

을 제출할 수 있는 총회와 의료생협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모임인 위원회 참여는 적극적 참여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를 바탕으로 참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용만 

참여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이용참여에 더해 더 높은 수준의 참여

인 운영까지 참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후 
이용참여와 운영참여로 나누어 각각의 참여에서 참여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용참여의 적극성은 이용참여

의 경험이 있는 모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소극적 이용참여를 기
준으로 적극적 이용참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

으며, 운영참여의 적극성은 운영참여의 경험이 있는 모든 조합원들

을 대상으로 소극적 운영참여를 기준으로 적극적 운영참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2) 참여동기

참여동기는 의료생협 가입 시에 갖고 있던 동기로 보상적 동기, 
사회적 동기, 집합적 동기로 구분하였다. 보상적 동기는 개인의 건
강과 관련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참여할 때의 동기로 ‘건강정

보를 얻거나 건강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
각했었다,’ ‘충분한 진료상담 등 환자를 존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각종 소모임 등 
의료생협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여가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의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사

회적 동기는 의료생협 참여 시 얻을 수 있는 관계로 인해 참여할 때
의 동기로 ‘의료생협에 대한 소속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조합원

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의 3개 문항

으로 측정하였다. 집합적 동기는 의료생협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지역주민, 환자 전체, 의료체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생각해서 참여할 때의 동기로 ‘의료생협은 치료 위주, 상업화된 
의료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려고 하므로 현재 우리나라 의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질병상태와 치료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치료결정에 참여하는 등의 환자권리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의료생협에서 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뜻있는 
사업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의 3개 문항으로 측정

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고려하지 않음, 2점=

고려하지 않음, 3점=보통이다, 4점=고려한 편, 5점=매우 고려함)
로 측정하였다. 이 중 ‘전혀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보통이

다’라고 응답한 경우 동기가 낮은 것으로 분류하였고, ‘고려한 편,’ 

‘매우 고려함’라고 응답한 경우 동기가 높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변수 조작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모형적합지수 중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
SEA)가 0.03으로 기준치인 0.08 이하를 충족하였으며 요인적재량

이 모두 0.50 이상이었기 때문에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

다. 신뢰도계수인 Cronbach’s α값은 보상적 동기는 0.69, 사회적 동
기 0.82, 집합적 동기는 0.85로 0.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직원 및 실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직원 및 실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의료생협 직원 및 실무

자는 조합원의 의견을 잘 듣고 제안을 받아들여준다,’ ‘의료생협 직
원 및 실무자는 조합원의 역할을 존중해준다,’ ‘나는 의료생협 직원 
및 실무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의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
항은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이 중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 직원 
및 실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분류하였고, ‘그
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긍정적인 것으로 분류하였다.
변수 조작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모형적합지수 중 RMSEA가 0.03으로 기준치인 0.08 이하를 충족

하였으며 요인적재량이 모두 0.50 이상이었기 때문에 타당도가 확
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Cronbach’s α값은 0.89로 0.60 이상이므

로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은 ‘의료생협의 의사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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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많은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적으로 이루어

진다,’ ‘의료생협의 조합원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결정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의료생협의 정책결정은 소수의 사람이 결정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된

다’의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전

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
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분류하였고,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긍정적인 것으로 분류하였다.
변수 조작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모형적합지수 중 RMSEA가 0.03으로 기준치인 0.08 이하를 충족

하였으며 요인적재량이 모두 0.50 이상이었기 때문에 타당도가 확
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Cronbach’s α값은 0.99로 0.60 이상이므

로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조사대상인 의료생협 조합원 1,041명의 일반적인 특성

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 중 804명(77.23%)이 여성이며 40대가 415
명(39.87%)으로 가장 많았다. 기혼인 경우가 759명(72.91%)으로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교육수준은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가 
599명(57.54%)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보다 많았다. 소득

수준은 2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06명(39.0%)으로 
가장 많았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89명
(46.97%)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생협에 참여한 기간은 1년 이상-3
년 미만인 경우가 356명(34.20%)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생협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 이하가 700명(67.2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

였다. 보상적 동기와 집합적 동기는 높은 경우가 각각 806명
(77.43%), 788명(75.07%)으로 많은 반면 사회적 동기는 낮은 경우가 
532명(51.10%)으로 더 많았다. 각각의 동기는 최소 3.00점에서 최대 
15.00점의 값을 갖는데, 집합적 동기가 11.36점으로 가장 높았고 보
상적 동기는 10.90점이었으며 사회적 동기가 9.32점으로 가장 낮았

다. Klandermans [19]의 동기를 적용한 국내의 연구로 소비자단체 
자원봉사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Lee [26]의 연구가 있다. 연구대상

과 시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보상적 동기가 가장 높
았고 집합적 동기, 사회적 동기의 순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의료생

협 조합원들은 집합적 동기가 가장 높았고 보상적 동기, 사회적 동
기 순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이기적 동기인 보상적 동기보다 이타적 
동기인 집합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Klandermans [19]의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 의료생협 직원 및 실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경우가 855명(82.13%)으로 많은 반면, 의사결정과정의 민

주성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경우가 692명(66.47%)으로 더 많았

다. 이용참여는 낮은 수준의 참여인 의료기관 이용이 더 많았고 운
영참여는 높은 수준의 참여인 총회 및 위원회에 대한 참여가 더 많
았다. 또한 이용참여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61명(5.86%)으로 거
의 없는 데 비해 운영참여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450명(43.23%)
으로 많았다.
이용에만 참여한 조합원은 429명이고 운영에 참여한 조합원은 

591명으로 운영참여 조합원이 이용참여 조합원보다 많았다. 운영

참여 조합원이 이용참여 조합원에 비해 남자의 비율이 높고, 미혼

인 경우가 많았으며, 소득수준이 높고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경
우가 많았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
용참여 조합원은 의료생협에 참여한 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많은 데 비해 운영참여 조합원은 5년 이상이 가장 많았고 운
영참여 조합원이 이용참여 조합원에 비해 세 가지 동기가 모두 높
게 나타났다. 운영참여 조합원은 보상적 동기, 사회적 동기, 집합적 
동기 모두 높은 경우가 더 많았으나 이용참여 조합원은 보상적 동
기, 집합적 동기는 높은 경우가 많지만 사회적 동기는 낮은 경우가 
더 많았다. 직원 및 실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모두 운영참여 조합원이 이용참여 조합원보다 
긍정적인 경우가 많았으며 운영참여 조합원이 증좌참여도 더 많이 
하였다.

2. 이용참여 조합원과 운영참여 조합원의 인식 차이

Charles와 DeMaio [12]는 보건의료영역에서 일반인의 참여를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두 번째 차원은 참여자가 자
신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이다. 이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소비자로 이용하는 것과 시민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으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비자는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 
반면 시민은 공공, 지역사회 등 공동체와 관련된 결정을 한다고 보
고 소비자보다 시민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참여라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이용참여는 소비자의 역할

로 참여하는 것으로 분류하였고 운영참여는 시민의 역할로 참여

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으며 운영참여를 이용참여보다 더 높은 수
준의 참여로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류가 타당한지를 살펴보

기 위해 이용참여 조합원과 운영참여 조합원으로 나누어 인식과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Table 2).
인식은 참여만족도, 의료생협에서 본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 일

반조합원의 참여 중 가장 중요한 참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료생협의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행동은 초기 출자금 납부 이후에 증좌에 참여

한 경험이 있는지, 직접 권유하여 가입시킨 조합원이 있는지, 조합
원이 된 후 건강과 관련하여 달라진 생활습관이 있는지를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이용참여 조합원에 비해 운영참여를 더하는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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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여만족도도 높았고(p<0.001), 본인의 역할이 ‘적극적 참여자’

라고 인식하는 승산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또한 조합원의 
참여 중에서 이용참여보다 운영참여가 더 중요한 참여라고 인식하

는 승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의료생협이 해야 하는 중
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보다 조합원들이 의사결정과정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이라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 Categories Total Operative participation Management participation

Gender Man 237 (22.77) 82 (19.11) 152 (25.72)
Woman 804 (77.23) 347 (80.89) 439 (74.28)

Age (yr) ≤ 29 81 (7.78) 32 (7.46) 45 (7.61)
30-39 203 (19.50) 83 (19.35) 118 (19.97)
40-49 415 (39.87) 150 (34.97) 253 (42.81)
50-59 221 (21.23) 95 (22.14) 123 (20.81)
≥ 60 121 (11.62) 69 (16.08) 52 (8.80)

Marital status Married 759 (72.91) 324 (75.52) 421 (71.24)
Unmarried 213 (20.46) 66 (15.38) 141 (23.86)
Live alone 69 (6.63) 39 (9.10) 29 (4.90)

Education ≤ High school 442 (42.46) 211 (49.18) 225 (38.07)
College and above 599 (57.54) 218 (50.82) 366 (61.93)

Monthly income (KRW 10,000) < 200 279 (26.80) 123 (28.67) 150 (25.38)
200-400 406 (39.00) 161 (37.53) 240 (40.61)
> 400 356 (34.20) 145 (33.80) 201 (34.01)

Self-rated health Good 489 (46.97) 178 (41.49) 299 (50.59)
Fair 432 (41.50) 192 (44.76) 231 (39.09)
Poor 120 (11.53) 59 (13.75) 61 (10.32)

Tenure at the cooperatives (yr) < 1 218 (20.94) 123 (28.67) 91 (15.40)
1-3 356 (34.20) 166 (38.69) 180 (30.46)
3-5 214 (20.56) 73 (17.02) 136 (23.01)
> 5 253 (24.30) 67 (15.62) 184 (31.13)

Time to reach the cooperatives (min) ≤ 30 700 (67.24) 285 (66.43) 405 (68.53)
> 30 341 (32.76) 144 (33.57) 186 (31.47)

Reward motive Low 235 (22.57) 128 (29.84) 100 (16.92)
High 806 (77.43) 301 (70.16) 491 (83.08)

Social motive Low 532 (51.10) 273 (63.64) 242 (40.95)
High 509 (48.90) 156 (36.36) 349 (59.05)

Collective motive Low 253 (24.30) 149 (34.73) 96 (16.24)
High 788 (75.70) 280 (65.27) 495 (83.76)

Interaction with staff Low 186 (17.87) 100 (23.31) 82 (13.87)
High 855 (82.13) 329 (76.69) 509 (86.13)

Democratic quality of decision-making Low 70 (6.73) 15 (3.50) 54 (9.14)
High 347 (33.33) 35 (8.16) 310 (52.45)
Non-participation 624 (59.94) 379 (88.34) 227 (38.41)

Additional investment Yes 502 (48.22) 334 (77.86) 191 (32.32)
No 539 (51.78) 95 (22.14) 400 (67.68)

Operative level participation Passive 588 (56.48) - -
Active 392 (37.66) - -
Non-participation 61 (5.86) - -

Management level participation Passive 126 (12.10) - -
Active 465 (44.67) - -
Non-participation 450 (43.23) - -

Total 1,041 (100.00) 429 (100.00) 591 (100.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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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differences of participant perception

Variable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Additional investment
No 1.00
Yes 7.36*** 5.53-9.80

Invitation for someone to join
No 1.00
Yes 3.01*** 2.33-3.90

Health behavior change
No 1.00
Yes 1.86*** 1.45-2.39

Participant satisfaction
Low 1.00
High 6.78*** 4.43-10.40

Role perception
Uninvolved 1.00
Involved 1.75*** 1.34-2.28

Important participation of members
Participation in operation 1.00
Participation in management 2.08*** 1.52-2.86

Important task of the cooperatives
Operation 1.00
Management 1.37* 1.01-1.85

*p< 0.05. ***p< 0.001.

고 인식하는 승산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증좌(p<0.001)와 
조합원 가입 권유(p<0.001), 건강행동변화(p<0.001) 등의 실제 행
동에서도 운영참여를 더하는 조합원이 이용참여 조합원보다 더 적
극적이었다. 따라서 의료생협에서의 참여 중 이용참여보다 운영참

여를 더 높은 수준의 참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3. 참여유형과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

의료생협 조합원의 참여유형과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참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비해 3년 이상-5년 미만인 경우(odds ra-
tio [OR], 5.31; 95% confidence interval [CI], 1.53 to 18.43), 5년 이상

인 경우(OR, 9.72; 95% CI, 2.80 to 33.81), 집합적 동기가 낮은 경우

에 비해 높은 경우(OR, 3.98; 95% CI, 1.62 to 9.76), 운영기간이 짧은 
의료생협에 속한 조합원일수록(OR, 1.09; 95% CI, 1.01 to 1.19), 낮
은 수준의 참여인 이용보다 높은 수준의 참여인 운영까지 참여할 
승산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용참여는 기혼에 비해 미혼인 경우(OR, 2.12; 95% CI, 1.36 to 
3.30), 의료생협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 초과인 경우에 비해 30분 
이하인 경우(OR, 1.65; 95% CI, 1.23 to 2.21), 보상적 동기가 낮은 경
우에 비해 높은 경우(OR, 1.78; 95% CI, 1.21 to 2.61), 의료기관 이용 
및 건강교육에 참여하는 소극적 이용참여보다 적극적 이용참여인 
건강소모임에 참여할 승산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운영참여는 운영
기간이 짧은 의료생협에 속한 조합원일수록(OR, 1.13; 95% CI, 1.03 
to 1.23), 소극적 운영참여인 조합원 간담회 및 지역모임보다 적극적 
운영참여인 총회와 위원회에 참여할 승산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증좌참여는 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비해 1년 이상-3년 미

만인 경우(OR, 3.68; 95% CI, 1.39 to 9.74), 3년 이상-5년 미만인 경
우(OR, 2.85; 95% CI, 1.04 to 7.78), 5년 이상인 경우(OR, 5.43; 95% 
CI, 1.96 to 15.08), 직원 및 실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인 경우에 비해 긍정적인 경우(OR, 2.88; 95% CI, 1.18 to 7.03), 이용

에 참여한 경우에 비해 운영까지 더 참여한 경우(OR, 7.68; 95% CI, 
3.42 to 17.28) 초기 출자금 납부에 더해 증좌까지 참여할 승산이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고  찰

이 연구는 ‘누가 의료생협에 참여하는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
고 의료생협 조합원들의 참여의 유형과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였다. 이용과 운영참여로 구분할 수 있는 참여의 유형

에는 의료생협의 운영기간, 조합원의 참여기간, 집합적 동기가 영향

을 미쳤다. 운영기간이 짧은 조합에 속한 조합원일수록 이용에 더
해 운영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직의 크기가 조
합원의 참여양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운영기간이 짧
은 조합일수록 조합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조합이므로 
조직의 전반적인 활동에 각 조합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소규모 조합에 속한 조합원일수록 조직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유인이나 암묵적인 강제가 상대

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참여인 운영까지 참여할 것
이다. 조합원의 참여기간은 조직의 운영기간과는 반대로 참여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운영까지 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생협에 가입하고 참여하게 되면 의료생협이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

를 통해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점을 수시로 교육받게 된다. 참여하

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교육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아지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한다. 또한 조직에 애착을 가진 사람일

2)   의료생협에서 참여한 활동에 대해 묻는 문항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이용참여와 운영참여로 구분할 수 있는 6개 항목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6개 항
목에 포함되지 않는 않은 경우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참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용에만 참여한 조합원과 이용참여에 더해 운영까지 참여하는 조합원을 비교하였으며 이 
중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용참여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운영에만 참여한 조합원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이용참여

에만 참여한 경우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 항목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 항목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운영참여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용만 참여한 조합원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증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

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참여유형과 각 유형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증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사용한 사례 수가 모
두 다르다.



Kim KM, et al.  •  Factors Influencing Union Member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Health Cooperatives

보건행정학회지 2014;24(4):330-341338  www.kshpa.org

Table 3. The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in the health cooperatives

Characteristic
Dimensions of participation

Types of participation  
(n= 393)

Operative level participation 
(n= 980)

Management level participation 
(n= 343)

Additional investment  
(n= 393)

Gender
Man 1.00 1.00 1.00 1.00
Woman 0.66 (0.27-1.66) 1.26 (0.91-1.74) 1.08 (0.42-2.82) 1.33 (0.72-2.47)

Age (yr)
≤ 29 1.00 1.00 1.00 1.00
30-39 0.44 (0.06-3.17) 1.12 (0.62-2.04) 4.23 (0.56-31.87) 0.45 (0.13-1.53)
40-49 0.63 (0.09-4.52) 1.16 (0.63-2.15) 1.70 (0.27-10.95) 1.29 (0.35-4.77)
50-59 0.68 (0.08-5.50) 1.61 (0.83-3.13) 0.95 (0.13-6.87) 0.92 (0.22-3.81)
≥ 60 0.53 (0.06-4.94) 1.81 (0.85-3.83) 1.19 (0.12-11.97) 0.74 (0.15-3.59)

Marital status
Married 1.00 1.00 1.00 1.00
Unmarried 3.41 (0.97-12.01) 2.12*** (1.36-3.30) 0.68 (0.16-2.94) 1.38 (0.59-3.25)
Live alone 0.82 (0.20-3.35) 0.79 (0.45-1.37) 1.98 (0.22-17.66) 1.76 (0.49-6.34)

Education
≤ High school 1.00 1.00 1.00 1.00
University and above 1.72 (0.74-4.00) 0.84 (0.61-1.15) 1.61 (0.63-4.12) 1.35 (0.70-2.62)

Income (KRW 10,000)
< 200 1.00 1.00 1.00 1.00
200-400 2.15 (0.86-5.37) 1.11 (0.78-1.58) 0.48 (0.14-1.64) 1.10 (0.56-2.15)
> 400 1.45 (0.56-3.76) 0.95 (0.65-1.38) 0.76 (0.21-2.78) 1.86 (0.88-3.94)

Self-rated health
≤ Fair 1.00 1.00 1.00 1.00
Good 1.52 (0.70-3.33) 1.24 (0.94-1.62) 1.74 (1.00-3.03)

Tenure at the cooperatives (yr)
< 1 1.00 1.00 1.00 1.00
1-3 1.72 (0.59-5.06) 1.10 (0.75-1.60) 2.28 (0.53-9.84) 3.68* (1.39-9.74)
3-5 5.31* (1.53-18.43) 1.36 (0.90-2.07) 4.42 (0.93-20.95) 2.85* (1.04-7.78)
> 5 9.72*** (2.80-33.81) 1.25 (0.82-1.90) 4.13 (0.95-17.95) 5.43** (1.96-15.08)

Organizational age 0.91* (0.84-1.00) 1.00 (0.97-1.04) 0.89* (0.81-0.98) 0.95 (0.89-1.01)
Time to reach the cooperatives (min)

≤ 30 1.00 1.00 1.00 1.00
> 30 0.51 (0.24-1.10) 0.61*** (0.45-0.81) 1.12 (0.45-2.83) 0.94 (0.53-1.69)

Reward motive
Low 1.00 1.00 1.00 1.00
High 0.94 (0.33-2.70) 1.78*** (1.21-2.61) 0.51 (0.13-2.06) 0.96 (0.40-2.33)

Social motive
Low 1.00 1.00 1.00 1.00
High 1.56 (0.71-3.43) 1.02 (0.77-1.36) 2.10 (0.85-5.21) 0.76 (0.40-1.42)

Collective motive
Low 1.00 1.00 1.00 1.00
High 3.98*** (1.62-9.76) 0.95 (0.65-1.39) 0.80 (0.21-3.05) 1.78 (0.77-4.12)

Interaction with staff
Low 1.00 1.00 1.00 1.00
High 0.62 (0.20-1.93) 0.82 (0.56-1.21) 1.78 (0.49-6.44) 2.88* (1.18-7.03)

Democratic quality of decision-making
Low 1.00 1.00 1.00
High 1.77 (0.72-4.37) 0.48 (0.13-1.80) 0.21 (0.30-0.51)

Types of participation
Operation 1.00
Management 7.68*** (3.42-17.28)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0.05. **p< 0.01.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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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오랜 기간 참여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의료생협의 풍토를 
더 잘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의료생

협에 오랜 기간 참여한 조합원일수록 이용에 더해 운영까지 참여하

였을 것이다. 집합적 동기는 개인이 의료생협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의료생협 조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지역주

민, 환자전체, 의료체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

해서 참여할 때의 동기이다. 따라서 보상적 동기, 사회적 동기보다 
집합적 동기가 높은 경우 의료생협의 목표와 운영방침을 결정하는 
운영참여를 더 할 것이다.
앞에서는 이용참여와 운영참여로 구분하여 참여의 유형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각 유형의 참여에서 참여

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겠다. 먼저 적극적 이용

참여에는 보상적 동기와 의료생협까지 걸리는 시간, 결혼상태가 영
향을 미쳤다. 보상적 동기는 의료생협에 참여하여 건강과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얻고 여가시간을 건강과 관련하여 보내고자 하는 동
기이므로 보상적 동기가 높은 조합원이 의료서비스 이용보다 건강

증진과 관련된 건강소모임에 더 많이 참여할 것이다. 의료생협까지

의 거리는 의료생협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건강소모임에 참여하는 데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건강소모임은 
건강한 개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

는 것이므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참여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에 거리가 중요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에 건강악화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생협의 의료기

관을 이용하는 것은 건강할 때에 비해 개인의 필요가 더 클 것이므

로 거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이다. 의료생협의 의료기

관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치의로

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27]. 따라서 이러한 의료서

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조합원은 거리와 상관없이 의료생협 의료기

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

에 대한 책임감과 가족의 지지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

하거나 건강행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28,29]. 의료생협에서는 비
혼인 경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자조모임인 건강소모

임에 더 참여하였는데 이는 살림의료생협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설립 주체가 여성주의 모임인 살림의료생협은 비혼 
응답자가 58.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7개 의료생협 비
혼 응답자 비율의 약 41.7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살림의료생협

은 설립한지 1년밖에 안 된 신생조직이고 조직의 규모가 작아서 조
합원 개인이 조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이용참여 중에서도 적극적 참여인 건강소모임에 참여

할 가능성이 더 크며 이러한 살림의료생협의 특성이 결혼상태와 
이용참여의 적극성과의 관계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적극적 운영참여에는 의료생협의 운영기간만이 영향을 미쳤다. 

운영기간이 오래될수록 조합원 수가 많은 큰 조직이기 때문에 소규

모 조합의 조합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익명인 채로 참여하게 된
다. 따라서 조직의 전반적인 활동에 각 조합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유인이나 
강제도 더 작을 것이므로 운영기간이 짧은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일수록 더 적극적 운영참여인 총회, 위원회 등에 참여할 것이다.
초기 출자금 이외에 증좌를 더 하는 데에는 참여기간, 참여유형, 

직원 및 실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조직에 애
착이 있는 사람일수록 의료생협의 활동에 오랫동안 참여할 가능

성이 크므로 참여기간이 긴 조합원일수록 증좌를 할 가능성이 크
다. 또한 조직에 애착이 큰 조합원일수록 의료생협의 서비스를 수
동적으로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까지 참
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용참여 조합원에 비해 운영까지 참
여한 조합원일수록 증좌를 할 가능성도 커진다. 증좌 참여에는 직
원 및 실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통해 
증좌참여는 이용이나 운영참여에 비해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참여의 유형 및 적극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는데 이는 의료생협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사회경제적 지
위가 비교적 동질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에 있는 의료생

협은 총 세 곳으로 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대부분 이웃이나 친구, 기존 조합원 등을 통
해 조합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이 가입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슷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가입 
이후 의료생협 내에서의 참여수준에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의료생협 조합원의 참여유형과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참여의 유형과 수준에 따
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적극적 이용참여인 건강소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상적 
동기를 만족시켜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필요를 잘 
파악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
한 의료생협까지 걸리는 시간이 영향을 미쳤으므로 모임시간 및 장
소 등을 다양화해서 모임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운영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집합적 동기를 만족시켜 주는 것
이 필요하다. 집합적 동기는 의료생협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지역
주민, 환자 전체, 의료체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
각해서 참여할 때의 동기이므로 개인의 건강증진과 공동체 전체의 
건강증진을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보고 함께 추구하려는 동기라고
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집
합적 동기를 충족될 수 없으며 조합원들이 의료생협의 전반적인 운
영과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조합원들의 의견이 실제

로 조합의 운영에 반영될 때 충족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

들이 일상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과 조합원들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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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보건의료영역에서의 시민참여가 조직수준에서 능동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생협을 대상으로 조합원들의 참여유

형과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살펴보았

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조직 수준에서 시민참여를 증진

하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음

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 이를 보완할 필
요가 있다. 첫째, 이미 의료생협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

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가입 후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 조합원들 중 참여수준이 높
은 조합원을 선택하는 선택편향(selection bias)의 문제가 있다. 또
한 참여수준이 높은 조합원들은 의료생협에 자주 방문하기 때문

에 설문조사기간에도 의료생협에 방문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의료

생협의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설문지를 배
포한 실무자와 친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참여 조합원 중
에서도 참여수준이 높은 조합원들이 설문지에 응답하였을 가능성

이 크고 이는 선택편향을 더 크게 하였을 것이다. 둘째, 조합원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이나 참여를 저해하거

나 촉진하는 환경요인을 조합원들의 인식을 통해 측정하였다. 따라

서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이 발생하

여 의료생협의 참여환경에 대해서 실제 상황보다 더 긍정적으로 측
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 참여환경 
등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각 의료생협의 
설립동기와 설립주체 등 조직의 특성과 의료생협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이 참여유형과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의료생협의 조직적 특성과 의
료생협을 둘러싼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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