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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회구조가 젊은 층에서 고령자 중심으로 이동하

는 시니어 시프트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액티

브 시니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 액티

브 시니어는 은퇴 후 높은 수준의 성취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보이는 현대의 

50~60세 중장년층을 뜻하며, 뉴 실버세대, 신 중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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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achievement goals were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ous motivation and inter-

personal competence. This study aimed to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instructors’ motiva-

tional language in senior fashion model education and learners' psychology and to provide information that can 

help develop a fashion-related leisure activity curriculum. It also suggests efficient instructional direction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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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도 불린다(Jung et al., 2022). 액티브 시니어는 

과거의 시니어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계층으로, 웰

에이징 및 건강관리에 관한 욕구가 높고, 자기 계발과 

문화예술, 취미생활에도 적극적인 소비를 지향하고 

있다(Seon et al., 2021). 액티브 시니어는 생활양식이

나 소비의식 등 다방면으로 과거의 시니어들과 구별

되는 만큼 사회적 문제 측면에서도 다양한 사례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전 시니어 세대에게는 빈곤, 질

병 등과 같은 신체적 노화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거론

되었던 반면에 액티브 시니어에게는 우울증, 무기력

증 등의 정신적 건강 관련 문제들이 주로 보고되고 있

다(Seon et al., 2021). 인간은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만큼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삶

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인 데 반해 은퇴 이후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이 변화되거나 역할을 상실함으로써 경

험되는 부정적 감정이 심리적 문제로 연장되는 것이

다(Kwak, 2010). 정부에서는 액티브 시니어의 심리적 

문제 해결방책으로 각 지자체의 문화센터를 통해 그

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가활동을 지

원하고 있다(Lee et al., 2020).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

써 다양한 사람과 친목을 도모하며 새로운 사회적 관

계망을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 증진과 사회성 

함양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

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e.g., 

Brown et al., 2008; Son, 2019; Standridge et al., 2020). 

그중 신체를 활발히 움직이는 여가활동은 액티브 시

니어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신감 향상, 나아가 사회적 

경험이나 대인관계 능력을 강화해줄 수 있기에 더욱 

권장되고 있다(Blake et al., 2009).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 대상의 신체적 여가활동 

중에서도 근래 대중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패션모

델 교육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노년층을 대상으

로 개설된 시니어 패션모델 교육과정은 모델 워킹의 

기능적 측면을 습득함과 동시에 향후 모델로의 진출

을 장려하는 교육과정이다(An et al., 2014). 그동안 액

티브 시니어 대상의 신체적 여가활동은 주로 무용, 수

영, 에어로빅, 골프 등과 같이 생활체육 분야에서 활

발하게 이뤄져 왔다. 반면에 패션 분야에서는 규방공

예, 가죽공예, 자수 등 실내 중심의 취미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타인과의 대인관계가 중요시되는 신체적 

여가활동의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시니

어의 웰에이징 및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패션

모델 교육과정의 활성화는 패션 관련 여가 산업의 기

저를 확장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

다. 액티브 시니어에게 있어 시니어 패션모델 활동은 

단순한 취미생활에서 나아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

취해주는 진지한 여가활동으로 작용한다(Im et al., 

2019). 또한 패션모델 교육과정은 참여 시니어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삶의 목적을 상기

시키는 등 심리적 테라피 효과도 검증되었으며(An et 

al., 2014; Seon et al., 2021), 은퇴 이후의 소득 활동으

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교육활동으로 주목되고 있다(Yoo & 

Kim, 2023).

교수자와 학습자의 교류를 통한 상호작용은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며(Padgett et al., 2008), 학습자의 비

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격려해 주는 교수자의 태

도는 학습자의 몰입 정도를 향상시켜준다(Assor et 

al., 2002). 특히, 패션모델 교육과 같은 신체적 활동 경

험에서 수반되는 몰입경험은 개인에게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촉진 

시키는 대인관계 변인에 대한 다각적 고찰이 필요하

다(Blake et al., 2009; Standridge et al., 2020). 선행연구

에서도 시니어 학습자와 교수자의 관계 규명의 필요

성이 제시된 만큼(e.g., Seon et al., 2021), 시니어를 대

상으로 한 효율적인 커리큘럼 구성과 교육 효과 증대

를 위해 대인관계 변인의 역할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변인 중에서도 교수

자의 동기부여 언어에 집중하여 패션모델 교육 학습

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개 어떠한 

조직의 리더가 조직원들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칭찬

을 하고 격려한다면 그 조직에 대한 이타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조직경영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된다(Kim & Cho, 2013). 즉, 리더의 동기

부여 언어가 조직원의 태도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

는 결과로, 시니어 모델 교육과정의 교수자가 학습자

에게 전달하는 동기부여 방식 또한 학습자의 심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니어 모델 교육을 진행하는 교

수자의 동기부여 언어가 학습자의 성취목표성향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성취목표성향이 동기부여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성취목표성향은 목표 달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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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된 동기부여를 통해 어떠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동기요인으로, 흔히 교수자는 학습

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를 

예측함으로써 학습 수행에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취목표성향과 교수자의 동기부여 언어는 상호 연관

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된다(Maehr & Nicholls, 1980). 

이에 본 연구는 교수자의 동기부여 언어가 성취목표

성향과 어떠한 인과적 관계에 있는지, 나아가 대인관

계 유능성, 지속적 참여의도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교수자의 역할과 학습

자의 심리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에 의의가 있

다. 이를 통해 시니어들의 정서적 케어와 더불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생산적 방안을 모색

하고, 패션 관련 여가활동 교안 수립 및 활성화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및연구가설

1. 동기부여 언어

동기부여란 인간의 욕구충족이나 조직의 목표달성

을 위해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과 타인이 행동을 시작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힘이자 과정을 나타낸다(Gib-

son, 1966; Mescon et al., 1988). 동기부여는 관리자에

게 있어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높은 성과 창출을 위

한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이러한 조직원들의 동기를 

자극하고 부여하는 수단에 사용되는 언어를 ‘동기부

여 언어’라 일컫는다(Mayfield et al., 1998). 동기부여 

언어는 목표달성을 위한 개인의 열정과 에너지, 방향

성을 고무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조직의 지도자가 사

용하는 동기부여적 언어는 조직원들이 보이는 성과와 

강한 인과관계가 있다(Mayfield & Mayfield, 2009; 

Mayfield et al., 1998).

동기부여 언어는 크게 ‘방향 제시 언어’, ‘주관적 감

정이입 언어’, ‘의미 부여 언어’의 세 유형으로 분류된

다(Mayfield et al., 1998). 방향 제시 언어는 불확실성

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직무수행에 있어 조직원이 나

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 유의사항 등을 제시해주는 유

형에 해당한다. 방향 제시 언어가 조직원에게 명확히 

전달될 경우, 업무수행에 대한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

을 뿐 아니라 결과물을 신속하게 생성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수 있다(Kim & Cho, 2013). 주관적 

감정이입 언어는 칭찬, 격려를 통한 방식으로, 조직원

에게 관심과 격려, 칭찬과 같은 긍정적 의사소통을 통

해 사기를 고무시켜주는 언어이다. 지도자의 긍정적 

언어 사용은 조직구성원들의 이타적 행동으로 이어지

므로, 궁극적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목표달성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 Cho, 2013). 마지막으

로, 의미 부여 언어는 조직의 규범과 기대를 바탕으로 

행동의 의미를 부여하는 언어를 말한다(Mayfield et 

al., 1998). 조직구성원들이 소속 집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조직의 문화나 흐름 등에 관해 말해주는 조

언들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동기부여 언어는 조직 커뮤니케이션뿐만 아

니라 스포츠 및 교육 분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중

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긍정적 관

계 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의사소통이며, 

교수자의 의사소통 능력은 학습자에게 친밀감과 호감

도, 설득력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지속적 참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Choi, 2015).

학습활동에서 사용되는 교수자의 동기부여 언어는 

주로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와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

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e.g., Reeve, 2009; Soenens et 

al., 2009; Song et al., 2019).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는 학

습자 개인의 견해와 관점을 존중할 뿐 아니라 자기주

도성을 촉진하며, 학습자의 의사와 감정 그리고 행동

을 적극적 수용하고 지지하는 긍정적 언어이다(Reeve, 

2009; Ryan & Deci, 2000). 이는 칭찬과 격려를 통한 주

관적 감정이입 언어와 의미 부여 언어가 혼합된 언어

로 볼 수 있다. 교수자가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를 사용

할 시,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발전시키고, 자기조절

학습 및 학업성취, 만족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e.g., Ryan & Deci, 2000; Kim & Kim, 2014; 

Cheon, 2012). 반면에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는 교수자

가 원하는 일괄적 방식으로 학습자를 대하는 다소 강

압적인 수단으로, 방향 제시 언어와 연관이 깊은 언어

라 할 수 있다. 통제적 동기부여 방식에는 학습자의 감

정, 행동, 학습 목표 등에 대해 교수자가 원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바꿀 것을 명령하는 것이 해당되며, 교수자

가 교육에 있어서 자신만의 교육관점을 관철하는 것

은 통제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Reeve, 2009). 즉, 교수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활동을 학습자에게 강요하거

나, 교수자의 결정 하에 주어진 학습활동을 수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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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시 지속적으로 처벌이나 보상 등을 제공하는 방

식을 통제적 동기부여라 할 수 있겠다(Cheon, 2012). 

이는 외재적 동기의 상승과 관련이 있으며, 학업 성취

도와 참여도를 낮추는 등의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e.g., Assor et al., 2005; Kim & Kim, 

2014).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제적 동기부여를 단순히 

부정적 요인이라 단언할 수는 없고, 사회문화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Yang, 

2000). 실제로 d'Ailly(2003)에 의하면 교수자의 통제

를 학습자들이 정보제공 및 보살핌으로 인지하였고, 

이는 곧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으로 이어졌다. 교수

자가 어떠한 동기부여 언어를 토대로 학습자에게 동기

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검증을 통해 어떠한 

동기부여 언어가 시니어 대상의 교육활동에 효율적인

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성취목표성향 

성취목표성향은 인간이 행동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최종 결과를 설계하는 목표로써, 어떤 과업을 달

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지향의 정도를 나타낸다

(Maehr, 1989). 이는 학습동기와 관련된 개념으로, 학

업성취와 같은 인지적 영역과 더불어 유능감, 자기지

각, 타인과의 관계와 같은 정의적 영역과도 연관이 깊

다(Kim, 2015). 성취목표성향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시각과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크게 과제

성취성향과 자아성취성향으로 구분된다. 과제성취성

향은 학습목표지향으로도 불리며, 성취를 통해 보상

을 획득하는 것보다는 학습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

여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연마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성향을 말한다. 과제성취성향이 강한 학습자는 노력

과 경험에 따른 주관적인 성취감을 중시하며, 개인의 

기량 상승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높다(Nicholls, 1984). 

반면에 자아성취성향은 수행목표지향으로도 불리는

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과제를 원활히 수행함으

로써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두는 성향을 의

미한다. 자아성취성향이 강한 학습자는 자신의 능력

이 뛰어남을 피력하고자 하는 과시적 욕구에 중점을 

두어 자신의 유능성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하

는 경향이 있다(McCarthy, 2011). 또한 과업을 수행하

는 과정보다 결과에 관심을 가지거나, 단기적 성과위

주의 전략을 취하는 특징이 있다(Yoon & Lee, 2015).

교수자들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성취행동을 예측하고 조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Yang and Seol(2021)의 연구에서는 신

체적 여가활동에서 교수자의 지원이 과제성취성향과 

자아성취성향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규명하였

다. 더구나 Yoon and Lee(2015)는 리더의 방향 지시 언

어가 수행목표지향에, 의미 부여 언어는 수행목표지

향과 학습목표지향 모두에 영향을 미쳤으나, 주관적 

감정이입 언어는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고 하였다. 직접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동기부

여는 집단 내 인정, 보상과 직결된 업무성과를 높여주

기 때문에 이를 조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지각하며, 미

래에 대한 조언은 성과를 통한 인정과 학습을 통한 성

장 모두에 효율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ong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자율성지지 방식이 결과기대

와 과제관여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성취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적 지도방

식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자율

성지지 방식이 긍정적 교사행동으로써 과제지식 탐색

과 정서적 교류의 기회로 이어져 신체활동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며 내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Kim and Park(2017)는 동기부여 방식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

데, 높은 자율 낮은 통제 집단과 높은 통제 낮은 자율 집

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교수자의 자

율성 지지뿐만 아니라 통제적 동기부여 방식도 학습

자들의 학업성취도와 긍정적 관계에 있음을 시사하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단순히 격려, 칭찬 등

의 감정이입 언어보다는 학습자의 자율성을 지지하거

나 조언을 통한 미래지향적 동기부여 방식이 성취목

표성향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더

불어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의 경우, 방향 제시 언어로

써 집단 내 인정 및 보상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으므

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어라 단정 짓기보다는 다

각적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취목표성향은 인간의 내·외

적 동기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내적 동기요인은 과제

성취성향에, 외적 동기 요인은 자아성취성향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rpus et al., 2009; 

Prabhu et al., 2008). 내적 동기 요인이 흥미 또는 즐거

움을 경험하기 위해 수행되는 요인이고, 외적 동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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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결과나 목적에 의해 유발되며 보상을 추구한다

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각각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 통

제적 동기부여 언어와 결부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통

제적 동기부여는 학습자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던 다소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

고 있다. 그러나,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액티브 시니어

의 성향을 고려하면 직접적으로 행동 방향을 제시하

는 통제적 동기부여 방식 또한 그들의 성취목표성향

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

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동기부

여 언어와 학습자의 성취목표성향 사이의 관계에 대

하여 다음의 가설을 제안하였다.

 

가설 1-1. 자율적 동기부여는 과제성취성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자율적 동기부여는 자아성취성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통제적 동기부여는 과제성취성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통제적 동기부여는 자아성취성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대인관계 유능성과 지속적 참여의도 

대인관계 유능성은 타인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으로, 사회성, 의사소통 유능

성, 관계 유능성 등과 맥락적으로 유사한 개념이다

(Spitzberg & Cupach, 2012). 대인관계 능력은 현대인

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꼽힌다. 소속 집단 내

에서의 바람직한 대인관계는 개인의 학습과 환경 적

응에 필요한 정보와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

에 사회화 및 성과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Higgins 

& Kram, 2001). 더구나 소속감 부여를 통해 사회적 구

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지각하거나, 개인의 자아존중

감과 안정감을 증진 시키는 등 정서적 관리 측면에서

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건

강 악화, 은퇴 등으로 인해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거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대인관계 유능

성의 결핍이 초래된다. 노년기의 대인관계 유능성의 

결핍은 불안, 외로움, 우울 등 여러 심리적 문제로 이어

질 수 있으므로(Hwang & Chang, 2020), 정부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가활동 참여를 권장

하고 있다. 여가활동을 통한 대인 접촉은 개인의 사회

적 지지 및 사회적 관계망 확대로 이어져 자신이 사회

에서 필요한 존재임을 각인시켜주는 데에 중요한 역

할을 하기 때문이다(Park et al., 2007). 그중에서도 신

체적 여가활동은 타인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협동심과 사교성, 대인관계 유능성 함양에 도움을 주

며, 이는 노년기에 빈번히 유발되는 소외감, 사회부적

응과 같은 부정적 심리 해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ang & Shin, 2008).

신체적 여가활동을 통해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Oh and 

Park(2019)에 따르면, 체육교과의 경우 교사와 학생 

간 접촉하는 기회가 타 교과보다 더 많아 교사의 중요

성이 강조되며, 지도에 대한 교사의 열정이 학생의 사

회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wang and Chang(2020)의 연구에서는 사격 선수의 

대인관계 유능성이 운동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코치와 

선수의 관계가 매개한 것으로 나타나, 대인관계 변인

과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간 인과적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동

기부여 언어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

치며, 이를 기반으로 의사소통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다(Kim & Cho, 2013; Mayfield & May-

field, 2009; Mayfield & Mayfield, 2012). 시니어 패션

모델 교육과정 또한 체육교과와 유사한 교육환경으로

써 교수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교수자와 학습자

의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여가활동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시니어 모델 교육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전

달하는 동기부여 언어도 학습자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 유능성에는 동

기부여 언어뿐만 아니라 성취목표성향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uh, 2004; Lim et al., 

2018). Huh(2004)는 성취목표성향이 자기관리(몸관

리, 정신관리, 훈련관리, 대인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과제지향성은 모든 자기관리 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반면에 경쟁지향성은 어떠한 

요인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

었다. 하지만 Lim et al.(2018)은 학습자들이 성공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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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의 반복적 수행에 따라 얻게 되는 경험적 요소가 긍

정적인 태도 변화로 이어지면서 대인관계 능력에서도 

자신을 표현하며, 주도적이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

중하는 자세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즉, 과제성취

성향과 자아성취성향 모두 대인관계 유능성과 긍정적 

관계에 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어 실증적 검증이 

요구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교수자의 동기부

여 언어 및 학습 태도와 유사한 개념인 성취목표성향

은 각각 대인관계 유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기부여 언어와 대인

관계 유능성의 관계, 성취목표성향과 대인관계 유능

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자율적 동기부여는 대인관계 유능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통제적 동기부여는 대인관계 유능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과제성취성향은 대인관계 유능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자아성취성향은 대인관계 유능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은 개인의 사회적 역할 

지각 및 정서적 관리 측면에 필요한 요소로 여겨지나, 

일각에서는 여가활동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요

인으로써의 역할도 거론되고 있다(e.g., Hwang & 

Chang, 2020; Park, 2014). 지속적 참여의도는 교육 참여

자가 학습활동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로,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는 코치와 선수 간의 대인관계가 운동

지속의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관계 요소로 꼽힌다. 

코치가 선수들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이 지각

하는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면 운동에 대한 재미, 

자신감 등이 향상되는 반면에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다면 선수에게 있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기

력 저하 및 운동 중단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Hwang & Chang, 2020). 이는 여가활동에서도 마찬가

지이므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대인관계는 학습자의 

자신감 및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속

적 참여의도의 동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운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수

록 운동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료와의 관계가 원

만하지 못한 경우에도 중단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Seo & Kim, 2005). 또한 Hwang and Chang(2020)

와 Park(2014)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유능성이 지속

적 참여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규명되었다. 

Yoo and Kim(2023)의 연구에서는 시니어 모델 교육과

정의 학습자 참여동기와 강사만족도가 지속적 참여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수자와의 관계가 지속적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교수자의 동기부

여에 의해 영향을 받은 대인관계 유능성이 지속적 참

여의도로 연결되는 인과관계를 예상할 수 있으며, 구

체적으로 어떠한 변인을 매개로 하여 지속적 참여의

도에 이르는지 인과적 단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요

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기부여 언어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 있어 성취목표성향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고, 이와 더불어 대인관계 유능성과 지속적 참

여의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변인 간 인과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다음의 가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설 7-1. 과제성취성향은 자율적 동기부여와 대인

관계 유능성의 인과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7-2. 자아성취성향은 자율적 동기부여와 대인

관계 유능성의 인과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8-1. 과제성취성향은 통제적 동기부여와 대인

관계 유능성의 인과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8-2. 자아성취성향은 통제적 동기부여와 대인

관계 유능성의 인과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9. 대인관계 유능성은 지속적 참여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및절차

1. 연구모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제안된 가설은 <Fig. 1>과 같이 

연구모델로 나타내었다.

 

2. 측정도구 구성

교수자의 동기부여 언어는 Williams et al.(1996)과 

Woo(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 

네 문항,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 네 문항으로 구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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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취목표성향은 Ahn(2011)과 Lee(2019)의 연구에

서 과제성취성향과 자아성취성향에 해당되는 문항을 

추출하였으며, 각각 네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인관

계 유능성은 Buhrmester et al.(1988)과 Warner(2007)

를 참고하여 다섯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지속적 참여

의도는 Lim(2018)과 Oh(2015)의 연구를 토대로 네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

는 성별, 연령, 소득, 직업, 학력의 다섯 문항이 포함되

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제외한 모든 문항은  리커

트형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대상자는 시니어 패션모델 교육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50대 이상의 남녀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기관들에 측정도구를 배포하여 

2023년 6월 8일부터 2023년 6월 16일까지 진행되었으

며, 연구대상자 불일치 및 불성실한 응답이 확인된 40

부를 제외하여 최종 26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ver. 25.0)을 통한 Vari-

max 주성분 분석을 1차로 실시하여 각 측정문항의 타

당도를 확인하였고,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신뢰도

를 살펴보았다. 이후 확정된 문항을 토대로 가설을 검

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기반의 PLS 구조방정식모

델 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2차로 실시하였다. 직접경

로에 대한 검증은 SmartPLS(ver. 4.0) 통계 소프트웨어

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SPSS 

Process Macro(ver. 4.2)를 통해 이루어졌다. 

4.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구성개념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Varimax 회전에 의

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고유값이 

1.00 이상인 여섯 요인이 도출되었다. 여섯 요인은 중

복적재량이 높았던 여섯 문항이 제거되어 총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KMO 측도는 .758, Bartlett

의 구형성 검증치는 χ2=1654.998(df=171, p<.001)로 나

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문항으로써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된다. 전반적인 요인적재량의 분포는 .629‒.884로 기준

치를 충족하였고, Cronbach's α 계수도 .627‒.882에 분

포하여 수용 가능한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

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5.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

성이 219명(84.2%), 남성이 41명(15.8%)였으며, 연령

은 50대 140명(53.8%), 60대가 105명(40.4%), 70대 이

상이 15명(5.9%)으로 구성되었다. 월평균 소득(불로

소득 포함)은 100만원 미만이 19명(7.3%), 100만 원 이

상‒300만원 미만 77명(29.6%), 300만원 이상‒500만

Fig. 1. Conceptual model of research variables and hypoth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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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미만 68명(26.1%), 500만원 이상은 96명(36.9%)로 

분포되었다. 또한 직업에서는 자영업자가 49명(18.8%), 

사무직 및 전문직이 50명(15.8%)이었고, 경영 및 서비

스직이 21명(8.1%), 무직 및 은퇴가 140명(53.9%)이었

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학력은 69명(26.5%)이 고등

학교 졸업, 163명(62.7%)이 대학교 졸업 이상이었고, 28

명(10.8%)이 대학원 졸업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직접경로 가설 검증

1) 측정모델 평가

측정모델의 평가를 위해 집중타당성, 내적일관성, 

판별타당성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2>와 <Table 3>

Construct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Explained 

variance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I want to continue participating in modeling activities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884

3.028
15.937

(15.937)
.882

If there is a higher level than the current process in which I am 

participating, I will challenge it.
.833

I want to continue working as a model even after completing my 

education.
.826

I am satisfied with the current model training and will continue to 

participate in the future.
.820

Autonomous 

motivation

That instructor always gives me options and opportunities when 

it comes to the lesson content.
.779

2.235
11.762

(27.699)
.723

That instructor always instills confidence in me so that I can do 

well.
.745

The instructor encourages me to ask questions without hesitation. .714

That instructor understands and respects me. .629

Ego 

orientation

When others can't perform as well as I do, I feel like I have 

outperformed them.
.848

2.126
11.187

(38.886)
.749When I succeed in something that my colleagues couldn't, I feel 

the most proud.
.804

When I come in first place or surpass others, I feel the most proud. .733

Controlled 

motivation

That instructor tends to insist on their own teaching methods. .765

1.816
9.559

(48.445)
.627That instructor tends to micromanage everything I do. .749

That instructor tends to pressure me during the lessons. .715

Task 

orientation

I feel the most proud when I give my best effort, rather than 

focusing on winning or losing.
.846

1.801
9.481

(57.926)
.666I feel the most proud when I learn new skills. .676

I feel the most proud when I practice diligently to improve my 

skills.
.663

Interpersonal 

competence

I make an effort to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every time I meet 

someone.
.850

1.665
8.761

(66.687)
.719

Getting to know new people is fun and enjoyable. .786

KMO=.758, χ2=1654.998 (df=171, p<.001)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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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Items Outer loading Cronbach's α CR AVE

Autonomous 

motivation

(AM)

AM 1 .753

.727 .829 .548
AM 2 .802

AM 3 .706

AM 4 .696

Controlled 

motivation

(CM)

CM 1 .612

.642 .800 .576CM 2 .828

CM 3 .818

Task orientation

(TO)

TO 1 .646

.675 .812 .593TO 2 .835

TO 3 .816

Ego 

orientation

(EO)

EO 1 .827

.749 .853 .661EO 2 .884

EO 3 .719

Interpersonal 

competence

(IC)

IC 1 .863
.721 .877 .781

IC 2 .904

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CPI)

CPI 1 .901

.882 .918 .738
CPI 2 .861

CPI 3 .879

CPI 4 .791

Table 2. Measurement model: Convergent validity, and internal consistency

Construct
Fornell-Larcker criterion Heterotrait-monotrait ratio (HTMT)

AM CM TO EO IC CPI AM CM TO EO IC CPI

AM .741
a -

CM -.272b
.759 .383 -

TO .281 .043 .770 .376 .131 -

EO -.007 .236 .308 .813 .121 .322 .384 -

IC .273 -.097 .366 .138 .884 .369 .146 .476 .172 -

CPI .221 -.056 .270 .170 .358 .859 .280 .123 .356 .200 .434 -

a: Bold numbers represent the square root of AVE for constructs.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are correlation estimates between two constructs.

AM=Autonomous motivation, CM=Controlled motivation, TO=Task orientation, EO=Ego orientation, IC=Interpersonal 

competence, CPI=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Table 3. Measurement model: Discriminant validity

에 제시하였다. 모든 측정문항의 외부적재량(outer loa-

ding)은 .612에서 .904로 분포되었다. Hair et al.(2009)

에 따르면 외부적재량 값은 .700 이상을 기준치로 하고 

있으나,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기준치인 .500 이상일 경우 외부적재량의 판

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Lee & Han, 2022).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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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잠재변수별 AVE 값은 모두 .548 이상으로, 기준치

를 상회함에 따라 집중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

였다(Table 2). 내적일관성 평가를 위한 Cronbach's α 

계수는 .642‒.882의 범위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고,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수치도 .800‒ 

.918에 분포하여 높은 수준의 내적일관성이 확보되었

다(Table 2). 마지막으로,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척도와 

다른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는 판별타당성은 Fornell-Larcker 기준과 HTMT 

지수(heterotrait-monotrait ratio)로 평가하였다(Table 

3). 측정모델의 Fornell-Larcker 기준을 살펴보면, 각 

잠재변수별 AVE 제곱근 값이 다른 잠재변수와의 상

관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았다(Fornell & Larcker, 1981). 또한 HTMT 

지수의 경우 .850 미만일 때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되는데(Henseler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121‒.476으로 분포되어 기준치를 충족함에 따라 다

시금 판별타당성의 확보가 입증되었다.

 

2) 구조모델의 적합성 평가 

PLS-SEM은 보편적으로 R2과 Q2을 통해 모델의 예

측적 적합성을 평가한다(Shin, 2018). 선행연구에 의

하면 소비자행동 분야에서는 R2 값이 .190 이상이면 

예측적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Henseler et 

al., 2009).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R2 계수가 .059‒.173

에 분포하여 비교적 약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Q²은 구조모델이 특정 내생잠재변수에 대해 

얼마나 예측적 적합성을 가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으로, 값이 양수일 때 모델이 예측적 적합성

을 가진 것으로 평가한다(Shin, 2018). SmartPLS 3.0에

서는 블라인드폴딩(blindfolding) 절차를 사용해 Q²을 

구했으나, 4.0 버전부터는 PLSpredict 절차를 통해 산

출해야 한다. PLSpredict는 모형의 예측력 평가에 있

어 유용하게 사용되며, PLS 구조방정식모델의 평가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ir 

et al., 2019; Hair et al., 2022). PLSpredict를 통해 확보

한 Q² 계수의 해석은 기존의 블라인드폴딩 절차에 의

해 얻은 Q² 평가와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생잠

재변수에 대한 Q² 값은 .026‒.062로 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측적 적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PLS 구조모델의 적합도 평가 수단으로 제시되는 표준

화 평균 제곱근 잔차(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

sidual, SRMR) 지수도 .074로, 기준치인 .080 이하를 충

족하여 모델 적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았다(Henseler 

et al., 2016). 마지막으로, 잠재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을 판단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지수를 

살펴본 바로는 모든 수치가 기준치인 5.00 미만(VIF= 

1.202‒3.391)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air et al., 2022).

 

3) 직접경로 검증

직접경로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기

반의 PLS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시행하였다. PLS 구

조방정식모델 분석에서는 최소 5,000회 이상의 재샘

플링이 권장되므로, 이를 준수하여 5,000번의 재샘플

링을 실시하였다(Hair et al., 2022). 직접경로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는 <Fig. 2>와 <Table 4>에 제시하였다.

시니어 패션모델 교육과정에서 교수자의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는 과제성취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316, p<.001), 자아성취성향

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β

=.062, p=.488). 이에 반해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는 과

제성취성향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β

=.129, p=.081), 자아성취성향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미치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β=.252, p<.001). 

과제성취성향이 높은 학습자는 자신의 노력과 경험에 

따른 주관적 성취감을 중요시하므로, 개인의 견해와 

관점을 지지하는 교수자의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를 

긍정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Reeve, 2009; Ryan 

& Deci, 2000). 반대로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는 학습자

의 목표와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전달하는 

방향 제시 언어로써 즉각적인 성과와 보상을 추구하

는 자아성취성향이 높은 학습자에게 효율적으로 인지

되었으나, 주관적 성취감을 추구하는 과제성취성향

이 높은 학습자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가설 1-1과 가설 2-2는 지지

되었고, 1-2와 2-1은 기각되었다. 이어서 교수자의 동

기부여 언어가 학습자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교수자의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

는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167, p<.05). 반면에 통제적 동기부

여 언어는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β=-.080, p=.304), 가설 3은 지지되었고, 

가설 4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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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LS-SEM results.

Hypothesis Direct paths
Standardized 

coefficients (β)
S.E. t Results

H1-1 AM → TO .316 .079 4.013*** Accepted

H1-2 AM → EO .062 .090 .693 Rejected

H2-1 CM → TO .129 .074 1.743 Rejected

H2-2 CM → EO .252 .045 5.600*** Accepted

H3 AM → IC .167 .069 2.402* Accepted

H4 CM → IC -.080 .078 1.028 Rejected

H5 TO → IC .303 .075 4.021*** Accepted

H6 EO → IC .064 .077 .839 Rejected

H9 IC → CPI .358 .070 5.146***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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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utonomous motivation, CM=Controlled motivation, TO=Task orientation, EO=Ego orientation, IC=Interpersonal 

competence, CPI=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Table 4. Direct path verification of structural model

 

학습자의 성취목표성향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

는 직접 경로에서는 과제성취성향이 대인관계 유능성

과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었으나(β=.303, p<.001), 자

아성취성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β=.064, 

p=.401). 따라서 가설 5는 지지되었으며, 가설 6은 기

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취목표성향이 내·외적 

동기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Corpus et al., 2009; Prabhu et al., 2008). 

내적 동기요인은 흥미 또는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 

수행되는 요인으로, 과제성취성향과 상호 연관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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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과제성취성향이 높은 학습자들은 여가활

동을 통한 성취감과 더불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얻는 즐거움을 추구하기에 대인관계 유능성에 긍

정적 영향으로 이어진 것으로 설명된다(Nicholls, 

1984). 하지만 자아성취성향은 성과나 보상을 추구하

는 외적 동기요인과 연관이 높으며, 타인과의 상호작

용보다는 비교와 우월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McCarthy, 2011). 따라서 자아성취성향이 높은 학습

자들은 여가활동을 통한 성취로 인해 개인의 만족감

은 클 수 있겠으나, 대인관계 유능성에는 영향이 미치

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대인관계 유능성은 지속적 

참여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어 가설 9는 지지되었다(β=.358, p<.001).

 

2. 간접경로 가설 검증

동기부여 언어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성

취목표성향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기반으로 간접효과를 분

석하였다. 부트스트랩 재샘플링 수는 권장 횟수를 준

수하여 5,000번으로 실행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신

뢰구간 내 0을 포함하지 않을 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Shin, 2018). 간접경로의 검증 결과

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과제성취성향과 자아성취성향에 대한 간접경로의 

유의성 검정 결과,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경로에서 과제성취성향의 95% 부트

스트랩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LLCI: .006, ULCI: .107). 하지만 통제적 동

기부여 언어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며(LLCI: -.017, ULCI: .011), 

자아성취성향은 자율적 동기부여(LLCI: -.024, ULCI: 

.048)와 통제적 동기부여(LLCI: -.023, ULCI: .052)의 

모든 경로에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의 의사와 감정, 행동을 지지하는 자율적 동기부여 언

어 사용은 학습자 스스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고무시킴으로써 성취감 높은 학습효과를 경험하게 하

고, 이윽고 대인관계 유능성과 지속적 참여의도로 이

어지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는 칭찬, 

격려 등의 주관적 감정이입 언어를 통한 방식이 조직

원의 사기를 높여준다고 하였던 Kim and Cho(2013)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 있다. 결과적으로 가설 7-1만이 지

지되었고, 가설 7-2, 8-1, 8-2는 기각되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시니어 대상의 신체적 여가활동인 시니

어 패션모델 교육과정의 교육환경에서 교수자가 사용

하는 동기부여 언어가 학습자의 성취목표성향과 대인

관계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 참여

의도와는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검증을 시도하였

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니어 패션모델 교육과정에서 교수자의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는 과제성취성향과 대인관계 유능성에

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자아성취성향에는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통제적 동기부여는 

자아성취성향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수자가 전달하는 자율

적 동기부여 언어는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고무시켜주는 효

Hypothesis Indirect path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B)
S.E.

Total

effect

Confidence interval 95%
Results

LLCI ULCI

H7-1 AM → TO → IC .043 .026 .193** .006 .107 Accepted

H7-2 AM → EO → IC -.001 .006 .148 -.017 .011 Rejected

H8-1 CM → TO → IC .010 .018 -.037 -.024 .048 Rejected

H8-2 CM → EO → IC .010 .019 -.037 -.023 .052 Rejected

**p<.01

AM=Autonomous motivation, CM=Controlled motivation, TO=Task orientation, EO=Ego orientation, IC=Interpersonal 

competence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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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학습효과를 제공해 준다(Cheon, 2012; Kim & 

Kim, 2014; Ryan & Deci, 2000). 이로 미루어 보면, 본 

연구결과는 과제성취성향이 높은 시니어일수록 자율

적 동기부여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대인

관계 유능성과 지속적 참여의도 함양에도 더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자아성취성향이 높은 

경우,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

었다. 이는 통제적 동기부여의 긍정적 측면을 통찰하였

던 d'Ailly(2003)와 Yang(2000)와 유사한 맥락에 있는 

결과로, 통제적 동기부여가 성취도와 참여도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던 Assor et al.(2005)과 Kim 

and Kim(2014)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자아성취성

향이 강한 학습자는 자신의 유능성을 타인과 비교하

거나 확실한 성과 창출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높다. 따

라서 교수자가 다소 통제적인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성과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편이 시간

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과물을 신속

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더 효율적으로 지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학술적 · 실무적 시사

점을 함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는 

크게 과제성취성향의 매개적 역할과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의 긍정적 역할 규명의 두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

다. 먼저,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는 대인관계 유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과제성취성향이 이를 매개

하는 인과적 관계가 검증되었다. 반면에 통제적 동기

부여 언어와 자아성취성향은 대인관계 유능성과 지속

적인 참여의도의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

다. 결과적으로, 칭찬, 격려 등에 기반한 자율적 동기

부여 언어를 사용하는 교수자의 행동은 학습자가 스

스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고무시켜 성취감 높

은 학습효과를 경험하게 하고 지속적인 참여동기를 

부여하는 효과적인 지도법임을 의미한다. 다만, 자율

적 동기부여 언어는 대인관계 유능성보다 과제성취성

향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았으며, 대인관계 유능성은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보다는 과제성취성향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과제성취성향-대인관계 유

능성이 연쇄적 관계에 있을 때 더 높은 시너지 효과가 

발휘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의 

독립적인 역할보다 학습자의 학습 성향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더욱 고려해야 함이 강조된다.

자율적 동기부여 언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동기부여 언어임

이 규명되었으나,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는 대개 학습

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이 보고되었다(e.g., 

Assor et al., 2005; Kim & Kim, 2014).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는 자아성취성향

과 긍정적 관계에 있음이 검증되었다. 즉, 학습자마다 

추구하는 학습가치와 성취성향이 다르므로 개개인에

게 효율적인 동기부여 언어에도 차이가 있으며, 통제

적 방식이 반드시 부정적 효과로 발현된다고 단언할 

수 없음을 규명하였다는 점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더

구나 자아성취성향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자율적 

동기부여보다는 개인의 승부욕을 자극시킬 수 있는 

통제적인 동기부여 언어를 사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

이었다. 따라서 시니어의 신체적 여가활동에서 학습

자의 성향을 고려한 동기부여 언어를 통해 알맞은 성

취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도 방향일 것으

로 보인다. 다만, 성취목표성향은 학습자의 내적 성향

을 나타내는 개인적 변수이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동

기부여 언어 선택에 앞서 학습자 개개인이 어떠한 성

취목표성향에 더 큰 가치를 두는지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

러한 과정은 학습 효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시니어 패션모델 교육과정에 주목하여 

교육에서 얻는 성취감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를 고찰하였다. 또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전

달하는 동기부여 언어가 지속적 참여의도에 이르는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시니어 패션모

델 교육과정이 시니어들의 심리적 테라피 측면에서 

도움을 주며, 실질적인 소득 활동으로 이어져 고령화 

문제에도 활용될 수 있는 현시점에 교수자의 동기부

여 언어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찰한 점에서 본 연구는 

시의성을 지닌다. 이는 향후 시니어 대상 교육에 임하

는 교수자의 역할과 지도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

이며, 패션 관련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교안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시니어에게서 심리적 

문제가 발생되는 주요 동인으로 사회적 은퇴에 따른 

목표의식 저하,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가 거론되고 있

다(e.g., Kwak, 2010; Seon et al., 2021). 이러한 시점에

서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동기부여 언어의 중요

성을 규명한 본 연구결과는 여가활동에서 나아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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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의 새로운 사회 · 경제적 활동을 위한 동력 제공에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적 동기부여 언어의 긍

정적 역할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자아성취성향 이외 

다른 변인과의 긍정적 관계는 규명하지 못하였으며, 

지속적 참여의도에 미치는 여러 변인 중에서도 대인

관계 유능성과의 관계만을 고찰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학습자들이 교수자의 통제적 동기부여를 정보

제공 및 보살핌으로 인지하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로 미루어 보면 자아성취성향 뿐만 아닌 다른 변인과

의 관계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d'Ailly, 2003). 또한 본래 지속적 참여의도에 미치는 

변인의 수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

서는 동기부여 언어와 지속적 참여의도의 관계를 연

결해줄 더욱 폭넓은 변인과의 관계를 고찰해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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