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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활동에서 테크놀로지 수용의도 향 변인에 한 연구 

(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to use Technology in 

Teaching Activ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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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교수활동에서 테크놀로지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높이기 한 구체 인 략을 모

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M모형을 기반으로 TPACK, 테크노스트 스, 신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이 테크

놀로지 수용의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 다. 가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해 2014년도 2학기에 공통교직과목 “교육방법 

 교육공학”을 수강한 비교사 254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구조방정식 모델링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 TPACK은 

테크노스트 스에 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TPACK, 테크노스트

스, 지각된 유용성은 테크놀로지 수용의도에 향을 미쳤으나, 신성과 지각된 용이성은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와 같은 연구결과는 TPACK, 테크노스트 스, 지각된 유용성이 교수활동에서의 테크놀로지 수용의도에 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

임을 시사하 다. 이에 본 연구는 교수활동에서 테크놀로지 수용의도를 높이기 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 인 토 를 제공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to use of technology in teaching activities. For this study, 

a hypothetical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was composed of TPACK, technostress, innovation,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usefulness, and behavioral intention to use technology in teaching activities. The survey was administered to 254 

pre-service teachers. The result of this study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PACK 

significantly affects technostress. second, perceived ease of use affects perceived usefulness. Third, TPACK, technostress, 

perceived usefulness affects behavioral intention to use, but innovation and perceived ease of use did not affect behavioral 

intention to use. These results imply that TPACK, technostress, perceived usefulness are important to enhance behavioral 

intention to use technology in teaching activities. This study propose the constructive foundation for providing strategies raising 

the behavioral intention to use of technology in teach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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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에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

지 않고 생활하기란 쉽지 않다. 2013년 7월 교육부 발

표에 의하면, 국 11,410개교에 재학 인 ‧ 고생 

628만 2천775명 가운데 등학생의 48.8%, 학생의 

85.1%, 고등학생의 83.7%가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

어 디지털 네이티  세 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정보사회는 사회 반에 명  변화를 가져와 교과

서나 교사의 서와 설명이 주가 되었던 통 인 교실

환경에 ICT를 도입함으로써 교육정보화를 추진시켜 교

수학습방법의 변화, 업무의 신은 물론 궁극 으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을 기 하고 있다[1].

테크놀로지가 학교교육에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교

수학습과 련된 일련의 활동들은 변화를 래하게 되

어 교사들은 다양한 학습방법을 용하거나 테크놀로지

의 속성을 반 한 교수학습지도안이나 교육자료를 제작

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사들의 경우,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원활하

게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

인이 된 이후 테크놀로지를 하고 이를 수업에 활용해

야하는 교사의 경우에는 새로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등장으로 기존의 교수법에 한 신념  교수 략을 수

정하도록 요구받고 있다[2].

그러므로 디지털 정보사회로의 속한 변화 속에서 

디지털 네이티  세 를 지도해나갈 비교사가 갖추어

야할 역량과 교육방법 반에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어 테크놀로지 련 지식과 기술의 보유는 물론, 

교수-학습과정에 테크놀로지를 히 통합· 용하는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3].

그러나 교육 장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이 극 으로 

이 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것은 교사들이 수업 

에 경험하게 되는 테크노스트 스(technostress)로부

터 비롯된다[4].  

테크노스트 스는 기술(technology)과 스트 스

(stress)가 합쳐진 용어로써 정보기술시 에 테크놀로지

가 사회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일상화되어 정보시스템

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얻어지는 정신 인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5].

D'Ignazio(1992)[6]는 교사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해 불안감을 갖게되는 것은 교수과정에 한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 그러나 김 실과 김나림

(2003)[7]은 비교사들의 이와같은 불안은 교육으로 인

해 완화될 수 있다고 했고 그 외 다수의 연구에서도 

교육이 비교사들의 불안을 감소시켜  수 있다고 했

다[8].

Hohmann(1994)[8]은 테크놀로지에 한 기술  지

식 부족이 교사들이 테크놀로지 사용을 회피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 하며 비교사들의 경우, 단순히  컴

퓨터 사용 기술의 주지보다는 이를 인간발달에 합하

도록 체 교육과정에 통합시킨 교육을 제공해야한다

고 했다.

이처럼 비교사의 극 인 테크놀로지 활용을 

해서는 단순한 테크놀로지 활용능력 뿐만 아니라, 테크

놀로지내용교수지식(Technology, Pedagogy, and 

Content Knowledge: TPACK)을 통한 교수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TPACK은 Shulman(1986)이 제시한 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에 테크놀로지를 

목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며, 처음에는 TPCK 

(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라는 

개념으로 정의되었다가, 이후 TPACK으로 보다 구체화

되었다. 각 요소는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통합된 

체로서의 Total PACKage라는 의미를 가지며 TPACK

은 내용지식(Content Knowledge: CK), 교수학  지식

(Pedagogical Knowledge: PK), 테크놀로지 지식

(Technological Knowledge: TK)의 교집합 부분에 해당

하는 지식을 뜻한다[9].

교육 장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을 해서는 교사의 

역량 뿐 만 아니라,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채택하고 수

용하고자하는 개인 신성 한 요한 향변인이라 볼 

수 있는데 Agarwal과 Prasad(1998)
[10]

은 이를 개인 신

성이라고 기술하 다.

Rogers(1995)[11]의 신확산이론에 따르면 높은 신

성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을 해 활발하게 정보

를 찾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확실한 경우에도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시도하여 이를 수용하려고 한다. 그러므

로 교육 장에서의 새로운 신인 테크놀로지는 수용의

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기술수용모형은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을 수용자가 

어떤 이유로 수용하고 사용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근

방안이다. 새로운 매체의 수용을 설명하기 해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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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이론을 한층 발 시킨 것이 Davis(1989)
[12]

의 기술

수용모형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이하 TAM)

이다. TAM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수ㆍ학습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모형은 정보기술 수용의 주요 련 변인으로 ‘지각

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제안하 다. 지각된 용

이성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수용하는데 노력이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이며 지각된 유용성은 성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 변

인은 새로운 정보기술 수용에서 사용자의 태도에 향

을 미친다.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계를 살

펴보면, 두 변인은 서로 구분되지만 련이 있는 변인

으로 TAM에서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직 인 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목 은 비교사들의 테크놀로지 수용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상의 연구

목 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 인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비교사들의 TPACK은 테크노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비교사의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

용성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TPACK, 테크노스트 스, 신성, 지각

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은 테크놀로지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TPACK과 테크노스트레스 간의 관계

김 실과 김나림(2003)
[7]
의 연구에 따르면, 컴퓨터 

활용에 필요한 기  지식, 유아발달에 한 컴퓨터 

로그램과 내용, 통합  용을 한 이론  기   

실제, 유아 컴퓨터 활동에 한 교사의 자기반성  집

단토의 4가지 역으로 구성된 유아 컴퓨터 교사교육

과정이 비유아교사들의 컴퓨터에 한 불안감을 

체 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구종과 김민

경(2012)[13]은 정보 수집, 정보분석·가공, 정보 달·교

류, 정보 사회와 윤리, 발달에 합한 유아 컴퓨터 교

육, 교육과정에서의 통합 내용으로 구성된 유아교사를 

한 ICT 교육이 비유아교사의 컴퓨터에 한 불안

감과 디지털기기에 한 태도 등에 정 인 효과를 

가져온 것을 확인하 다.

2.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간의 관계

지각된 유용성이란 개인이 새로운 기술시스템을 이

용함으로써 수행성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Davis, 1989)[12]. Davis(1989)는 기술수용모델

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시스템 수용에 향을 미치는 주

요변인으로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제시

하 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기술은 사용하기가 용

이할수록 더 유용한 것으로 지각되며, 더 유용하게 지

각될수록 사용자의 태도  행동의도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다수의 후속연구

들(liu, Chen, Sun, Wible, & Huo, 2010)
[14]

에 의해 지각

된 사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되었다.

3. 테크놀로지 수용의도와 영향 변인 간의 관계

가. TPACK과 테크놀로지 수용의도와의 관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TPACK이 테크놀로지 수용의

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고 있

다. Molebash(2004)
[15]

에 따르면, ‘테크놀로지를 히 

활용하는 비사회과교사 교육과정’의 교수법 과목을 

수강한 비교사들은 ‘수업에서의 테크놀로지 사용’에 

한 생각들이 정 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들은 테크

놀로지가 사회과교수법을 개선하기 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 이 연구에 참여한 많

은 비사회과교사들은 교직에 진출한 후에도 지속 으

로 자신들의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통합하 다. 이들

의 교직 4년차 수업을 연구한 Franklin과 Molebash 

(2007)
[16]

에 따르면, 이들 교사들은 부분의 동료 교사

들 보다 한 단계 높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수업에서 테

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나. 테크노스트레스와 수용의도와의 관계

테크노스트 스가 높은 경우 활용의도에 부 향을 

끼친다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테크노스트 스가 높은 

비교사는 수업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에 부정 인 생

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김민정, 홍식

(2014)
[17]

에 따르면 베트남 학생의 e-learning 수용태

도에 컴퓨터 불안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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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zaei, Mohammadi, Asadi와 Kalantary(2008)
[18]

 한 

학생들의 컴퓨터 불안과 이러닝 수용 간에 부 인 계

가 있음을 보고하 다.

다. 혁신성과 수용의도와의 관계

liu, Y와 그의 동료들(2010)[19]은 국 학생을 상

으로 한 모바일러닝 수용에 한 연구에서 개인의 신

성이 수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으며, 박상호, 최용 (2013)[20]은 교육용 모바일 어 리

이션 로그램 사용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

인  신성이 지속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Fagan, Kilmon,과 Pandey 

(2012)
[21]

은 미국 간호학 공생을 상으로 가상 실기

법의 수용의도에 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개인 신성

이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 다.  강

문석, 정철호와 정연수(2013)
[22]

는 직장인을 상으로 

스마트워크(SmartWork)의 수용 향변인에 한 실증

연구를 실시하여 개인 신성이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 다. 

라. 지각된 용이성·지각된 유용성과 수용의도와의 관계

노미진, 이원빈, 정경수(2008)
[23]

은 이러닝 이용경험이 

있는 203명의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용이성

이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Brown

과 그의 동료(2002)
[24]

는 사용자들이 정보기술의 유용성

을 높게 지각할수록 사용자들의 수용의도가 높게 나타

난다는 것을 검증하 으며, liu, Y와 그의 동료들

(2010)
[19]

도 국 학생을 상으로 한 모바일러닝 수

용에 한 연구에서 유용성이 수용의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공학계열 문 생을 상

으로 학업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용이성

의 몰입과 성취도에 한 측력을 규명하는 연구[25]에

서 몰입과 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유용성이 향을 미

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본 연구의 가설

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비교사를 상으로 TPACK은 테크노스트

스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비교사를 상으로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

된 유용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TPACK, 테크노스트 스, 신성, 지각된 용

그림 1. 가설  연구모형

Fig. 1. Hypothetical Research Model.

이성, 지각된 유용성은 테크놀로지 수용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4학년도 2학기에 동일한 교수자가 동일

한 실러버스를 용한 3개의 사범 학에서 공통교직과

목인 ‘교육방법  교육공학’ 과목을 주1회, 2시간씩 16

주에 걸쳐 수강하는 학생 254명을 상으로 실시되었

는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248명을 최종연구 상

자로 선정하 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하여 학기 

종료 2주 에 TPACK, 테크노스트 스, 신성, 지각

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수용의도 모두 설문조사로 

진행하 다. 연구 상자  162명(65.32%)은 여성, 86명

(34.68%)는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년 분포는 1

학년(1.61%), 2학년(58.87%), 3학년(29.83%), 4학년

(6.85%), 5학년 이상(2.82%)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해 기존의 선

행연구에서 사용하 던 측정도구를 본 연구 환경에 맞

게 수정·번안하여 사용하 다. 모든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변인별 측정도구에 한 구

체 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TPACK은 Schmidt, Baran, Thompson, Mishra, 

Koehler 와 Shin (2009)이 비 등학교교사들을 상

으로 TPACK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다.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 나는 내 수업에

서 공내용, 테크놀로지와 교수법을 하게 통합하

여 가르칠 수 있다) 측정도구의 Cronbach’s α는 .89이고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Cronbach’s α는 .90이다.

테크노스트 스는 Loyd와 Loyd(1985)가 테크놀로지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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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태도를 측정하기 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다. 테크노스트 스의 측정도구는 총 10문항으로 이루

어져있으며( : 나는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

서 어려운 에 해 동료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않

을 것이다) 측정도구의 Cronbach’s α는 .90이고 본 연구

에서 수집된 자료의 Cronbach’s α는 Cronbach’s α는 

.92이다.

신성은 liu, Li와 Carlsson(2010)이 새로운 정보통신

체제를 시도해보려는 개인의 의지를 측정하기 해 개

발한 도구를 사용하 다. 신성 측정도구는 총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 나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경험하는 것이 좋다) 측정도구의 Cronbach’s α는 .80이

고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Cronbach’s α는 .87이다.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측정하기 해서

는 Davis(1989)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다. 각 6문항

씩으로 이루어져있으며( :  수업에 사용할 테크놀로지 

활용법을 배우는 것은 쉽다)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는 .94와 .98이고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Cronbach’s α는 .88과 .90이다.

수용의도는 Taylor와 Todd(1995)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다. 총 3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 나는 교

사가 되었을 때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교수활동을 할 

것이다) 측정도구의 Cronbach’s α는 .91이고 본 연구에

서 수집된 자료의 Cronbach’s α는 .91이다.

Ⅳ. 연구결과

1. 측정변수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통계치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각 측정변수들이 정상분포를 이

루지 않을 경우 다변량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시킬 

수 없고 그 결과 왜곡된 추정치를 얻게 되어 정확한 통

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수집된 자료에 

한 다변량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해 평균과 표 편

차, 왜도  첨도를 검토하 다.

변수들의 평균은 최소 2.30에서 최고 3.84, 표 편차

는 최소 .63에서 최고 .95, 왜도는 값 최소 .11에서 

최  .88, 첨도는 값 최소 .02에서 최  1.8의 값을 

나타냈다. 측정변수의 표 왜도가 3보다 작고 표 첨도

가 10보다 작으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정상분포 조건

이 충족되므로(Kline, 2005), 본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서 다변량정규분포의 가정이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을 우려하여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측정한 

결과 1.31～2.73으로 모두 10이하를 나타내 다 공선성

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으며, 각 변수들은 유의수  

.05에서 모두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2. 구조모형의 검증

측구조모형의 합도가 검증됨에 따라 측정된 잠재

변수들 간의 인과  계를 설정한 구조회귀모형의 

합도  모수치를 추정하 다. 구조모형의 합도 추정

결과는 <표 1>과 같다. 

CMIN p df CMIN/df TLI CFI
RMSEA
(90%신뢰
구간)

측정모형 86.795 .000 44 1.973 .973 .982
.063

(.043~.082)

기 값 >.90 >.90 <.08

표 1. 구조모형의 합도 검증결과

Table 1. Fit of the Initial Structural Model. 

(n = 248)

기구조모형의 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TLI=.973, CFI=.982, RMSEA=.063으로 나타남에 따라 

양호한 모형으로 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TPACK, 테크노스트 스, 신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수용의도 간의 향력을 검

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PACK이 테크노스트 스에 

미치는 향력은 β=-.438(t= -6.425, p < .05), TPACK

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은 β=.123(t= -2.012, p < 

.05), 테크노스트 스가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은 β

=-.174(t= -3.841, p < .05), 신성이 수용의도에 미치

는 향력은 β=.130(t= 1.833, p > .05)이었다.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력은 β

=.697(t= 11.441, p < .05),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수용의

도에 미치는 향력은 β=.010(t= -.102 p > .05), 지각된 

유용성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은 β=.695(t= 10.370 

p < .05)이었다.

기구조모형에서 신성→수용의도, 지각된 사용용

이성→수용의도의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삭제해도 모형

의 합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임을 

가정하고 이들 경로를 기구조모형에서 삭제시켜 간명

한 수정모형을 설정하 다. 기구조모형과 수정된 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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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모델이 계  모형(hierarchical model)을 이루고 

있어 기구조모형과 수정모형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χ²= 5.683, p=.058로써 

합도에 있어서 수정 모형과 기구조모형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df가 

더 큰 간명모델을 최종연구 모형으로 선택하 다. 

수정된 연구모형의 부합도를 측정하기 해 최 우

도법을 통해 합도 지수를 추정한 결과, 연구모형의 

합도는 TLI=.972, CFI=.981, RMSEA=.064로 나타남

에 따라 양호한 모형으로 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TPACK, 테크노스트 스, 신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수용의도 간의 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TPACK이 테크노스트 스에 미치는 향력은 β

=-.438(t= -6.406, p < .05), TPACK이 수용의도에 미치

는 향력은 β=.149(t= 2.808, p < .05), 테크노스트 스

가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은 β=-.183(t= -3.994, p < 

.05),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력은 β=.707(t= 11.634, p < .05), 지각된 유용성이 수

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은 β=.741(t= 14.069 p < .05)이

었다.

이는 TPACK과 테크노스트 스, TPACK과 수용의

도, 테크노스트 스와 수용의도,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CMIN p df CMIN/df TLI CFI
RMSEA
(90%신뢰
구간)

수정모형 92.478 .000 46 2.010 .972 .981
.064

(.045~.083)

측정모형 86.795 .000 44 1.973 .973 .982
.063

(.043~.082)

기 값 >.90 >.90 <.08

표 2. 수정모형의 합도 검증결과

Table 2. Examination of Fit of Revised Structural Model. 

(n = 248)

그림 2. 수정된 모형의 표 화 경로계수

Fig. 2.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of Revised 

Model.

계변인
비표 화계수(B) 표 화계수(β)
체 직 간 체 직 간

TPACK →
테크노

스트 스
-.442 -.442 .000 -.438 -.438 .000

용이성 → 유용성 .713 .713 .000 .707 .707 .000

테크노

스트 스
→

수용의도

-.175 -.175 .000 -.183 -.183 .000

유용성 → .760 .760 .000 .741 .741 .000

TPACK → .221 .143 .077 .229 .149 .080

용이성 → .542 .000 .542 .523 .000 .523

표 3. 수정모형의 직·간 효과 분해표

Table 3. Direct and Indirect Effects Analysis of Revised 

Structural Model. 

(n = 248)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용성과 수용의도 간의 인과

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연구 결과, TPACK이 테크노스트 스에 향을 미치

고 동시에 테크노스트 스가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지각된 유

용성에 향을 미치고 지각된 유용성이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이들 간의 간 효과 유

의성 여부를 Sobel test를 통해 검증하 다(Kline, 

2011). 그 결과 TPACK은 테크노스트 스를 매개로 수

용의도에, 유의한 간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명되었

으나(z=3.38, p<.05),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용

성을 매개로 수용의도에 유의한 간 효과를 가지지 못

하는 것으로 명되었다(z=.71, p=.47).  

이러한 결과를 종합한 수정모형의 직·간 효과 분해

표는 <표 3>와 같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Davis가 제안한 기술수용모형(TAM)에 외

부변인으로 TPACK, 테크노스트 스, 신성을 추가하

여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고자 하

다. 

첫째, 비교사를 상으로 TPACK은 테크노스트

스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이것은 비교사가 수업을 

통해 얻은 테크놀로지교수내용지식이 테크노스트 스

를 낮춰 으로써 테크놀로지에 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을 완화시켜주는 것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

다. 이는 교사들에게 테크놀로지교수내용지식을 개발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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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교원연수와 비교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교사들의 테크노스트 스를 완화시켜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비교사를 상으로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

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친 결과는 기존 선행연

구결과(Mathieson, 1991)
[26]

와 일치하며 이것은 비교

사가 테크놀로지에 쉽게 근하여 교육방법  교수

략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테크놀로지의 유용성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 다. 이를 해 교수활

동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여 교사들이 수업에서 테크놀로지에 쉽게 근하여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비교사를 상으로 TPACK은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의 테크놀로

지 수용을 해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식을 개발할 수 

있는 연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의 정보화 역

량 개발을 진하고 테크놀로지 수용을 확 시킬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들의 TPACK 강화를 해 

체험  활용이나 원격연수 등 다양한 연수방법을 제공

하여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수활동 역량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비교사들의 테크노스트 스는 수용의도에 부 인 

향을 미쳤다. 이는 테크놀로지 활용에 불안감이나 거

부감을 갖지 않게 하기 하여 테크놀로지 경험을 다양

하게 할 수 있는 교사교육 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을 나

타낸다. 이에 실제 해외에서 진행되었던 정  사례를 

바탕으로 한 체험 심의 연수 로그램을 통해 테크놀

로지를 활용한 교육에 한 정 인 인식을 심어주고, 

테크놀로지 활용 보조원 등을 연수 로그램 는 학교

에 배치함으로써 수업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에 한  

교사의 불안감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신성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는

데,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스마트기기와 모바일, 인터넷

의 성장으로 인해 디지털 생활이 보편화되었으므로 테

크놀로지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신 이라고 볼 수 

없다는 데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용이성 한 수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성과 같은 맥락으로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테크놀로지 활용이 보편화되었으므로 

다수의 비교사들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데 어려

움이 없다8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유용성은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liu와 그

의 동료들, 2010)
[14]

와 일치하며 수용의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테크놀로지가 교

수활동의 성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지하는 

비교사는 테크놀로지를 극 으로 활용하게 됨을 의미

한다.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더불어 교육 환경은 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테크놀로지 활용에 한 심도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PISA(2012)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우

리나라 학교교육에서의 ICT 활용율은 29개국  29

로 상당히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교수활동에서 테크놀로지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

는 변인들을 분석하여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었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으로 선정된 비교사들은 부분 20

의 은 학생으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세 으나, 실제 교수행 를 하

고 있는 장교사들을 상으로 범 를 확장시켜 연구

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사범 의 ‘교육방법  교육공학’ 이

론 과목 수강생을 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시범학교 등의 

테크놀로지 활용수업 참 이나 체험  등을 활용한 체험

주의 학습을 통한 후속연구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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