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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cademic stress, 

achievement motivation, learning environment, school flow and learning persistence in cyber 

education. For this study, 879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S cyber university in Korea was chosen 

to conduct the survey. Achievement motivation was measured in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Academic stress, learning environment, school flow, and learning persistence were measured at the 

end of the semester through the web survey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cademic stress, achievement motivation, and learning environment significantly affected school 

flow. Second, academic stress, achievement motivation, and school flow affected learning pers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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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motivation, and school flow should be considered as the significant element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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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속한 자매체의 발달로 인해 지식의 확산과 정보 

교류가 격히 빨라지고 있다. 이는 교육에 한 개인

, 사회  인식을 변화시켰으며 통 이던 일회 이

며 집합 인 교육에서 벗어나 다발 이고 비동시 인 

교육에 한 심을 증 시켰다. 특히, 사이버 학은 개

인 인 이유로 학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들이나 혹은 

업에 종사하면서도 자기 역량 강화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

약을 없애고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1년 시작된 사이버 학은 날로 

확장되어 2010년도에 설립인가가 확정된 3개의 특수

학원을 포함하여 재 4개의 학원과 17개의 4년제 

학  2개의 문 학이 운 되고 있다. 입학정원도 

2001년 9개교 6,220명에서 2010년 총 19개교의 학사 

57,233명과 문학사 3,599명에 이르게 되었다[1]. 그러

나 이와 같은 양  성장에도 불구하고, 통 인 환경에

서의 교육보다 낮은 학업 이수율을 보인다는 [2]에서 

사이버수업의 효율성에 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습에 한 지속성은 사이버교육에서 학습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학습했다는 기본 인 제를 

둘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3]. 이러한 인식을 바탕

으로 사이버교육에서 학생들의 학습성과와 련된 변인

들  학습자 특성과 련된 학습동기  몰입 등에 

한 연구들이 꾸 히 이루어져왔다.  최근 몇몇 연구에서

는 직장, 가족 등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학습을 지속해야 

하는 사이버수업의 학습자들을 요한 변수로 다루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학습지속의향을 사이버학습자의 

성과로 보고 ‘학습자가 소속하고 있는 기 에서 학습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  의향[5]’으로 정의하고 다음 

학기 수강 의향을 조사하 다.

사이버 학습자들의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미치는 학

습자 내 변인으로 스트 스를 들 수 있다. 스트 스란 

생리 , 심리   신체  복원작용을 즉각 으로 일으

키는 과정을 총칭하는 것으로 일부 연구에서 스트 스

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제시[8]하고 있지만, 

다수의 스트 스와 성과간의 계를 연구한 논문들은 

스트 스가 학습지속의향에 부정 으로 향을 미친다

는 주장에 더 힘을 싣고 있다[9][10].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학업스트 스를 ‘학생들이 학생으로서 학업에 느

끼는 부담과 학업 련 환경  사람들의 계에서 느

끼는 긴장, 염려, 좌 , 걱정, 정서  소진과 고통의 감

정’으로 정의하고, 사이버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학

업스트 스가 학업지속의향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

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사이버 학습자들의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주는 주요

한 동기변인으로 성취동기를 들 수 있다. 성취동기는 자

신이 더 탁월해지고 더 훌륭히 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 인 성격을 띄고 있다[11]. Atkinson은 이러한 성

취동기가 외부환경과 상호작용하게 되면 궁극 으로 학

습자의 행동에 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 다. 본 연

구에서는 성취동기가 학습자의 학습지속의향에 정 인 

향을 끼칠 것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학습환경은 ‘학생들이 학교의 행정 인 지원, 우수한 

강의 제공, 학교로부터의 학문  지원 등을 인지하고 있

는 정도’로 사이버 학습자들의 학습지속의향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외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캘리포니

아 주립 학이 사이버수업을 평가하기 해 만든 평가

기 [12]에 따라 학습환경을 ‘사이버수업의 교육내용, 수

업설계, 매체지원, 교수자 지원, 학교 분 기’로 정의하

다. 

사이버교육에서 학습자의 성과향상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몰입에 한 연구는 주로 개인의 활동에 을 

두는 학습몰입에 한 것으로,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학

교에는 한 애교심  소속감을 연구하는 학교몰입에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사이버 학 학생들

이 갖는 애교심과 소속감은 일반 인 면 면 교육에서 

느끼는 학교몰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사려된

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에 한 연구결과 에서 조

직몰입이 직무태도와 이직의도에 높은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31]에 비추어 학교환경에서도 동일한지 여부를 살

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몰입을 Csikszentmihalyi 

(1997)[6], Mowday, Steers와 Porter (1979)[7]의 정의를 

통합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이 속한 학교의 가치 과 목

표를 자신의 것과 동일하게 여기고 이를 신뢰하여 따르

고 애착을 갖는 정서 인 반응’으로 정의하 다. 

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동기요인으로 학업스트 스, 성취동기, 학교몰입을, 환

경변수로 학습환경을 선정하여 이들이 학습지속의향에 

어떠한 인과  구조 계를 갖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학업스트 스, 성취동기, 학

교환경  학교몰입은 학습지속의향을 증진시키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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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변수임이 선행연구를 통해 강조되었으나 이들은 

독립 인 상 계나 측 계만을 규명하 기 때문에 

통합 인 에서의 인과  구조 계를 규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이론  배경

2.1 학교몰입과 련 측변인과의 계

스트 스 수 과 조직원의 조직에 한 태도와의 

련성에 한 연구는 주로 경찰, 간호사, 경비원 등의 서

비스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를 들어, 

Hrebiniak와 Alutto(1972)은 미국 간호사들을 상으로 

개인  역할 련요소들과 조직몰입의 계를 확인한 

결과, 개인 인 요소인 근속년수  불만족과 더불어 역

할에 한 스트 스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15]. 이와 유사하게 국내에서 서진석, 윤두섭, 이의

호(2005)도 경비원들의 직무스트 스가 직무만족, 성과 

 조직몰입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 다[16]. 

그러나 학습자의 학업스트 스, 학교에 한 태도, 즉 

학교몰입에 한 연구는 학교 응, 포기, 참여 등을 통

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13][14]. 따라서 기업 

환경에서의 직무스트 스와 조직몰입의 계를 살펴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학교환경에 

용하여 직무스트 스를 학업스트 스로, 조직몰입을 

학교몰입으로 보고 학습자들의 학업스트 스가 학교에 

한 태도, 즉 학교몰입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 다. 

학업에 한  다른 개인 인 변수  하나인 성취

동기에 해, Fredricks, Blumenfeld와  Paris(2004)는 

학교몰입이 성취동기와 긴 한 계라고 하 다[17].  

송인섭, 최명구, 김 리, 육진경(2009)은 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을 상으로 성취동기가 학교생활 응에 향력을 

확인한 결과 성취동기는 학교생활 응에 정 인 향

을 주며, 특히 능력과 노력요인이 함께 상호작용할 때 

학교생활 응에 더 큰 향력을 다고 하 다[18]. 

한 문미숙, 김미양과 김종우(2009)는 학생을 상

으로 학습환경과 학생들의 학교몰입 간의 계를 연구

한 결과, 교수의 태도가 학생의 학교몰입에 정 인 향

을 보인다고 하 다[19]. 이는 학습환경에서 교수자가  

학생들의 학교몰입을 하는 데 커다한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직무환경이 조직원의 직무몰입에 해 

주요한 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  배기철, 김 철, 

황윤용(2003)은 직무환경이 특히 조직원들의 감성 인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나아가 조

직원들의 이직의도에도 커다란 향을 미친다고 하 다

[20]. 

2.2 학업지속의향과 련 측변인과의 계

최근 학 성과나 학업지속률에 한 다양한 연구들

이 시행되고 있다[21]. 그  학업스트 스에 한 연구

는 도탈락률을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ritchard

와 Wilson(2003)은 미국 학생을 상으로 학업스트

스, 알코올 섭취빈도, 학업성 , 자존감, 피로 등을 감성

이고 사회 인 변인으로 선택하고 이들 변인들과 

도탈락율을 비교하 을 때 학업스트 스가 학생들의 

도탈락율을 측하는 주요 변인이라고 하 다. 직무 스

트 스 역시 조직에 지속 으로 결속하려는 의지를 감

소시키고, 조직에 한 우호 인 태도나 심리  애착심

을 약화시켜 이직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

학생들의 학습지속에 한 연구들은 성취동기, 성

취목표, 학교몰입, 학교참여 등이 학업지속성에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2][23][24]. 이러한 연구결

과들을 토 로 학생들의 기본 인 성취동기가 학습을 

지속 으로 이어나가는 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

로 본다.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미치는 외부 인 요인으로 경

제, 사회  상황이나 거리 상의 제약 등이 다수 연구되

고 있지만[25],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수업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환경에 한 외부  요인들(교수자, 

학습매체  내용, 분 기 등)이 학습지속의향에 어떤 

향을 미치는 가에 을 두고 있다. Elkins, Braxton

과 James(2000)는 Tinto의 분리(seperation) 단계에 있

는 첫 학기 사이버 학생의 학습지속에 한 연구 결과, 

기 학교환경, 학교몰입 등과 같은 환경 인 지원이 학

생들에게 학업지속을 하는 데 주요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26]. Gloria와 Ho(2003)는 미국의 아시아

계 학생으로서의 외부환경, 사회, 심리학  경험과 학

습지속의향간의 계를 연구한 결과, 학습지속의향이 

높은 학습자들이 교수자, 동료, 직원들에 한 지원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7]. 이는 학습환경에 따

라 학습지속의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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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몰입에 한 연구로 Rusbult, Martz와 Agnew 

(1998)는 학생을 상으로 교육 투입 모델의 변인들의 

구조를 검증한 결과, 만족도, 지원크기, 안책의 질 등

이 학교몰입을 측하고, 학교몰입이 학습지속의향을 

측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28]. 이와 맥을 같이하는 

연구로, 임연욱과 이 희(2003)는 사이버수업 학습자의 

배경변인과 내 변인으로 나눠서 도탈락의 요인을 연

구한 결과, 학습자의 내 변인인 사이버환경의 부 응

과 사이버수업의 낮은 인지도로 인한 불안감을 도탈

락 요인으로 확인하 다[29]. 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학교몰입이 학습지속의향에 정 인 향을 끼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설을 설정하 다. 

연구가설 1. 사이버수업에서 학습자의 학업스트 스, 

성취동기  학습환경은 학교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사이버수업에서 학습자의 학업스트 스, 

성취동기, 학습환경  학교몰입은 학습지속의향에 향

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상

본 연구는 S사이버 학의 2010학년도 2학기 사이버

수업의 이해와 커뮤니 이션스킬 수강생을 상으로 하

다. S사이버 학은 인간복지학부, 경상학부 등 6개 계

열, 15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교육과학기술

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사이버 학으로 선정되었다.  

이 수업의 목 은 학생들의 사이버 수업 이해와 효율

인 의사소통 능력향상으로, 사이버강의를 기반으로 학

습자들의 수업참여를 극 으로 유도하기 하여 온라

인 게시  참여를 활성화하 다. 수업평가는 간(30 ), 

기말(30 ), 출석(20 )  온라인 게시  참여(20 )로 

총 100  만 이다. 

연구 상은 이들 수강자들 에서 두 차례의 웹 서베

이에 모두 응답한 882명 에서, 불성실한 응답자 3명을 

제외한 879명을 최종 연구 상자로 선정하 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학업스

트 스, 성취동기, 학습환경, 학교몰입  학습지속의향

의 측정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측정도구를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 다. 

3.2.1 학업스트 스

학업스트 스 측정은 Voorhis, Cullen, Link과 

Wolfe(1991)의 5문항의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32]. 문

항은 “사이버 학에서의 학업 수행은 자주 나를 좌 시

키거나 화나게 한다” 등과 같다. 학업스트 스 도구의 

문항내 일치도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는 .8이었다. 

본 연구에서 문항내 일치도 신뢰도 계수 Cronbach's ɑ
는 .8이었으며 평균분산추출값(AVE)은 .8로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3.2.2 성취동기

성취동기 측정은 Ray(1979)의 10문항의 측정도구  

신뢰도가 낮은 1문항(Are you inclined to read of the 

successes of other rather than do the work of making 

yourself a success?)을 삭제한 후 총 9문항을 사용하

다[37]. 문항은 “학교에서 항상 최고가 되기 해 열심

히 공부한다.” 등과 같다. 성취동기 도구의 문항내 일

치도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는 .76이었다. 본 연구에

서는 문항내 일치도 신뢰도 계수 Cronbach's ɑ 는 성

공지향 .7, 학업지향 .6, 자기 리 .7이었으며, 평균분산

추출값은 .5로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뢰도는 다소 낮은 편이지만, Nunnally와 Bernstein 

(1994)에 따르면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진행된 경우는 

.60 정도도 합하다고 했다[27].

3.2.3 학습환경

학습환경의 측정을 해 김나 (2009)이 기업 사이버

교육 학습자를 상으로 사용했던 측정도구  2문항

(“내가 속한 회사에는 남다른 기술이나 능력을 발휘했

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과평가제도가 있다”와 “내

가 속한 회사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지속 으로 얻

을 수 있도록 직무배치하고 있다”)을 제외한 총 6문항을 

사용하 다. 문항내용은 “학교 는 교수(운 자)는 내

가 이 교육에 참가하는 것에 해 극 지지해 주었다.” 

등과 같다.  본 도구의 문항내 일치도는 Cronbach’s α 

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환경1은 .8, 환경2는 .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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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학교몰입

학교몰입 측정은 Mowday, Steers와 Porter(1979)의 6

문항의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31]. 문항은 “나는 내 친

구들에게 내가 속한 학이 공부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

한다“ 등과 같다. 학교몰입 도구의 문항내 일치도 신뢰

도 계수 Cronbach’s a는 .97이었다. 본 연구에서 문항내

일치도 신뢰도 계수 Cronbach's ɑ 는 .67 이다. 본 연

구에서의 평균분산추출값은 .9로 집 타당도와 별타

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3.2.5 학습지속의향

학습지속의향의 측정은 학습완료의 요성, 학습지속

방해요인 극복의지를 등을 묻는 Shin(2003)]의 6문항의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30]. 문항은 “본 학을 졸업하

는 것은 나에게 요하다” 등과 같다. 문항내 일치도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는 .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문항내 일치도 신뢰도 계수 Cronbach's ɑ 는 태도 .8, 

행  .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평균분산추출값은 .7로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3.3 자료수집 차

본 연구는 학업스트 스, 성취동기, 학습환경, 학교몰

입  학습지속의향의 구조  인과 계를 규명하기 

해 S사이버 학의 재학생을 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S

사이버 학의 학사 리시스템에 탑재된 온라인 설문조

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2010학년도 2학기 시작 직후 2주 

동안 이루어진 1차 설문에서는 성취동기를 측정하 고, 

학기 종료 직  2주 동안 이루어진 2차 설문에서는 학

업스트 스, 학습환경, 학교몰입, 학습지속의향을 측정

하 다. 

3.4 자료분석

모형 설정에 있어 학업스트 스, 학습환경, 학교몰입

은 탐색  요인분석 결과 단요인 측정변인으로 명되

어 측정모형에 과도한 비 이 실리는 것을 막기 해 

묶음지표(item parcel)를 개발하여 사용하 다. 묶음지표

를 사용하면 각 잠재변수를 측정해주는 지표변수의 수

를 일 수 있으므로 추정 오차를 이는 효과가 있으

며 개별문항들을 사용할 때 보다 구조방정식의 가정사

항인 다변량정규성을 확보할 수 있다[34]. 

학습지속의향은 탐색  요인분석 결과 2개의 하 요

인(태도와 행 ), 성취동기는 3개의 하 요인(성공지향, 

학업지향  자기 리)으로 나타났다. 

통계  모형의 추정방법을 결정하기 해 SPSS와 

AMOS로 다변량정규분포성을 검증하 으며, 그 결과 

단변인 별 왜도와 첨도는 정규분포 조건을 만족하 으

며, 다변량정규분포성 가정 역시 충족되었기 때문에 최

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차를 

용하여 모형의 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 다. 모형의 

합도를 단하는 기 으로 합지수인 CMIN과 

RMSEA를, 그리고 증분 합지수인 TLI, CFI 를 사용하

다. 변수들 간의 효과는 유의수  .05에서 통계  유

의성을 검증하 다. 

4. 연구결과

4.1 측정변인들의 상호상 행렬  기술통계치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각 측정변인들이 정상분포를 이

루지 않을 경우 다변량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시킬 수 

없고, 그 결과 왜곡된 추정치를 얻게 되고 정확한 통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수집된 자료에 한 

다변량정규분포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해 평균과 표

편차, 왜도  첨도를 검토하 다. 

변인들의 평균은 최소 2.47에서 최고 4.42 으며, 왜

도는 값 최소 .04에서 최고 1.20, 첨도는 값 최

소 .06 에서 최고 .71의 값을 보 다. 측정변인의 표 왜

도가 3보다 작고 표 첨도가 10보다 작으면 구조방정식 

모형 하에서 정상분포 조건이 충족되므로[35] 본 연구에

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서 다변인정규분포의 기본

가정이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이버 학생의 학업스트 스, 성취동기, 학

습환경, 학교몰입  학습지속의향 간의 상 계를 분

석하 다. 구체 인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 편차  상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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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스트 스1 -

스트 스2 .62* -

성공지향 -.05 -.01 -

학업지향 -.06 -.07 -.25* -

자기 리 -.13
*
-.15

*
.27

*
.04 -

환경1 -.12* -.21* .20* .01 .13* -

환경2 -.13* -.18* .20* .07 .14* .80* -

몰입1 -.26
*
-.30

*
.31

*
-.02 .19

*
.51

*
.51

*
-

몰입2 -.24* -.26* .32* -.05 .17* .49* .51* .75* -

태도 -.20* -.28* .37* -.13* .15* .39* .36* .51* .55* -

행 -.13
*
-.29

*
.11

*
-.08

*
.05 .26

*
.26

*
.35

*
.31

*
.54

*
-

평균 2.8 2.5 3.7 2.9 3.0 3.9 3.7 3.6 3.7 4.3 4.4

표 편차 .73 .73 .67 .96 .74 .75 .73 .70 .73 .64 .76

왜도 -.08 .28 -.42 .04 .10 -.27 -12 -.13 -.16 -1.0 -1.2

첨도 -.06 -.14 .12 -.59 -.1 -.61 -.31 -.24 -.39 .33 .71

<표 1> 측정변인의 상호상 행렬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n=879)

4.2 측정모형의 검증

연구모형인 구조회귀모형의 모형추정가능성과 합

도를 검증하기 에 2단계 모형추정가능성 확인 차에 

따라 최 우도추정법에 의한 측정모형의 합도를 추정

하 다. 합도 추정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CMIN P DF TLI CFI RMSEA

측정

모형
151.285 .00 34 .946 .967

.063

(.053~.073)

<표 2> 측정모형의 합도 검증 결과 

표 2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TLI와 CFI 지수가 .90 

이며 RMSEA 값이 .008이하로 수용 가능한 모형임을 

보여 주고 있다. 측정변인들의 경로별 표 요인부하량

은 -1.01~.96에 걸쳐 있으며 유의수  .05에서 모두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은 해당 잠재변인을 

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변인 간의 

상호상  정도를 검토한 결과, -.37~.65의 상 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형하의 각 잠재변인들을 

측정하기 해 설정된 측정변인들은 충분한 수렴  타

당성을 지니고 있고, 잠재변인 간에도 충분한 변별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모형에 한 어떤 수정

도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모든 잠

재변인들이 측정모형을 통해 통계 으로 정확하고 타당

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명되었다. 

[그림 1]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결과

4.3 구조모형의 검증

구조모형검증 , 공분산구조분석 시, 평균분산추출값

이 개념 간 상 계수의 제곱값을 상회하는지를 확인

(Fornell & Lardker, 1981)한 결과[36], 이에 부합하 다

(1.2 측정도구, 표1 참조).

측정모형의 합도가 검증됨에 따라 측정된 잠재변인

들 간의 인과  계를 설정한 구조회귀모형의 합도 

 모수치를 추정하 다. 구조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부

합하는지를 살펴본 구체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기구조모형의 합도 검증 결과(n=879) 

CMIN P DF TLI CFI RMSEA

기

구조

모형

151.285 .00 34 .946 .967
.063

(.053~.073)

기구조모형의 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합도

는 TLI=.946, CFI=.967, RMSEA=.063로 나타남에 따라 

양호한 모형으로 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업스트 스, 성취동기, 학습환경, 학교몰

입  학습지속의향 간의 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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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첫째, 학업스트 스, 성취동기, 학습환경이 

학교몰입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학업스트 스, 

성취동기, 학습환경이 학교몰입에 치는 향력은 각각 

순서 로 β=-.233(t=-6.237, p<.05), β=-.232(t=-5.562, 

p<.05), β=.549(t=14.856, p<.05)로 가설을 지지하 다.

둘째, 학업스트 스, 성취동기, 학습환경  학교몰입

이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학업스

트 스, 성취동기, 학교몰입이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향력은 각각 순서 로  β=-.130(t=-3.622, p<.05), β

=-.178(t=-4.617, p<.05), β=.511(t=9.552, p<.05) 가설을 

지지하 으나 학습환경이 학습지속의향에 유의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구조모형의 검증결과는 기구조모형에

서 학습환경 →학습지속의향 경로를 삭제해도 모형의 

합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말해

다. 이들 경로를 기연구모형에서 삭제시킨 보다 간명

한 수정모형을 설정하 다. 

기구조모형과 수정된 구조모형이 계  계를 

이루기 때문에 기구조모형과 수정된 구조모형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CMIN 검증을 실시한 결과, CMIN=.698, p=.404로서 

합도에 있어서 수정된 구조모형과 기구조모형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수정된 구조모형이 기구조모형과 비교하여 합

도에 있어서는 통계 으로 차이가 없으나 보다 간명한 

모델이므로 수정한 모형을 최종연구모형으로 선택한 

다음 합도  모수치를 추정하 다. 

<표 4> 수정구조모형의 합도 검증 결과 (n=879)
             

CMIN P DF TLI CFI RMSEA

수정

모형
151.983 .00 35 .948 .967

.062

(.052~.072)

기

구조

모형

151.285 .00 34 .946 .967
.063

(.053~.073)
  

                              
수정된 구조모형의 합도 검증결과는 <표 4>와 같

다. 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구조모형의 합도는 

TLI=.948, CFI=.967, RMSEA=.062로 나타남에 따라 양

호한 모형으로 단할 수 있으며 반 인 모형의 

합도에서 기구조모형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수정모형의 구조계수에 한 추정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스트 스, 성취동기  학습환경이 학교몰

입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학업스트 스가 학교

몰입에 미치는 향력은  β=-.231(t=-6.217, p<.05), 성

취동기가 학교몰입에 미치는 향력은  β

=-.230(t=-5.563, p<.05)이었으며, 학습환경이 학교몰입

에 미치는 향력은  β=.553(t=15.021, p<.05)이었다. 

둘째, 학업스트 스, 성취동기  학교몰입이 학습지

속의향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학업스트 스가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향력은 β=-.128(t=-3.575, 

p<.05), 성취동기가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향력은 β

=-.174(t=-4.583, p<.05)이었으며, 학교몰입이 학습지속

의향에 미치는 향력은 β=.541(t=13.209, p<.05)이었다.

수정모형의 구조계수에 한 추정치를 표 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수정모형의 구조계수 추정치

5. 결론  논의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수업에서 학습자의 학업스트

스, 성취동기, 학습환경, 학교몰입과 학습지속의향 간의 

인과 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학습

지속의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했다는 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 결과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스트 스, 성취동기, 학습환경이 학교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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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 본 결과, 학업스트 스, 학습

환경이 학교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이것은 기존

의 선행연구(문미숙, 김미양, 김종우, 2009; Hrebiniak & 

Alutto, 1972)등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성취

동기는 선행연구(송인섭, 최명구, 김 리, 육진경, 2009; 

Fredricks, Blumenfeld, & Paris, 2004)와 다르게 학교몰

입에 부 으로 유의함 β=-.230(t=-5.563, p<.05)을 나타

내었다. 

둘째, 학업스트 스, 성취동기, 학습환경, 학교몰입이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향력을 확인한 결과, 학업스

트 스와 학교몰입이 학습지속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결과(서진석, 윤두섭, 이

의호, 2005; 임연욱, 이 희, 2003;  Pitchard & Wilson, 

2003)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성취동기  학습환경과 

학습지속의향의 계는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 다.  

먼 , 성취동기는 학습지속의향과 유의한 값을 보 으

나 선행연구에서처럼 정 인 계가 아닌 부 인 계

로서 유의미한 향력 β=-.174(t=-4.583, p<.05)을 확인

하 다. 학습환경의 경우 한 선행연구(Elkins, 

Braxton, & James, 2000; Gloria & Ho, 2003)와는 달리 

학습지속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했다. 

본 연구결과에서 성취동기가 학습몰입과 학습지속의

향에 부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은 연구 상

자들의 직업유무 상태가 반 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연

구 상자 총 879명  722명(82.13%)이 직장 업무와 학

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학보다는 경제

인 보상이 있는 직장에 소속감을 느낄 것이다. 향후 사

이버 학생들의 성취동기, 학습몰입과 학습지속의향간

의 계에 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

인다. 

한, 직장인들의 사이버 학 수강의 목 은 진로수

정  개발 혹은 직장에서의 승진을 한 도구 인 면

이 크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높은 성취동기를 

가지고 사이버 학에 입학했을 라도 직장, 가정, 학교 

등의 다양한 업무과 으로 인하여 요도가 낮은 학교

에 한 몰입과 학습지속의지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 학습환경이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결론은 본 연구 상의 소속학교의 특징이 반

된 것으로 사료된다. S사이버 학은 2010년 교육과학기

술부 종합평가 최우수사이버 학으로 선정될 정도로 교

육내용  매체 등 학습 환경  기반사항이 체계 으로 

잘 갖춰진 학교이다. 즉, 본 학교에 입학 혹은 재학하는 

학습자들에게는 이런 학습 환경 인 부분이 학습을 계

속하도록 유인하는 변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진

다. 한 사이버수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컴퓨터가 리 

보 됨에 따라 학습 환경 인 부분이 학습지속의향에게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게 된 것으로 사려 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 스, 성취동기, 학습환

경이 학교몰입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학업스트 스와 성취동기는 학교몰입에 부 인 향을 

미침을 확인하 다. 이는 학업스트 스를 조 할 수 있

고, 성취동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사이버 상에서 상담센

터나 문상담인력을 배치하는 제도  필요성을 시사한

다. 이런 제도는 학생들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

이버 상에서라도 학교의 제도  도움을 받으며 학교의 

가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학습환경의 매체  기술 인 부분 뿐 만 아니라 

학습자의 주도 인 학습이 실히 요구되는 사이버수업

에서 튜터와의 활발한 소통과 교수자와 학습자간간, 동

료학습자간 상호작용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학습자

가 스트 스와 동기부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때, 

내용과 설계측면에서 성취동기를 증가시키는 환경을 제

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사이버상에서도 성취동기를 지

속 으로 이어갈 수 있는 략 인 지원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 스, 성취동기, 학교몰

입이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미침을 확인하 다. 이 

한 학업스트 스와 성취동기는 학습지속의향에 부 인 

향을 미치는 데, 이는 학교몰입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

할 수 있다. 부분의 성인학습자들은 사이버 학을 통

해서 지식이나 학력을 얻는 수단 인 목 을 띄고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 학은 학습자들의 욕구를 보다 실

으로 충족시켜주기 해 교육과정에 한 사 조사가 

제도 으로 실시되어 학습자들의 성취동기를 유지시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의 노력

들은 학습자들이 학교에 한 신뢰를 갖게 하여 학교몰

입을 증가시키는 데 유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서, 

교수자나 학교시설의 수 을 높이거나, 학교졸업 후 진

로에 한 정보나 비 략을 제공하여 학교에 한 자

부심과 소속감을 높여 지속 으로 학습을 유지하도록 

학습자들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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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국내 S사이버 학, 사이버학습의 이해와 

커뮤니 이션스킬을 수강하는 학생들만을 상으로 하

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연구 상의 폭과 수를 증가시켜 다른 사이버교육기 과 

기업체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갖는지에 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연구 상의 다양한 문화  배경  학습 동기를 

고려하고 인구학  특성을 반 한 집단 간의 차이를 비

교하는 연구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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