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학습환경에서 온라인 과제가치, 학교의 지원, 만족도, 학습지속의향 간의 구조적 관계   341

사이버학습환경에서 온라인 과제가치, 학교의 지원,
만족도, 학습지속의향 간의 구조적 관계

주영주, 최혜리, 이영희, 이유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과제가치, 학교의 지원, 만족도 및 학습지속의향 간의 인과관계를 규

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 과제가치와 학교의 지원을 외생변인으로, 만족도와 학습지속의향

을 내생변인으로 설정하고 W사이버대학의 2009학년도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웹 서베이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온라인 과제가치와 학교의 지원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이들 모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 과제가치, 학교의 지원 및 만족도가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학교의 지

원과 만족도는 학습지속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온라인 과제가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추가적

으로 만족도는 온라인 과제가치, 학교의 지원과 학습지속의향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인들 간의 간접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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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ver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on-line task value,

university support, satisfaction, learning persistence in Cyber University. For this study, W cyber

university in Korea was chosen to conduct web survey. A hypothetical model was proposed, which was

composed of on-line task value, university support as exogenous variables, satisfaction, learning

persistence as endogenous variables. And satisfaction have been suggested as intervening endogenous

variable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on-line task value and university support affect

satisfaction. Second, university support and satisfaction affect learning persistence. Lastly, satisfaction

mediated on-line task value, university support and learning pers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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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이버학습은 정보사회로의 진입과 인터넷의 보급으

로 인해 새로운 학습방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사이버학습은 시ž공간 제약을 뛰어넘어 학습자에게 원

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며, 교육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많은 학습자들

에게 동시에 제공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

규교육 기회를 놓쳤거나 직업능력향상 및 재교육이 요

구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우리나라 사이버대학

은 2001년 설립 된 이래로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1년에 6,100명의 입

학생으로 시작했던 사이버대학은 2009년 10월 특수대

학원까지 인가된 상태이며, 2010년에는 210,540명의 입

학정원을 모집 할 계획이라고 한다[38].

그러나 사이버대학이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단시간

에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성과에

대한 의구심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이버대학

에서의 학습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물리적으로 분리되

어 있고 전통적인 대학에서의 학습보다는 다소 자유롭

게 수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 중에는 학습보다 단

순히 학위 취득만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

전통적인 대학에 비해 적극적인 학습 자세가 부족하기

도 하고, 중도탈락률도 높은 편이다.

특히 사이버대학에서의 중도탈락률에 대한 문제점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25]는

초기 등록자의 30% 정도가 중도탈락 했다고 보고하면

서 온라인 코스 이수율이 낮음을 지적하였고, [29]도

이러닝 학습은 전통적인 대학수업에 비해 이수율이 낮

다고 하였다. 또한 [35]은 이러닝의 급속한 성장에 따

라 고등교육수준의 학습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학습보다 온라인 학습의 중

도탈락률이 10% ~ 20% 정도로 높아 여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사이버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중도탈락률이 높다는 것은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학습환경이 제대

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학습지속의

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통제소재, 자기효능감, 실

재감 등과 함께 연구되어져 왔으나[7][9][31], 변인들끼

리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

관계 및 예측관계를 다루었을 뿐, 통합적인 구조모형

속에서 이들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부족하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인과관계 규명을 하게 되면, 변

인들 간의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와 그 영향력을 파악

할 수 있으므로 특정 변인에 대한 집중적인 이해를 높

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지속의향을 높이기 위한 더욱

구체적인 해결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조

적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학습지속의향은 통제소

재, 자기효능감, 실재감 등 다양한 변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학습자 개인변인으로 온

라인 과제가치를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사이버학습이

전통적 학습의 보조적 수단이 아닌, 정규 교육과정으로

써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학습자가 온라

인 상에서 인지하는 과제가치가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

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인 학습환경과 사이버학습환

경은 메시지전달방식이나 학습전략사용 등 여러 측면

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학습환경에서의 과

제가치가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온라인에서도 그

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8]은 과제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과제가치는 기본적으로

학습자들의 만족도와 성취도는 물론 향후 학습 계획,

교육 프로그램 등록 의사, 직업 선택에 있어 학습자들

에게 다방면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기존 선

행연구들[11][30]은 학습자가 과제가치를 덜 중요하게

인식 할수록 학습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확률이 낮다는

결과를 보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과제가치는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학습을 마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인식하는 과제가치 외에도 이러닝

에서는 학습을 위한 지원 역시 학습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는 교수

자나 동료 학습자들과의 직접적인 교류 없이 학습이

전개된다. 그러므로 교수자나 운영자로 부터의 지원,

동료들로 부터의 지원, 학습 분위기 등과 같은 학습자

의 지원환경도 학습성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3]은 온라인 환경에서 동료나, 교사의 외부적인 도움

은 학습자의 능력향상과 자신감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향상시켜준다고 하면서 교수설계자나 교사들은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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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26]은 기업 환경에서 외부 지원에 관해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통합적으로 고찰해보았는데, 근무

자가 인지한 외부의 지원은 직무만족과 긍정적인 분위

기, 조직헌신도, 성과, 중도탈락과 상관이 있다고 설명

하면서 외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만족도 또한 학습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 [41]은 교수자의 능력이나 집

단 간의 상호작용에 만족할수록 학습을 지속하려 한다

고 하며, 만족도와 학습지속의향 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이루어진 연구

들 보면, [39]는 온라인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학습지속의향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터뷰

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4]도 온라인 학습환경에

서 만족도는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과 함께 학습

지속의향을 결정 짓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만족도가 학습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과제가치, 학교

의 지원, 만족도, 학습지속의향이 서로 간에 미치는 영

향을 구조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인

과관계를 여러 개의 독립적 연구가 아닌 하나의 통합

모형으로 상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대학생의 온라인 과제가치,

학교의 지원, 만족도, 학습지속의향 간의 구조적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이버대학에서 온라인 과제가치, 학교

의 지원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사이버대학에서 온라인 과제가치, 학교

의 지원, 만족도는 학습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이론적 배경

학습지속의향이란 학습자가 현재 소속하고 있는 교

육기관에서 학습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향을 말한다[5].

학습지속의향은 학자들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정의되

고 있는데, [6]은 학습지속의향을 현재 하고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정해진 기간 안에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

해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학

습지속의향을 향후 재등록 의지로 정의하는 학자도 있

다. [28]은 학습지속의향을 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추후에 재등록하거나 더욱 심도있게 공부할 것인가의

여부로 정의함으로써, 해당 학기나 기수에 이어 다음에

도 학습을 지속해 나갈 것인가를 학습지속의향으로 보

았다. 본 연구는 학습지속의향의 조작적 정의를 해당

학기를 마치고 다음 학기에 등록할지의 의향으로 정한

다.

과제가치 이론은 [21]의 기대가치 이론에서 출발하

였으며, 학업적 수행을 위해 동기를 유발하는 수단으로

써, 주관적이고 상황의존적이며, 학습자들의 학업적 선

택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9]. 그러나

[8]에 따르면 초기 기대가치 이론은 학습자가 성공 확

률이 높다고 생각한 과제를 했을 때가 낮은 과제에 비

해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진다면서 학습자가 느끼는 과

제 자체의 중요성 및 과제가치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 후 과제가치

를 보다 다양하고 복잡적으로 개념화하였는데, 과제가

치를 성취가치, 내재적 가치 및 효용적 가치로 세분하

여 학습자들이 주어진 과제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낄 때, 흥미를 느낄 때, 또 유용하다고

판단할 때 스스로 학습하려고 한다고 했다[9].

[25]는 과제가치와 과제의 중요성이 혼동될 수 있음

을 지적하며, 시간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그 정의를 서

술하였다. 과제가치는 시간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데 반

해, 과제의 중요성은 학습자가 현재 배우는 내용이 즉

시 또는 미래에 도움이 될 때 과제의 중요성이 결정된

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학습환경에서의 과

제가치를 온라인 학습환경에 적용시켜 그 영향을 살펴

보기로 한다.

학습에 있어서 외부환경 변인이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에서

학습의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학교의 지원에는 교수자 운영자로 부터의 지원, 동

료로 부터의 지원 및 학습 분위기 등이 포함될 수 있

다. 교수자 운영자로부터의 지원은 교수자 운영자가 교

육에 가치를 부여하고, 학습자가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며, 학습 후에도 학습한 내용

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한

다. 동료의 지원은 학습자들끼리 상호 학습을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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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긍정적 피드백

을 제공하는 것을 뜻하며, 학교의 분위기는 사이버상에

서 학습자들의 전반적 참여도나 인지하고 있는 학습의

가치 정도를 의미한다.

2.1. 만족도와 관련변인과의 관계

만족도와 온라인 과제가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14]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8개 기업의 927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가치, 직무만족, 성별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가치의 하위 요소

인 과제가치는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36]은 계획적인 정보 테크놀로지 환경에

서 학습자는 과제가치는 과제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

용을 매개로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40]은 과제가치와 직무만족, 성취목표와 직무만족간

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첨단기술업에 종사하고

있는 15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과제가치는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과제가치가 직무성공에 있어 중요한 관리 요소

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과제가치는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상정하였다.

만족도와 학교의 지원과의 관계는 기업교육 환경에

서 조직의 지원이라는 변인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보고

되고 있다. [27]은 외부의 지원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기업환경에서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과 동료의 지원 같

은 사회적인 외부의 지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예측력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기업에 종사하는

2505명의 근무자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외부의 지원

은 직무만족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드러남

에 따라 근무자의 사회적인 관계, 즉 외부의 지원은 직

무만족과 더불어 높은 생활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

이라고 결론지었다.

[17]은 체인방식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248명의 점

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의 지원이 운영자 참여자

의 상호작용과 직무만족, 성취도를 매개하는가를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조직의

지원은 운영자 참여자의 상호작용과 직무만족, 성취도

간을 매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교의

지원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설정하였다.

2.2. 학습지속의향과 관련변인과의 관계

학습지속의향과 온라인 과제가치와의 관계를 살펴보

면, [30]은 전통적인 학습환경에서 자기효능감, 과제가

치가 학업성취도 및 추후 등록의지를 예측하는지를 규

명하기 위해 168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구결과, 과제가치가 학습자의 중간시험 성적

뿐만 아니라 추후 등록의지를 예측함을 입증하였다. 이

는 학습자가 과제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학습지

속의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과제가치는 운동영역에도 학습성과변인들과 함

께 연구되어지고 있는데, [10]은 과제가치가 일반적인

학습환경에서만 다루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19]의 모델

을 운동영역에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운동선수의 과제

가치가 노력 및 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89명

의 농구선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과제가치

는 운동 선수들의 노력 및 학습지속의향에 영향을 주

는 변임임을 확인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온라인 과제가치가 학습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가정하였다.

학습지속의향과 학교의 지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학교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학생일수록 학습지속의향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는 학업적인 향상뿐만 아니라 학습을 계속 이

어나가겠다는 결정 역시 학습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하였다. 그는 아시아계 미국인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학습환경의 편안함, 사회적 지원 및 자기 믿음

감이 학업적 지속의향을 예측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실

시하였다. 160명의 아시안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원은 학업적 지속의향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또 [12]는 온라인 고등교육 프로그램이 점차 확장되

고 있지만, 중도탈락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고 하였다. 그는 학업, 외부환경, 동기, 믿음이 학습지

속의향을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259명의 학,

석사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습

지속의향에 있는 학습자들은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보

다 동료나 가족으로부터의 도움과 같은 외부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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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속의향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15]는 서비스의 질, 만족도와 지속의향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3,483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 만족도는 지속의향과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한편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도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을 수록 높은 학습지속의향을 갖

는다는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4]는 사이버환

경에서 만족도와 지속의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코스 수강경험이 있는 국제기구 종사자 425명

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만족도는

학습지속의향을 결정짓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37]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중도탈락에 미치는 변

인들을 알아보고자 45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산분

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성별이나 연령

별, 전공의 차이는 중도탈락과 학습지속에 낮은 상관을

보였으나, 학습 결과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보인 집단

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학습지속의향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만족도가 지속의향과 관계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온라인

과제가치, 학교의 지원, 만족도는 학습지속의향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설정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과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1] 사이버대학생의 온라인 과제가치 및 학

교의 지원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2] 사이버대학생의 온라인 과제가치, 학교

의 지원 및 만족도는 학습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생의 온라인 과제가치, 학교의

지원, 만족도 및 학습지속의향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W사이버대학의 2009학년도 1학기 재학

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웹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두 차례의 설문에 모두 응답한 연구대상자는 594명

이었으나,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 11명을 제외한 나머

지 583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

의 일반적인 정보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196명

(33.6%), 여자가 387명(66.4%)으로 여자 학습자가 더

많았다. 나이는 19세부터 64세 사이에 있었으며, 40대

학습자가 244명(41.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

다. 또 50대(139명, 23.8%), 30대(131명, 22.5%), 20대

(52명, 8.9%), 60대(15명, 2.6%), 10대(2명, 0.3%)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습자는

총 457명(78.4%)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온라인

과제가치, 학교의 지원, 만족도 및 학습지속의향의 측

정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측정도구를 번역,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3.2.1. 학습지속의향

학습지속의향의 측정은 학습완료의 중요성, 학습지

속방해요인 극복의지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는 [31]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Shin의 측정도구 중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

항(‘나는 KNOU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와 ‘나는 KNOU에서 공부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

다’)의 2문항을 1문항(‘나는 본 과정을 끝마치지 않고

중도에 그만 둘 것이다’)으로 통합한 후 총 5문항을 사

용하였다. 문항내적일치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는 .84,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72로 이로서 집중타당도와 판별타

당도가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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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만족도

만족도는 [31]이 사이버대학생을 위해 개발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전반적 만족도 (예: 본

과목을 수강한 것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 성

취감, 수강에 대한 보람, 타인 추천의향 등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내적일치도 신뢰도 계

수 Cronbach's α는 .95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개념신뢰

도는 .97이며, 평균분산추출값은 .91로 집중타당도와 판

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3. 학교의 지원

학교의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업 사이버교육

생을 대상으로 조직의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1]이 사

용했던 측정도구 중 사이버대학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두 문항을 삭제(예: 내가 속한 회사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직무배치하고 있

다)하고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6문항(예: 동료 학습자

들은 내가 본 과정에서 학습하는 것을 적극 지원해 주

었다)으로 교수자 운영자의 지원, 동료의 지원와 학교

의 분위기 등에 관해 구성되어 있다. 측정도구의 문항

내적일치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개념신뢰도는 .92, 평균분산추출값은 .84로

이로서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2.4. 온라인과제가치

온라인 과제가치는 [30]이 대학생들의 성취도와 향

후 등록 의지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를 번역

하여 사용하였다. [30]의 도구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이를 사이버대학 학습환경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예: 나는 사이버 상에서 제공되는 전반

적인 교육과정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하였다. 측

정도구의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인 신뢰도인 개념신뢰

도가 .93이며, 평균분산추출 값은 .86으로 이로서 집중

타당도와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3.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 과제가치, 학교의 지원, 만족도 및

학습지속의향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W

사이버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온라

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W사이버대학의 학

사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이루어졌다. 2009학년도 1학

기 시작 직후 2주 동안 이루어진 1차 설문에서는 온라

인 과제가치를 측정하였고, 학기 종료 직전 2주 동안

이루어진 2차 설문에서는 학교의 지원, 만족도 및 학습

지속의향을 측정하였다.

3.4. 자료분석

온라인 과제가치, 학교의 지원, 만족도 및 학습지속

의향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의 가설

적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그림 2)의 통계모형을 설정하

였다. 연구모형에서의 각 잠재변인들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측정변인들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측정되는 잠

재변인으로 설정되었다.

모형 설정에 있어 측정변인인 온라인 과제가치, 학

교의 지원, 만족도 및 학습지속의향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요인 측정변인으로 판명되어 측정모형에 과도

한 비중이 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묶음지표(item

parcel)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묶음지표란 동일한 구

인을 측정하는 일차원적인 측정변인들을 무선적으로

묶어서 총점이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다[23]. 묶음

지표를 사용하면 각 잠재변인을 측정해주는 측정변인

의 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측정 오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묶음지표를 사용하면 개별 문항들을 사용할 때

보다 구조방정식의 가정사항인 다변량정규성을 확보할

수 있다[16].

통계적 모형의 추정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OS

6.0으로 다변량정규분포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단

변인별 왜도와 첨도는 정규분포 조건을 만족하였으며,

다변량정규분포성 가정 역시 충족되었기 때문에 최대

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를 적

용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적합도지수 CMIN, TLI, CFI 및 RMSEA를

통해 평가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수

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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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N p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
모형

30.547 .00
5

14 .987 .994 .045
(.023~.067)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1. 온라인 

과제가치1
  -

2. 온라인 

과제가치2
.60

*
  -

3. 학교의 

지원1
.30* .36*   -

4. 학교의 

지원2
.30* .29* .76*   -

5. 만족도1 .38
*
.40

*
.50

*
.47

*
 -

6. 만족도2 .38
*
.38

*
.50

*
.51

*
.87

*
 -

7. 학습

지속의향1
.33* .32* .42* .45* .60* .65*  -

8. 학습

지속의향2
.19

*
.23

*
.26

*
.26

*
.45

*
.49

*
.63

*
 -

평균 10.43 7.78 10.36 9.80 16.08 15.95 12.34 8.80

표준편차 2.01 1.20 2.30 2.25 2.55 2.60 1.79 1.30

왜도 .20 -.08 -.21 -.09 -.30 -.33 -.45 -1.31

첨도 -.25 .76 .15 .42 -.02 -.17 .34 1.99

4. 결 과

4.1. 측정변인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통계치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각 측정변인들이 정상분포를 이

루지 않을 경우 다변량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시킬 수

없고, 그 결과 왜곡된 추정치를 얻게 되고 정확한 통계

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수집된 자료에 대

한 다변량정규분포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검토하였다.

변인들의 평균은 최소 7.78에서 최고 16.08, 표준편

차의 평균은 최소 1.20에서 최고 1.60이었으며, 왜도는

절대값 최소 .08에서 최대 1.31, 첨도는 절대값 최소

.02에서 최고 1.99의 값을 보였다. 측정변인의 표준왜도

가 3보다 작고 표준첨도가 10보다 작으면 구조방정식

모형 하에서의 정상분포 조건이 충족되므로[33], 본 연

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서 다변인정규분포의

기본가정이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이버대학생의 온라인 과제가치, 학교의

지원, 만족도 및 학습지속의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다. 구체적인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분

석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1> 측정변인의 상호상관행렬및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 = 583)

*p<.05

4.2. 측정모형의 검증

연구모형인 구조회귀모형의 모형추정 가능성과 적합

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형추정 가능성 확인절차

[33]에 따라 최대우도추정법에 의해 측정모형의 적합도

를 추정하였다. 적합도 추정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n = 583)

<표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모형의 RMSEA

(.023~.067)를 비롯한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측정모형이

양호한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들의 경로별 표준요인부하량은 .68∼.96에

걸쳐 있으며 유의수준 .05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이어야 함을 고려할 때

[22] 측정변인들은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인 간의 상호상관정도를

검토한 결과, 44~.72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형 하의 각 잠재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설

정된 측정변인들은 충분한 수렴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

고, 잠재변인 간에도 충분한 변별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모형에 대한 어떤 수정도 필요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모든 잠재변인들이 측

정모형을 통해 통계적으로 정확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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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N p DF TLI CFI

RMSEA
(90%
신뢰
구간)

초기
구조
모형

30.54 .006 21 .990 .994
.041
(.022
~.059)

CMIN p DF TLI CFI

RMSEA
(90%
신뢰
구간)

수정
모형 32.49 .006 15 .987 .993

.045
(.023
~.066)

초기
구조
모형

30.54 .006 14 .990 .994
.041
(.022
~.059)

온라인과제가치

학교의지원

만족도

학습지속의향

과제가치1

과제가치2

지원1

지원2

만족1

만족2

지속1

지속2

.76

.79

.88

.86

.91

.96

.94

.68

e1

e8

e2

e3

e4

e5

e6

e7

.46

.61

.72

.52

.44

.52

(그림 2)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결과

4.3. 구조모형의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검증됨에 따라 측정된 잠재변

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구조회귀모형의 적합

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구조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본 구체적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3> 초기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n = 583)

초기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적합도

는 TLI= .990, CFI= .994, RMSEA= .041(.022∼.059)로

나타남에 따라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과제가치, 학교의 지원, 만족도 및

학습지속의향 간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과제가치와 학교의 지원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온라인 과제가치가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309(t= 6.20, p < .05), 학교의

지원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463(t= 10.00, p

< .05)이었다.

둘째, 온라인 과제가치, 학교의 지원, 만족도가 학습

지속의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과제가치가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067(t= 1.396, p>

.05)이었으며, 학교의 지원이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111(t= 2.298, p < .05), 만족도가 학습지

속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629(t= 12.231, p < .05)

이었다. 이는 초기구조모형에서 온라인 과제가치 → 학

습지속의향 경로를 삭제해도 모형의 적합도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온라인

과제가치 → 학습지속의향 경로를 초기구조모형에서

삭제시켜 간명한 수정모형을 설정하였다.

초기구조모형과 수정된 간명모형이 위계적 모형

(hierarchical model)을 이루고 있어 초기구조모형과 수

정모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해 x2 검증을 실시한 결과, CMIND=1.95, p = .164

로서 적합도에 있어서 수정모형과 초기구조모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에 보다 간명한 모델인 수정된 연구모형을 최종 연구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4> 수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n=583)

수정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하기 위해 최대우

도법을 통해 적합도 지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수정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TLI = .987, CFI =

.993, RMSEA = .045(.023~.066)로 나타남에 따라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정모형의 구조계수 추정치

를 표현하면 다음 (그림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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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변인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전
체

직
접

간
접

전
체

직
접

간
접

만
족
도

←
온라인

과제가치
.816 .816 - .313 .313 -

←
학교의

지원
.591 .591 - .462 .462 -

학
습
지
속
의
향

←
학교의

지원
.366 .109 .256 .426 .127 .299

← 만족도 .434 .434 - .648 .648 -

온라인과제가치

학교의지원

학습지속의향
과제가치2e2

.79

과제가치1e1 .76

지원2e4
.86

지원1e3 .88

지속1 e7.94

지속2 e8
.68

만족도

만족2

e6

.96

만족1

e5

.91

z1

z2
.47

.65

.13

.31

.46

(그림 3) 수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수정모형의 구조계수에 대한 추정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과제가치와 학교의 지원이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온라인 과제가치가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313(t= 6.261, p< .05)이었

으며, 학교의 지원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462(t= 9.961 , p < .05)이었다.

둘째, 학교의 지원과 만족도가 학습지속의향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학교의 지원이 학습지속의향에 미

치는 영향력은 β =.426(t=2.698 , p < .05)이었으며, 만

족도가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648(t=

13.735 , p < .05)이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 과제가치, 학교의 지원이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동시에 만족도가 학습지속의향

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의 매개

효과 검증단계에 의하면 만족도는 온라인 과제가치, 학

교의 지원과 만족도 간을 매개할 수 있으므로, Sobel

test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과제가치가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학습지속의

향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검정통계량은 Z =5.696로 도

출되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의 지원이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검정통계량은 Z

=8.058으로 도출되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간접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이버대학 학습자

의 만족도는 온라인 과제가치와 학습지속의향 간을, 그

리고 학교의 지원과 학습지속의향 간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수정모형의 직․간접효과 분해표는 <표 5>와 같다.

<표 5> 수정모형의 직·간접효과 분해표

(n=583)

*p< .05

5. 논 의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에서 학습자의 온라인 과제가

치, 학교의 지원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온라인 과

제가치, 학교의 지원, 만족도가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온라인 과제가치, 학교의 지원이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결과, 두 변인 모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의 지원이 온라인 과제가

치 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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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과제가치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

[14][3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학교의 지원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27]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였으며, 이는 또한 기업환경에서 조직의 지원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22]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 결과는 학습자가 온라인 과제가치를 중요하게 인

지하고, 또 다양한 학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학교의 지원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음을 고려해 볼 때, 학

습자가 교수자 운영자 및 동료 학습자와의 커뮤니케이

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들로부터 즉각적으로, 또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사이버대학에서 온라인 과제가치, 학교의

지원, 만족도가 학습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

펴본 결과, 온라인 과제가치를 제외한 학교의 지원, 만

족도만이 학습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만족도가 학교의 지원보다 영향력이 컸다.

학교의 지원이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

의하다는 연구결과는 [4][2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현재 온라인 학습환경 하에 학교의 지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의 지원이 학습성과의 새

로운 영향변인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학습자의 학습지속의향을 위해 교수자 운영

자가 교육 프로그램 설계시 학습자가 수업에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교수설계를 하고, 언제든 학습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호작용적인 환경을 구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온라인 학습이 동료 학습자들과

의 교류가 부족하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커뮤니케

이션 활성화전략을 구상하여 동료 간에 지원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의 학습 분위기

향상을 위해 교수자 운영자는 학습자들의 출결상황이나

참여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만족도가 학습지속의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전통적 학습환경에서 이루어진 [15]의 연구결과

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이루어진 [24][37]의 연구결과

와 맥을 같이 하였다. 이 결과는 사이버대학생의 재등

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만족도가 중요한 영

향 변인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온라인 과제가치가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학습

자가 인지한 과제가치가 추후 등록의지를 예측한다는

[10][30]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경

우에는 전통적인 수업환경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

문에 학습자의 연령과 직업이 다양한 사이버환경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사

료된다.

마지막으로 만족도는 온라인 과제가치, 학교의 지원

과 학습지속의향 간을 매개하고 있음이 추가적으로 검

증되었다. 따라서 교수 설계시 학습자가 과제가치를 중

요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 대한 선행 정보를

파악하여 교수설계를 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학습자

가 교수자나 동료 학습자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온라인 상에 토론방, 게

시판 및 CoP(Community of Practice: 실행공동체) 등

을 만들어 서로 상호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학습에서 학습자의 학습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통합적인 구조모형 속에서 인

과관계를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

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학습지속

의향을 높이기 위해 학습 설계시 교수자·운영자가 고

려해야 할 변인들을 제시하고,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학습지속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

를 넓혔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온라인 과제가치를 학기 초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학습자가 과제가치를 충분하게 인

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이버대학생을 대

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에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추후

에는 변인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정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연구대상의

폭을 넓혀 사이버교육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환경에도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생

변인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다

양한 변인을 포함시키고, 내생변인에 있어서도 몰입이

나 성취도까지로 폭을 넓혀 보다 통합적인 인과적 구

조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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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hyerichoi@naver.com

이 영 희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 석사과정

現 이화여대 BK21 석사과정연구원

관심분야: 이러닝 질관리

E-mail: lebecca@hanmail.net

이 유 경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학 학사

현재 이화여대 교육공학 석사과정

관심분야 : 교육정보화, 이러닝

E-mail : 260100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