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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cademic stress, social support and learning management 
system(LMS) utilization satisfaction of learners attending online graduate schools and underst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academic persistence.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students of K online graduate school and 
the data of 143 students, in total, were collected from April to May in 2019. For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x2 test, t-test, F-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ver. 23. 
Results: Academic stress, social support, and LMS utilization satisfaction were associated with academic 
persistence of online graduate student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persistence showed that the model was significant (p<.001)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23% and that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it were academic stress (β=-.23, p=.002), LMS utilization satisfaction (β=.31, p<.001) and jobs 
(β=.23, p=.002). Conclusion: Although the online graduate students’ level of academic persistence was high, it is 
required to develop strategies to alleviate their academic stress and increase LMS utilization rate in order to increase 
their persistence to academic succes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foundation on which the utilization 
of major knowledge regarding jobs can be enhanced,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graduate students. 
Furtherm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xtension of professional and advanced education in 
response to social needs by developing a variety of online high education learning systems beyond time an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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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 환경의 기반 확산과 지식정보사회에서의 학습방법

의 변화는 새로운 교육수요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의 교육패

러다임을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중 온라인 

학위 과정은 전통적인 교실 환경과 같은 물리적인 제약을 뛰어 

넘어 학습자에게 다양한 학습 환경의 선택을 제공하고 있다

[1]. 특히, 온라인 학위 과정은 전통적인 종이책, 라디오, 텔레

비전과 같은 1세대 교수매체에서부터 온라인 이러닝 학습 콘

텐츠를 아우르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면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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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의 제약을 타파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2,3]. 

온라인 학위 과정이 일찍이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2016년 

기준 대학 수준 이상의 온라인 학위 과정에 등록한 학생이 

6,359,121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고, 전통적인 면대

면 학위과정이나 혹은 면대면 과정과 온라인 과정이 혼합된 블

렌디드 학위과정을 등록한 학생 수는 2012년 이후로 6.4%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나[4], 온라인중심 학위 과정에 대한 학습자

의 요구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 원격교육에 의한 대학학위과정은 1972년에 시작

되어 2019년까지 19개 사이버대학이 설립되었고, 이후 2010

년부터 9개의 사이버대학원이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학습과정은 다양한 웹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에

게 풍부한 학습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교육적 잠재력이 있다. 그

러나 원격대학의 수업연한 내 정규 졸업률이 20%수준이며, 10

년 누적 입학생 학생대비 누적졸업률도 평균 36.5%[5] 수준임

을 감안할 때 높은 중도탈락실태는 대학원과정에도 반영될 수 

있음을 유추하게 된다. 온라인 대학원과정의 학업성취율은 원

격대학 학부과정과 유사하게 일반대학원에 비해 높지 않다. 

온라인 대학원 중 가장 먼저 설립된 KNOU 대학원의 졸업률

은 지난 5년 평균 75%수준을 나타내고 있다[6]. 이에 점차 확

대되고 있는 온라인 학위 과정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중도탈

락을 낮추고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는 요인탐색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온라인 학습에서 자기 주도적 개별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교

수-학습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학습

자의 개인변인 특성을 진단하고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일차적

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중 학업 스트레스는 온라인 학습

자의 개인특성 변인으로써 성취 동기 등과 함께 학업지속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써 여러 선행연구에서 다루어

지고 있다[7,8,9]. 또한, 학업 스트레스는 개인의 심리 동인의 

하나로 포함되어, 교육기관 혹은 조직환경적 변인과 함께 학

업 성취와 중도탈락을 예측하는 영향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10-12]. 따라서 온라인 중심의 대학원 교육에서도 학습자의 

학업 스트레스는 중요하게 검토할 요인으로서 부각된다.

한편, 이러닝 플랫폼은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전반에서 활

용되고 있는데, 이러닝 플랫폼에서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지원

하는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13]. 미국과 독일의 온라인 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복잡한 LMS 기능 및 조작 방법

에 대한 어려움은 학습자의 학업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발생시

키고, 부진한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이와 함께 차세대 이러닝 플랫폼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수

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운영 지원 등이 학습활동에 필

요한 요소이며, 특히 교수학습 지원에서는 강의 개발 및 관리, 

평가, 의사소통, 협력학습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하였

다[15].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온라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LMS 설계 연구에서 학습자의 학습참여[16] 방안이나, 팀 

프로젝트 활동이나 토론 참여 등의 교수 학습 전략을 구현하는 

방안[17]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환경 기반에서 구축되는 온라인 학습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적 측면에서의 블로그 활용 등의 활동과 온라인 상에서의 

친목 도모 등을 위한 정서적 측면에서의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SNS)의 활용하는 전략 구현과 관련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16,18]. 

최근의 온라인 학습 환경 설계에서 이러한 사회적 관계 형

성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현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는 배경에는 개별 학습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을 학습자가 인지

하는 사회적 지지 요인과 관련지어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과 연

관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관계의 그물로써 

사회접속의 특성이며, 사회적 연결망 내 구성원이 제공하는 

도움으로 이루어진다. 그동안 사회적 지지는 주로 건강행위와 

관련되어 중요한 변수로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19], 교육 분

야에서 학습자의 심리 변인으로써의 영향력을 연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12]. 

그간 온라인 대학 학부과정 학습자의 중도포기에 대한 선행

연구는 개인특성, 조직특성 등을 반영한 다각적 측면에서 다

수 이루어졌으나, 비교적 운영기간이 길지 않은 온라인 대학

원 학습자의 중도포기나 학습지속의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

기 어렵다. 온라인 대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온라

인 대학원 과정의 효과를 수강 전후 학습자들의 성취도를 통해 

비교분석한 연구[20]가 있으나, 특정과목을 대상으로 국한하

였기에 연구목적이 제한적이다. 또한, 온라인 대학원 학습자

의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개인적 특성과 

온라인 학습과정의 중요 요소인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LMS활용만족도를 포함하여 관련 요인들의 효과를 살핀 연

구는 찾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대학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LMS 활용만족도를 파악하고, 학업지

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원 학위과정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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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온라인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 LMS 활용만족도, 사회적 지지 및 학업지속의도를 

파악하여 온라인 대학원생의 학업지속성을 높이는데 기여하

고자 실시하는 것이며,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LMS 활용만족도, 사회적 지지 

및 학업지속의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LMS 활용만족도, 사회적 지지 

및 학업지속의도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학습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온라인 대학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

스, LMS 활용만족도, 사회적 지지가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

과 119명의 대상자 수가 요구되었으나 약 20% 정도의 자료 탈

락률을 고려하여 143명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대상은 K 

온라인 대학원 입학생중 1학기 등록생 771명이었으며, 자료

수집 전 시험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시간은 약 10분간 소요

되었다. 완성된 조사표는 구글설문지에 입력하여 URL을 첨

부한 후 메일을 발송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4월 12일부

터 1개월 기간으로 하였고, 메일 발송은 4차에 걸쳐 실시하였

다. 대상자들에게 이 조사가 연구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

용되지 않을 것 등을 포함한 설명문과 동의서를 제공하였고, 

연구참여 동의와 조사 완료시 소정의 e-쿠폰을 증정하였다. 

불성실한 응답 4건을 제외한 총 155명의 완성된 조사표를 분

석에 사용하였고, 이는 전체 대상의 20.1%였으며, 분석을 위

한 표본 수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본 연구는 K대학교 연구윤

리심의(심의번호 ABN-01210803-21-05)를 통과한 후 실시되

었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과 4개의 측정도구를 포함하고 있

다. 일반적 특성은 학업 관련특성과 직업 관련 특성을 포함하

였고, 측정도구인 학업 스트레스, LMS 활용만족도, 사회적 지

지 및 학업지속의도의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일반적 특성: 학업 관련특성은 전공계열, 팀활동 만족도, 

학업지지자 유무, 학업으로 인한 어려운 점의 4개 문항, 직

업 관련 특성은 직업유무, 근무유형, 근무형태, 경력의 4

개 문항 등 총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

한 스트레스척도[21] 문항 중 5점 척도로 구성된 7개를 사

용한 도구[12]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의 Cronbach’s ⍺
값은 각각 .84, .83이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86이었다. 

 LMS 활용만족도: 온라인 대학원 학습자의 LMS 활용만

족도는 11문항으로 측정된 도구[13]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LMS 플랫폼의 학습과 관련된 기능 중 강의실 홈, 학

습하기, 공지 사항, 질의응답, 자료실, 교수상담, 일정표, 

용어사전, 나의 자료실, 쪽지, 강의계획서 조회의 기능에 

대한 활용만족도를 5점 척도로 묻는 11 문항들로 구성되

어 있다. 원 출처에서 이 문항은 기능 활용 여부를 묻는 단

일 항목으로 되어 있어 신뢰도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4였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지지에 대한 6문항의 5

점 척도[22,23]를 사용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값은 각각 .85와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학업지속의도: 학업지속의도는 온라인 대학원생의 학습

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 참여가능성과 지속적인 

참여의사를 의미한다. 학업지속의도의 측정은 학습완료

의 중요성, 학습지속방해요인 및 극복의지와 같은 세부 영

역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된 도구[24,12]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값은 각각 .83과 .87이었으

며, 이 연구에서는 .79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2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주요 변

수들의 수준은 평균 및 표준편차로 제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 간 관계는 t-test, ANOVA, 사후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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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cademic Persist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mong Web-based Students (N=155)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cademic persistence 

M±SD
 t or F (p)
Scheffé́

Academic related 
characteristics

Type of major Human, social science
Natural science
Education science

 56 (36.1)
 75 (48.4)
 24 (15.5)

4.08±0.52
4.09±0.58
4.13±0.59

0.06 (.940)

Satisfaction of 
team activity

Less than average
Above average 

 93 (60.0)
 59 (38.1)

4.10±0.58
4.06±0.53

0.34 (.734)

Supporter of 
academic study

No
Yes

14 (9.0)
141 (91.0)

4.01±0.54
4.10±0.56

-0.54 (.589)

Difficulties of 
academic study

No
Yes

 28 (18.1)
127 (81.9)

4.14±0.49
4.08±0.58

0.56 (.577)

Job related 
characteristics

Job status No
Yes

 16 (10.3)
139 (89.7)

3.66±0.84
4.14±0.50

-2.24 (.039)

Employment status* Regular
Non-regular

 99 (63.9)
 56 (36.1)

4.13±0.49
4.01±0.66

1.15 (.253)

Work duty type* Day work
Shift work

114 (82.6)
 24 (17.4)

4.11±0.51
4.24±0.44

-1.17 (.244)

Total career (year)* ＜5
≥5

 40 (29.0)
 98 (71.0)

4.15±0.56
4.14±0.47

0.05 (.960)

*n=139 (cases of having job).

Table 1. Level of Academic Stress, Satisfaction of LMS, Social 
Support and Academic Persistence (N=155)

Variables M±SD

Academic stress 2.82±0.70

Satisfaction of LMS
 Home
 Learning sessions
 Announcement
 Q&A
 Resources
 Instructor's consulting
 Learning schedule
 Glossary
 My resources
 Chats
 Syllabus

3.56±0.72
3.72±0.79
3.81±0.92
3.79±0.82
3.63±0.86
3.41±0.94
3.46±0.87
3.29±0.99
3.24±0.97
3.26±0.91
3.72±0.98
3.81±0.98

Social support 3.90±0.73

Academic persistence 4.09±0.56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로 분석하였다.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은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 자료

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변수의 정규성과 변수의 다중공

선성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결과

1. 주요 측정변수의 평균 및 신뢰도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LMS 활용만족도, 사회적 지지 및 

학업지속의도의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학업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82±0.70점, LMS 활용만족도는 3.56±0.72점, 사

회적 지지는 3.90±0.73점이었고, 학업지속의도는 4.09±0.56

점이었다(Table 1). 특히 LMS 활용만족도를 하부영역별로 

보면 학습하기(3.82±0.92)와 강의계획서조회(3.81±0.98)에

서 높았고, 용어사전(3.24±0.97)과 나의 자료실(3.26±0.91)

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 간 관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학업 관련특성은 전공계열은 자연

계열소속이 48.4%로 가장 높았으며, 팀 활동만족도는 도움이 안 

되거나 보통인 경우가 60.0%였고, 학업지지자는 있음이 91.0%, 

학업으로 인해 어려운 점은 있음이 81.9%를 나타냈다. 직업 관

련 특성은 직업이 있는 경우가 89.7%였고, 직업이 있는 대상자

에서 근무유형은 정규직이 63.9%였으며, 근무형태는 주간근무

가 82.6%, 경력은 5년 이상이 71.0%를 나타냈다. 한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속의도는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

데 직업이 있는 경우 학업지속의도가 높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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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among Academic Stress, Satisfaction of LMS, Social Support and Academic Persistence (N=155)

Variables
Academic stress Satisfaction of LMS Social support Academic persistence

r (p) r (p) r (p) r (p)

Academic stress -

Satisfaction of LMS -.03 (.716) -

Social support -.21 (.009) .09 (.280) -

Academic persistence -.27 (.001) .34 (＜.001) .21 (.010) -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Table 4.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Persistence among Web-based Students (N=155)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3.02 .36 8.31 ＜.001

Academic stress -0.18 .06 -.23 -3.15 .002

Satisfaction of LMS 0.24 .06 .31 4.32 .000

Job status* 0.42 .13 .23 3.23 .002

Adj. R2=.23, F=12.56, p＜.001

*Dummy variable: Job status (0=no, 1=yes).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학업지속의도와 주요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Table 3), 측정한 변수 중 LMS 활용만족도는 학업

지속의도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r=.34, p<.001)를 나타

내, LMS 활용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지속의도가 높아짐을 보

였다.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지속의도와 부적 상관관계(r=-.27, 

p<.001)를 나타내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학업지속

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학업지속의

도와 정적 상관관계(r=.21, p=.010)를 나타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업지속의도가 높아짐을 보였다. 또한 이는 

학습자가 학업 스트레스가 높거나 사회적 지지가 낮거나 LMS 

활용만족도가 낮으면 학업지속의도가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한편 학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

계(r=-.21, p=.009)를 나타냈다.

4.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변량분석을 실시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종속변수인 학업지속의도에 대한 예측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2.56, p<.001), 2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 스트레스, LMS 활

용만족도 및 직업유무였다. LMS 활용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

지속의도가 높아지는 정적 관계(β=.31, p<.001)와 직업이 있

는 경우 학업지속의도가 높아지는 정적 관계(β=.23, p=.002) 

를 예측할 수 있으며,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학업지속의

도는 감소하는 부적 관계(β=-.23, p=.002)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의 높은 LMS 활용만족도와 직업이 있는 

대상자 및 낮은 학업 스트레스가 학업지속의도여부 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 주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온라인 대학원 학습자의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LMS 활용만족도를 파악하고, 학업지속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학원학습 성취를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

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 온라인 학습자의 

학습지속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온라인 대학원 학습자의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인은 학업 스트레스, LMS 활용만족도와 직업이었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 대학원 학습자의 학업 스트레스는 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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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82점으로 나타나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대상자가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사이버대

학 학습자에 대해 한 과목에 등록한 학생을 중심으로 학업 스

트레스와 성취도간 관계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2.80점[25]을 

나타낸 것과 2.81점[26]과 비슷한 수준이며, 멀티미디어로 제

공되는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의 혼합매체로 학습하는 원격

대학생의 2.94점[12]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온라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12]와 비교하기 용이한데, 본 연구에서 약간 낮은 

학업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은 온라인 대학원 학습자는 과거 사

이버대학이나 원격대학 학사학위 졸업자, 2개 이상 학사학위

졸업자, 석사 이상 졸업자 등이 55% 이상[6]으로 과거 온라인

을 포함한 학습경험이 많은 것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는 온라인 대학원 학습자의 학업지속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

업 스트레스와 학업지속의도와의 관계가 부적으로 유의하다

는 선행연구[7,10,12]와 자기신뢰감 등 학업능력을 포함한 개

인적 변인은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중도탈락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11]이라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 

이러닝 수업에서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소진을 통해 학업지속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β=-.26, p<.05)으로써 학업 스

트레스를 낮춤으로써 학업지속의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요

인[27]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학부 학습자와 마찬

가지로 대학원 학습자에 있어서도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

이 학업지속의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한 것이다. 학

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적극적 대처도 

요구되며[12,14], 이와 함께 학교의 학생 상담 제공 혹은 과정 

시작 전 온라인 학습 환경에 대해 익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미

리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학부 학생에 

비하여 온라인 학습 경험이 많은 온라인 대학원생의 학업 스

트레스가 낮다는 점을 비추어 보아 온라인 학습 환경에 친숙

해 질 수 있도록 사전 워크숍 또는 충분한 기간의 온라인 오리

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학교 차원의 정책 지원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LMS활용만족도는 학업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다. LMS는 온라인 대학원 학습에서 학

습자들의 성적과 출석 등 운영전반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으로

써 LMS이용은 과목 내 학생수(course size), 교수직위(정규

직. 계약직, 강사직), 과목내용 등과 유의한 관계가 있고, 이에 

따른 학생 만족도는 전공학과(course discipline)와 과목내용 

등 조직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28]. 본 연구에서 

LMS 활용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6점을 나타내 중간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고, 학습하기, 강의계획서 조회 등 학습 내용

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LMS 기능의 활용 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시스템적 활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능 그 자체보다 학습 콘텐츠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복잡하고 어려운 기능을 활용한 LMS 플랫폼은 온라

인 학습자의 정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업 성취도와 지속

적인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14]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보다는 강의의 학습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학

습공지, 강의계획서, 학습 콘텐츠 수강 등의 핵심 기능을 부각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하고 직관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온라인 대학원 학습자의 학습지속의도를 높이기 위

해 학습 콘텐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LMS 활용만족도를 높이

기 위한 정책 개발에 대학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또다른 이

유 중 하나는 온라인 대학원 학습자의 대부분이 직업이 있어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89.7%는 직업이 있는 상태였다. 이들이 온라인 대학원을 선택

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직업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고, 학

과선택요인에서는 직업 관련 경력관리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6]에 비추어 보면, 직업 혹은 경력과 연관된 양질의 학

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에 집중하는 LMS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학업지속의도와의 상관관

계는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 사회적 지지가 대학원 학

습자의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인다는 결과[29]

와 일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는 않았다. 온라인 협동학습에서 공동체의식 수준과 토론참여

도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학습자들 사이에 공

동체의식이 확고하게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한[30] 제언과 비교할 때 사회적 지지를 향

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온라인 강의에서 격려해야 할 사안이며, 

성인교육, 온라인 교육에서 사회적 지지는 관심 있게 살펴 볼 

요인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는 온라인 학습자 중 온라인 수업의존도가 높은 대

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

고자 시도한 연구로 스트레스의 한 유형으로써 학업 스트레스

와 온라인 학습에서 중요한 LMS만족도 및 사회적 지지를 함

께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성공적

인 협동학습의 필수인 사회심리적 요소인 사회적 지지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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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 변수로써 작용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과제

로 대두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온라인 학부 중심의 학

업지속요인 분석을 확장해 대학원 학습자에게도 적용하였다

는데 의의가 있다. 온라인 학습은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을 

포함하여 분야가 확대되고 있고, 교육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4], 직업과 병행할 수 있고,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장점[3]이 있으나, 자기주도적 학습을 기반으로 하므로 학업 

성취는 용이하지 않는 제한점[1]을 가지므로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온라

인 학습자의 학습지속성을 높이일 수 있는 학교 당국의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써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 결

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향후 온라인 학습자의 다

양한 특성을 고려한 연구를 통하여 온라인 학습지원 방안을 모

색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특히, 온라인 대학원 학습자의 경우, 

연령, 직업, 전공 등에 있어 학부 학습자와는 차이가 있고, 전공

에 따라 학습 방법에 의한 차이가 클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다 

정교한 LMS 활용 방식과 만족도에 대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 론

본 연구는 온라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 사회

적 지지, LMS활용만족도를 파악하고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대학원 학습자의 학

업 스트레스와 LMS활용만족도가 학업지속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지속의도가 낮았고, LMS활용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지

속의도가 높았다. 그리고 직업이 있는 경우 학업지속의도가 

높았으며, 사회적 지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온라인 학

습에서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대학원 학습자의 학습지속율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자

의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고 LMS 활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학교 차원의 학생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구체

적인 방안으로 학업 기간의 시작 전 온라인 학습 환경에 익숙

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제공과 학습 

콘텐츠와 직접 관련 있는 핵심 기능을 위주로 LMS 인터페이

스를 재구조화하는 설계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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