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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의 ROTC 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이식하여 

한국군의 방식으로 변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

이다(Yoon, 2012). 1961년 도입된 이래로 현재 

109개 대학에서 운영하며 우수한 초급장교 충원

과 예비전력 확보에 이바지하고 있다(Kim and 

Kim, 2022). ROTC 장교는 매년 임관하는 장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육군 초급장교의 

85%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육군의 창끝 전투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Kim, 2022).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ROTC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와중에 ROTC 선발 경

쟁률은 2014년 6.1대 1에서 2020년 2.3대 1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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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상 하락했으며(Kim and Kim, 2022), 병 의

무복무기간의 단축과 병 봉급 200만원 시대가 도

래 함에 따라 2023년에는 사실상 미달이 되어 추

가모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Oh, 2023). 이러한 

ROTC 지원율의 급속한 하락은 초급장교의 자질

저하를 불러일으켜 군의 전투력 저하를 가져올 

뿐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의 위협요소가 될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ROTC 사관후보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자

기조절학습의 분석을 통해 ROTC 지원율 하락에 

따른 초급장교의 자질 저하를 보완할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셀프리더십이란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인지전략을 사용하여 스스로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어 성과를 미치는 과정을 의미한

다(Manz, 1986). 상황이 급변하고 불확실한 전투

상황에서 모든 것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은 한

계가 있다. 따라서 현장 지휘관 및 지휘자는 상

급지휘관의 의도 내에서 적시적이며 적절한 판단

과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요구된다(Kim, 2018). 
또한 초급 간부들이 효율적인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Na, 
2017). ROTC 사관후보생의 지원율이 하락하며 

우려되는 자질하락을 셀프리더십 함양을 통해 조

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ROTC 사관후보생들의 셀프

리더십, 사회적지지 그리고 자기조절학습의 영향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ROTC 사관후보생의 셀프

리더십이 사회적지지와 자기조절학습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ROTC 사관후보생

의 셀프리더십이 자기조절학습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면 셀프리더십의 개발을 통해 사

관후보생의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전투상황과 작전임무에서 개인 스스

로의 능력을 이끌어 내어야 하는 사관후보생의 

셀프리더십이 사회적지지와 자기조절학습에 긍정

적인 관계를 가지는지 규명하여 ROTC 사관후보

생의 자질과 역량을 높이고 사관후보생의 리더십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이란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동

기 및 방향을 개인이 얻어내도록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Manz 
and Sims, 1991). 셀프리더십은 자연적 동기를 통

해서 과업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을 성취한다

(Manz, 1986). Kim(2007)은 셀프리더십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행

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Lee(2013)는 

개인이 전략적으로 인지와 행동을 발휘하여 추구

하는 목표를 성취하도록 하는 능력과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셀프리더십은 행동중심전략, 자연적 보상전략, 

건설적 사고전략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Houghton and Neck, 2002). 행동중심전략은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동

기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Lee, 2020). 행동중

심전략은 자기관찰, 자기목표설정, 자기보상, 자

기처벌, 단서관리의 5가지 하위전략이 서로 연동

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게 된다(Kazan, 
1999). 자연적 보상전략은 과업자체 또는 과업에 

대한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여 목표과업의 달성을 

장려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에게 자연적(내재적) 
보상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Houghton and 
Neck, 2002). 건설적 사고전략은 습관화된 생각의 

기능적인 양식을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것과 관

계있다(Neck and Manz, 1992, 1996). 건설적 사고

전략이란 자신의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생각이

나 가정을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긍정적으

로 바꾸면서 생각의 양식을 건설적으로 변화시키

는 것을 의미한다(Hoang, 2020). 건설적 사고전략

은 신념과 가정분석, 성공적인 수행 상상하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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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화의 3가지 하위전략이 상호 연동하여 바람

직한 생각을 유도한다(Houghton and Neck, 2002). 
셀프리더십을 독립변수로 다양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Kim and Kim, 2014).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셀프리더십은 진로동기,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에 영향을 미쳤다(Lee, 2015). 특히 군사학과 

사관후보생의 경우 셀프리더십이 전공만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Kim, 2023).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은 사회적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wang and Moon, 2021; Kim, 2019; Kim and 
Youn, 2016). 또한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자기조

절학습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Kang, 
Kim, and Kim, 2019). 그러므로 대학생인 ROTC 
사관후보생의 셀프리더십은 사회적지지와 자기조

절학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란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지지, 배려, 사랑

을 받고 있다고 인지함으로써 사회화 과정에서 

상호의사소통과 책임감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내

에 일원임을 믿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Cobb, 
1976).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감정적으로 편안하

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물질적 지원

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신이 사회적 관계망의 

일부로 인식하게 해주는 대인관계의 과정이다

(Cohen and Wills, 1985). Jiang(2021)는 사회적지

지란 한 개인이 대인관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인적자원과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정의하

였다. Lee(2023)는 사회적지지를 한사람의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며, 제공받는 정보와 물질적인 원

조 뿐 아니라 인정, 신뢰, 존중, 사랑 등을 포함

한다고 정의했다. 
사회적지지는 사회적지지 유형과 사회적 지지

원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Ji, 
2018). 사회적지지의 유형에 따른 하위구성요인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정서적지지, 정보적지

지, 평가적지지, 자존감지지, 물질적지지, 관계적

지지, 도구적지지 등의 요소 중에서 3~4가지 개

념으로 구성하고 있다(Lee, 2023). Cohen과 

Hoberman(1983)은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으로 정

서적지지, 자존감지지,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를 

구성하였다. Lee(2023)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로 사회적지지의 하위구

성요소를 설정하였다. 
Hwang and Ju(2011)는 부모, 친구, 교사와 같은 

사회적지지의 지지원이 사회적지지 유형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지지의 연구에서 Ji(2018)
는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을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수지지로 구성하였고, Jiang(2021)는 친구지지, 
교수지지, 부모지지, 학교지지로 사회적지지의 하

위요인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의 지지원을 친구지지, 가족지지와 더불어 ROTC 
사관후보생을 직접 훈육하는 학군단 교관지지를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회적기업가의 사회적지지는 셀프리더십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23).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쳤다(Choi and Sung, 
2012; Lim, Lee and Ryu, 2016). 셀프리더십의 학

업성취도, 진로준비행동,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

에서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Hwang and Moon, 2021; Kim, 2019; Kim and 
Youn, 2016). 따라서 셀프리더십이 자기조절학습

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가 매개효과를 나

타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자기조절학습

자기조절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활동의 주인이 되어 학습의 목표와 동기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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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학습에 필요한 물적 ․ 인적자원을 관리함으

로써 학습 전반의 모든 과정에서 의사 결정과 행

위의 주체가 되는 학습을 의미한다(Chung, 1999).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갖춘 학습자는 자신의 강점

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학습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며,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과업과 연계된 학습

전략을 세운다(Zimmerman, 2002). Kim(2012)은 자

기조절학습을 학습자가 동기적, 인지적, 행동적 

조절과정 등의 학습전략을 사용하는 학습이라고 

정의하였다. 
자기조절학습은 자기조절과 학습결과물간의 전

략적 관계를 인지하고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를 실천하며 상위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

절, 자기지향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Zimmerman, 1990). Chung(2005)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자기조절학습의 하위요인을 동

기조절, 인지조절, 행동조절로 구성하고 대학생을 

위한 자기조절학습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자기조절학습의 동기조절은 스스로 학습의 동

기와 흥미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셀프리더십의 자

연적 보상전략과 영향관계일 것으로 추측된다. 
자기조절학습의 인지조절은 학습내용을 개념화하

여 정리하고 학습의 순서를 정하는 면에서 셀프

리더십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잘 이해되지는 않

는 부분에 대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면에서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

기조절학습의 행동조절은 구체적인 학습목표와 

공부방법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점에서 셀프리더

십의 행동중심전략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OTC　사관후보생들

의 셀프리더십과 자기조절학습의 영향관계와 사

회적지지원인 친구, 가족, 학군단 교관 집단이 두 

변수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ROTC 사관후보생이다. 전국 

학군단 설치 대학의 3학년(63기), 4학년(62기) 
ROTC 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

으며 남 ․ 여후보생을 모두 포함하였다. 

2. 검사도구

가. 셀프리더십 

본 연구에서는 ROTC 사관후보생의 셀프리더

십 측정을 위해 Houghton과 Neck(2002)이 개발한 

RSLQ를 한글로 번안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Sin et al, 2009). 총 35개 측정문항으로 하위구성

요인별로 행동중심전략 18문항, 자연적 보상전략 

5문항, 건설적 사고전략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나.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는 ROTC 사관후보생의 사회적지

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Park(1985)의 사회적지

지 측정도구 문항을 Ji(2018)가 수정한 것을 사관

후보생에 맞도록 다시 수정하였다. 총 15개 측정

문항으로 하위구성요인별로 친구지지 5문항, 가

족지지 5문항, 교관지지 5문항을 사용하였다. 

다. 전공만족

본 연구에서는 ROTC 사관후보생의 자기조절

학습을 측정하기 위해 Chung(2005)의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Cha(2017)가 사용한 문항 중에 군사학

전공 대상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3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하위구성요소별로 동기조절 10문항, 
인지조절 10문항, 행동조절 10문항을 사용하였다. 

3.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와 자기조절학습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로 셀프리더십을 선정

하고 셀프리더십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에 사회적지지의 매개역할을 제안하면서 [Fig. 1]
과 같이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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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모형

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

다. 
첫째, ROTC 사관후보생의 셀프리더십이 자기

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ROTC 사관후보생의 사회적지지가 자기

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ROTC 사관후보생의 셀프리더십이 사회

적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ROTC 사관후보생의 셀프리더십이 자기

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23
년 7월 20일에서 8월 3일까지 15일간 전국의 

ROTC 사관후보생 79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수집한 797개의 설문지 중에 불성실한 응답의 2
부를 제외하고 총 795부를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는 ROTC 사관후보생의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고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SPS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과 변수들의 타당성 검증

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를 분석하였

으며,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자기조절학습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기분석을 실

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셀프리더십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행동

중심전략의 문항 9, 10, 11, 12가 제거 후 신뢰도

가 상승하여 삭제하였다. 4개 문항 제거 후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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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KMO Value

Self-Leadership
Behavior Focused Strategy 14 .926 .918
Natural Reward Strategy 5 .860 .851

Constructive Thinking Strategy 11 .915 .913

Social Support
Friends Support 5 .939 .904
Family Support 5 .949 .903

Instructors Support 4 .872 .796

Self-Regulated
Learning

Motivational Regulation 10 .887 .903
Cognitive Regulation 9 .904 .929
Behavioral Regulation 10 .856 .895

<Table 1> Reliability of scale of variables 

뢰도는 Cronbach's α .926을 나타내었다. KMO 
.918로 매우 좋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자연적 보

상전략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60을 나타내

었으며, KMO .851로 좋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건

설적 사고전략의 문항 9가 제거 후 신뢰가 상승

하여 삭제하였다. 문항 제거 후에 신뢰도는 

Cronbach's α .915을 나타내었다. KMO .913로 매

우 좋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사회적지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친구

지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9을 나타내었

으며 KMO .904로 매우 좋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가족지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49을 나타

내었으며 KMO .903로 매우 좋은 수치를 나타내

었다. 교관지지의 문항 2가 제거 후 신뢰가 상승

하여 삭제하였다. 문항 제거 후에 신뢰도는 

Cronbach's α .872를 나타내었다. KMO .796로 적

합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자기조절학습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동

기조절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7을 나타내

었으며 KMO .903로 매우 좋은 수치를 나타내었

다. 인지조절의 문항 10이 제거 후 신뢰가 상승

하여 삭제하였다. 문항 제거 후에 신뢰도는 

Cronbach's α .904를 나타내었다. KMO .929로 매

우 좋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행동조절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 .856을 나타내었으며 KMO .895
로 좋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2. 연구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Peason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자기조절학습의 모든 하위구성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상관관계분석결과

는 <Table 2>와 같다. 
셀프리더십의 하위구성요인 행동중심전략, 자

연적 보상전략, 건설적 사고전략과 사회적지지의 

하위구성요인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관지지 그리

고 자기조절학습의 하위구성요인인 동기조절, 인

지조절, 행동조절의 9개의 모든 연구변인에서 정

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3. 다중회기 분석

가. 셀프리더십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과 자기조절학습의 영향관계에서 행

동중심전략이 동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5.302였으며, 자연적 보상전략이 동기조절에 미치

는 영향은 t값이 5.811이었고, 건설적 사고전략이 

동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7.174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동기조절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는 2.124로 

적합한 회귀모형으로 판명되었으며 R² 이 .462로 

46.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Table 3>).
셀프리더십과 자기조절학습의 영향관계에서 행

동중심전략이 인지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11.200이었으며, 자연적 보상전략이 인지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3.516이었고, 건설적 사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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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Behavior 
Focused 
Strategy

Natural 
Reward 
Strategy

Constructive 
Thinking 
Strategy

Friends 
Support

Family
 Support

Instructors 
Support

Motivational 
Regulation

Cognitive 
Regulation

Behavioral 
Regulation 

Behavior 
Focused 
Strategy

1

Natural 
Reward 
Strategy

.709** 1

Constructive 
Thinking 
Strategy

.702** .735** 1

Friends 
Support .528** .471** .531** 1

Family 
Support .489** .388** .439** .695** 1

Instructors 
Support .433** .424** .432** .515** .476** 1

Motivational 
Regulation .594** .613** .626** .495** .405** .452** 1

Cognitive 
Regulation .693** .621** .652** .531** .497** .485** .756** 1

Behavioral 
Regulation .657** .589** .610** .484** .461** .491** .669** .795** 1

** p < .01

<Table 2> Correlation between research variables

 

략이 인지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6.804로 통

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동기조절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는 

2.504로 적합한 회귀모형으로 판명되었으며 R² 
이 .541로 54.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Table 
4>). 

셀프리더십과 자기조절학습의 영향관계에서 행

동중심전략이 행동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10.129이었으며, 자연적 보상전략이 행동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3.392이었고, 건설적 사고전

략이 행동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5.624로 통

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동기조절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는 

2.038로 적합한 회귀모형으로 판명되었으며 R² 
이 .483로 48.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설1은 셀프리더십의 모든 하위변인들이 자기조

절학습의 모든 하위변인에 영향관계를 나타내어 

채택되었다(<Table 5>).

Variable B SE β t R² Adjusted R² pass or not
Constant .954 .111 8.555

.462 .460
Behavior Focused .223 .042 .212 5.302*** pass
Natural Reward .223 .038 .244 5.811*** pass

Constructive Thinking .291 .041 .298 7.174*** pass
Note : * p < .05, ** p < .01, *** p < .001

<Table 3>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Motivation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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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SE β t R² Adjusted R² pass or not
Constant .614 .108 5.710

.541 .540
Behavior Focused .455 .041 .413 11.200*** pass
Natural Reward .130 .037 .136 3.516*** pass

Constructive Thinking .266 .039 .261 6.804*** pass
Note : * p < .05, ** p < .01, *** p < .001

<Table 4>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Cognitive Regulation
             

Variable B SE β t R² Adjusted R² pass or not
Constant .827 .108 7.694

.483 .481
Behavior Focused .411 .041 .397 10.129*** pass
Natural Reward .125 .037 .139 3.392** pass

Constructive Thinking .220 .039 .229 5.624*** pass
Note :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Behavioral Regulation

나. 사회적지지가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와 자기조절학습의 영향관계에서 친

구지지가 동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7.420 
이었으며, 교관지지가 동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7.342로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지지는 t값
이 1.369로 동기조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Durbin-Watson는 1.954로 적합한 회

귀모형으로 판명되었으며 R² 이 .300로 30.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Table 6>).  
사회적지지와 자기조절학습의 영향관계에서 친

구지지가 인지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6.490 
이었으며, 가족지지가 인지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4.666이었고, 교관지지가 인지조절에 미치

는 영향은 7.603로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 

Watson는 1.993로 적합한 회귀모형으로 판명되었

으며 R² 이 .361로 36.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

다(<Table 7>).
사회적지지와 자기조절학습의 영향관계에서 친

구지지가 행동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4.912 
이었으며, 가족지지가 행동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4.194이었고, 교관지지가 행동조절에 미치

는 영향은 8.719로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 
Watson는 1.948로 적합한 회귀모형으로 판명되었

으며 R² 이 .329로 32.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

다(<Table 8>). 따라서 가설2는 사회적지지의 하

위변인들 중 가족지지가 자기조절학습의 하위변

인 중 동기조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제

외하고 나머지 하위변인들 간의 영향관계가 확인

되었으므로 부분채택 되었다. 

Variable B SE β t R² Adjusted R² pass or not
Constant 1.406 .131 10.774

.300 .297
Friends Support .297 .040 .321 7.420*** pass
Family Support .049 .036 .058 1.369 not

Instructors Support .225 .031 .260 7.342*** pass
Note : * p < .05, ** p < .01, *** p < .001

<Table 6>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Motivation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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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SE β t R² Adjusted R² pass or not
Constant 1.136 .130 8.719

.361 .358
Friends Support .260 .040 .268 6.490*** pass

Family Support .168 .036 .188 4.666*** pass

Instructors Support .233 .031 .257 7.603***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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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Cognitive Regulation

Variable B SE β t R² Adjusted R² pass or not
Constant 1.285 .126 10.220

.329 .326
Friends Support .190 .039 .208 4.912*** pass

Family Support .146 .035 .173 4.194*** pass

Instructors Support .258 .030 .302 8.719***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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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Behavioral Regulation

다. 셀프리더십이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의 영향관계에서 행동

중심전략이 친구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6.394 였으며, 건설적 사고전략이 친구지지에 미

치는 영향은 6.220으로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친

구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자연적 보상전략은 t값이 1.222로 

친구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Durbin-Watson는 1.980로 적합한 회귀모형으

로 판명되었으며 R² 이 .331로 33.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Table 9>).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의 영향관계에서 행동

중심전략이 가족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7.661이었으며, 건설적 사고전략이 가족지지에 미

치는 영향은 3.955로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가족

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자연적 보상전략은 t값이 -.189로 가족

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는 1.950로 적합한 회귀모형으로 판

명되었으며 R² 이 .257로 25.7%의 설명력을 보이

고 있다(<Table 10>).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의 영향관계에서 행동

중심전략이 교관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4.159이었으며, 자연적 보상전략이 교관지지에 미

치는 영향은 t값이 2.978이었고, 건설적 사고전략

Variable B SE β t R² Adjusted R² pass or not
Constant 1.594 .134 11.869

.331 .328
Behavior Focused .324 .051 .285 6.394*** pass

Natural Reward .056 .046 .057 1.222 not

Constructive Thinking .304 .049 .288 6.220***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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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9>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Friends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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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SE β t R² Adjusted R² pass or not
Constant 1.811 .153 11.837

.257 .254
Behavior Focused .442 .058 .360 7.661*** pass

Natural Reward -.010 .053 -.009 -.189 not

Constructive Thinking .220 .056 .193 3.955***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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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0>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Family Support

Variable B SE β t R² Adjusted R² pass or not

Constant 1.591 .154 10.349

.228 .225
Behavior Focused .241 .058 .199 4.159*** pass

Natural Reward .157 .053 .150 2.978** pass

Constructive Thinking .204 .056 .182 3.659***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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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1>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Instructors Support

이 교관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3.659로 통계

적 유의수준에서 교관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는 2.012
로 적합한 회귀모형으로 판명되었으며 R² 이 

.228로 22.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Table 
11>). 가설3은 셀프리더십의 하위변인들 중 자연

적 보상전략이 사회적지지의 하위변인 중 친구지

지와 가족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제

외하고 나머지 하위변인들 간의 영향관계가 확인

되었으므로 부분채택되었다. 

4. 매개효과 분석

가. 친구지지의 매개효과 분석

친구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행동중심전략(β=.285)와 건설적 사고전략(β
=.288)은 친구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연적 보상전략(β=.057)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제외되었다. 2단계

에서 행동중심전략(β=.373)과 건설적 사고전략

(β=.289)은 자기조절학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

계에서 매개변수인 친구지지가 자기조절학습에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중심전략과 건설적 

사고전략의 표준화된 회귀계수값이 2단계에서 

.373 과 .289 로 3단계의 .325 과 .241 보다 크므

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Kim and 
Kim, 2008). 3단계에서 행동중심전략과 건설적 사

고전략은 자기조절학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므로 친구지지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Table 12>).

나. 가족지지의 매개효과 분석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행동중심전략(β=.360)와 건설적 사고전략(β
=.193)은 가족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연적 보상전략(β=-.009)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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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R² SE β t

1

Behavior Focused

Friends Support .331

.051 .285 6.394***

Natural Reward .046 .057 1.222

Constructive Thinking .049 .288 6.220***

2

Behavior Focused

Self-Regulated Learning .594

.033 .373 10.742***

Natural Reward .031 .192 5.257***

Constructive Thinking .032 .289 8.017***

3

Behavior Focused

Self-Regulated Learning .613

.034 .325 9.342***

Natural Reward .030 .182 5.106***

Constructive Thinking .032 .241 6.669***

Friends Support .023 .168 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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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2> Analysis Results on the Mediating Effect of Friends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Self-Regulated Learning

2단계에서 행동중심전략(β=.373)과 건설적 사

고전략(β=.289)은 자기조절학습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가족지지가 자기조절

학습에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중심전략과 

건설적 사고전략의 표준화된 회귀계수값이 2단계

에서 .373 과 .289 로 3단계의 .317 과 .259 보다 

크므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Kim 
and Kim, 2008). 3단계에서 행동중심전략과 건설

적 사고전략은 자기조절학습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지지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Table 13>).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R² SE β t

1

Behavior Focused

Family Support .257

.058 .360 7.661***

Natural Reward .053 -.009 -.189

Constructive Thinking .056 .193 3.955***

2

Behavior Focused

Self-Regulated Learning .594

.033 .373 10.742***

Natural Reward .031 .192 5.257***

Constructive Thinking .032 .289 8.017***

3

Behavior Focused

Self-Regulated Learning .612

.034 .317 9.008***

Natural Reward .030 .193 5.414***

Constructive Thinking .032 .259 7.274***

Family Support .020 .155 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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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3> Analysis Results on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Self-Regulat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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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R² SE β t

1

Behavior Focused

Instructors Support .228

.058 .199 4.159***

Natural Reward .053 .150 2.978**

Constructive Thinking .056 .182 3.659***

2

Behavior Focused

Self-Regulated Learning .594

.033 .373 10.742***

Natural Reward .031 .192 5.257***

Constructive Thinking .032 .289 8.017***

3

Behavior Focused

Self-Regulated Learning .625

.033 .333 9.865***

Natural Reward .029 .161 4.582***

Constructive Thinking .031 .253 7.221***

Instructors Support .020 .202 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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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4> Analysis Results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structors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Self-Regulated Learning

다. 교관지지의 매개효과 분석

교관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행동중심전략(β=.199), 자연적 보상전략(β=.150), 
건설적 사고전략(β=.182)은 교관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행동

중심전략(β=.373),  자연적 보상전략(β=.192), 건

설적 사고전략(β=.289)은 자기조절학습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교관지지가 자기조절학습

에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중심전

략, 자연적 보상전략, 건설적 사고전략의 표준화

된 회귀계수값이 2단계에서 .373, .192, .289 로 3
단계의 .333, .161, .253 보다 크므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Kim and Kim, 2008). 3단

계에서 행동중심전략, 자연적 보상전략, 건설적 

사고전략은 자기조절학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교관지지는 부분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판명되었다(<Table 14>).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셀프리더십이 자기주도학습

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가 매개효과

를 나타내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와 논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ROTC 사관후보생의 셀프리더십은 자기

조절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셀프리더십

의 하위요인인 행동중심전략, 자연적 보상전략, 
건설적 사고전략 모두 자기주도학습의 하위변인

인 동기조절, 인지조절, 행동조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임을 밝혀냈다. 따라서 셀프리

더십의 개발에 의한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증진을 

통해 학습성과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ROTC 사관후보생의 사회적지지는 자기

조절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지지

의 하위구성요인과 자기조절학습의 하위변인 거

의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판별되었다. 
단, 가족지지는 동기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지는 못했다. 이는 학습에 대한 동기와 

흥미는 교수자 또는 친구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부여될 수 있지만 부모나 가족으로부터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셋째, ROTC 사관후보생의 셀프리더십은 사회

적지지와 긍정적인 영향관계이다. 셀프리더십의 

행동중심전략과 건설적 사고전략은 사회적지지의 

하위변인인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관지지 모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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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자연적 

보상전략은 친구지지 및 가족지지와는 영향이 없

었고 교관지지와만 영향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과업에 대한 내재적 동기와 흥미는 교수자의 지

도와 훈육을 통해 유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ROTC 사관후보생의 셀프리더십과 자기

조절학습 간에 사회적지지가 매개효과를 나타내

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셀프리더십의 하위구성요

소 중 사회적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행

동중심전략 및 건설적 사고전략과 자기조절학습

의 관계에서는 사회적지지의 하위변인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관지지 모두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

었다. 반면, 자연적 보상전략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에서는 교관지지만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

다. 
요컨대 본 연구결과를 통해 ROTC 사관후보생

의 경우 셀프리더십이 자기조절학습과 사회적지

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연적 보상전

략은 교관지지와만 영향관계를 나타내었다. 사회

적지지는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족

지지는 동기조절에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변수들의 하위

구성요소 각각의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변수

들 간의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ROTC 지원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군이 우수자원을 획득하고, 초

급장교의 셀프리더십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높이

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ROTC 사관후보생에 대한 셀프리더십 교

육을 통한 셀프리더십 및 자기조절학습능력 함양

이다. ROTC 사관후보생에 대해서 현재 체계적인 

리더십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자신의 

리더십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일수록 셀

프리더십 수준이 높은 결과를 나타낸다(Kim, 
2007). Oh(2016)는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16시간의 리더십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받

은 집단이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보다 셀프리더

십, 변혁적리더십, 서번트리더십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셀프

리더십의 함양은 물론 그 영향으로 자기조절학습

의 배양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율성 지지를 통한 자기조절학습의 함

양이다. 학생이 교수자와 부모로부터 학습에서 

자율성과 지원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학습몰입은 높은 결과를 나타낸다(Cha, 
2017). 따라서 ROTC 사관후보생의 교육과 훈육

에 있어서 교수방법 및 동기부여 시 자율성을 보

장하는 방법으로 교수설계가 이루어진다면 자기

조절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군단 교관 역할의 중요성이다. 

셀프리더십의 하위구성요인 중 자연적 보상은 친

구지지 및 가족지지와는 영향관계를 나타내지 못

했고 오직 교관지지만 영향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과업자체의 흥미와 동기를 부여함에 있어 

교관의 지지와 공감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학군단 교관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상담에 대한 기본소양교육이 진행된 후에 교관에 

의한 교육 및 솔선수범이 이루어진다면 ROTC 
사관후보생들의 셀프리더십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OTC 사관후보생은 분소대전투기술만 습득하

고 대학생활을 영위하다가 부족한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또래의 병사들을 지휘하고 낯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스스로를 먼저 통제하고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학습을 통해 보완하는 셀

프리더십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매우 필수적이

다. 또한 ROTC 사관후보생이 교육과 장교복무를 

통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리더십을 얻을 수 있다

면 ROTC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가 향상될 수 있

을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져 ROTC 사관후보생의 능력 향상과 이를 

바탕으로 튼튼한 국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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