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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모바일자기효능감, 주 규범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향을 주어 궁극

으로 모바일웹서비스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통하여 알아보는 것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해 2011학년도 2학기 A사이버 학교의 

모바일웹서비스가 제공되는 과목에 등록한 144명의 학생을 상으로 2011년 가을학기 강의 종료  2

주 동안 웹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모바일자기효능감(β=.43, p<.05), 주 규

범(β=.30, p<.05), 지각된 이용용이성(β=.25, p<.05)은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주었고 둘째, 모바일자기

효능감(β=.36, p<.05), 주 규범(β=.44, p<.05)은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향을 미쳤다. 셋째, 지각된 

유용성(β=.94, p<.05)은 모바일웹서비스 수용의도에 향을 미침을 확인하 으나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모바일웹서비스 수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주지 못하 다. 본 연구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사이버

학교 모바일웹서비스의 좀 더 나은 설계와 운 을 한 시사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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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의도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cyber university students' 

self-efficacy, subjective norms on the behavioral 

intention to use mobile web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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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mobile self-efficacy, 

subjective norm,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behavioral intention of mobile web 

service using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144 cyber university students enrolled in a 

course with mobile web service participated for this study. The result revealed that 1) mobile 

self-efficacy (β = .43, p <.05), subjective norm (β = .30, p <.05), perceived ease of use (β = .25, p 

<.05 ) had a direct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Second, mobile self-efficacy (β = .36, p <.05), 

subjective norm (β = .44, p <.05) had a direct effect on perceived ease of use. Third, perceived 

usefulness (β = .94, p <.05) had a direct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of mobile web service. 

However, perceived ease of use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of mobile web 

service significantly. Results of this study emphasize the role of an extended TAM including 

mobile self-efficacy and subjective norm in a mobile web service course at a cyber university. 

Keywords : Mobile Self-efficacy, Subjective Norm,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Behavioral Intention of Mobile Web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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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사이버 학은 지난 2001년 평생교육

의 화 구 이라는 취지로 설립된 이후 빠른 

속도로 발 해왔다. 2001년에 6,100명의 입학생으

로 시작했던 사이버 학은 2010년에는 특수 학

원까지 운 되고 있으며, 2011년 12월에 21개 사

이버 학에서 학사 29,580명, 문학사 3,180명의 

입학생을 모집할 정으로 약 10년 만에 5배에 

가까운 입학생의 증가추세를 보이며 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1]. 이러한 사이버 학에서

는 최근 시 의 흐름에 발맞추어 모바일웹서비스

를 시작하 다. 한국웹 근성인증 원회[2]에 따르

면 2010년 12월에는 21개의 사이버 학  모바

일웹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모두 5곳에 불과하

며 아직까지는 모바일웹서비스를 제공하는 학

이  과목이 아닌 일부 공필수과목에 한정하

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2011년 10월에는 

모두 9개 학에서 모바일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 져 사이버 학의 모바일웹서비

스가 보편화될 망이다. 한 교육과학기술부[3]

는 2012년 국내 모든 사이버 학의 모바일웹서비

스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사이버 학 지원 산을 

년도 비 두 배로 늘려 모바일러닝을 해 총 

4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하 다. 즉, 모바일웹서

비스는 기존의 사이버 학의 서비스에서 한걸음 

나아가 새로운 학습 환경으로 환할 수 있는 가

능성을 포함하며 내외 으로 그 요성이 입증

되어 시작단계에 있는 역으로서, 많은 연구를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간 모바일웹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테

크놀로지의 도입에 한 연구들은 테크놀로지를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한 신  교수학습방법

을 개발하는 데에만 주력하고 도입 이 에 잠재 

수용자들의 수용과 사용을 진하기 한 략을 

탐색하는 연구는 미비하 고[4], 테크놀로지의 수

용과 사용에 한 연구는 지 까지 주로 비즈니

스 환경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교육환경에서의 연

구는 제한 이었다[5]. 그 에서도 컴퓨터, 컴퓨

터 웹 사이트, 온라인 학습 시스템, 디지털 교과

서 등의 수용의도에 한 연구들은 이루어져 왔

으나[6][7][8][9], 모바일웹서비스에 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시 에서는 교육환경에서 모

바일웹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수용과 사

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복합 인 계를 

이해하고 이를 실제 인 략과 연계하는 연구가 

시 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새로운 미디어의 수용과 련된 가장 일

반 이고 강력한 이론  모형으로서, 1986년 

Davis는 컴퓨터와 같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미

디어, 정보기술의 수용에 한 사용자들의 행동을 

설명하기 해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소개하 다. 이 모형

은 본래 Ajen과 Fishbein이 정립한 합리  행동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에서 유

래하 는데, TRA가 인간의 일반 인 행동을 설

명하고자 한 것이라면 TAM은 정보기술, 즉 컴퓨

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행동을 설명하기 

한 것으로 수용의도, 지각된 이용용이성, 지각

된 유용성을 기본 인 변인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많은 선행연구들이 다양한 기술과 이용자

를 상으로 각 분야에 맞는 새로운 구성개념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며 TAM을 검증하고 확장하고 

지지해왔다[10][11][12]. 

[11]은 TAM을 확장한 연구들을 상으로 메타

분석을 통하여 기술수용에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진 변인들을 도출하 는데, 그 첫째는 이용자

의 개인속성 변인(individual-related factors), 둘

째는 기술 련 변인(technology-related factors), 

셋째는 상황 변인(contingent factors)이었다. 이를 

참고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인속성  기술 련 

변인으로 모바일자기효능감, 상황변인으로 주

규범을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유용성 개념에 향

을 주는 외부요인으로 추가시켜 사이버 학에서

의 모바일웹서비스의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한 실증 인 연구를 실시하여, 교육환

경에서 모바일웹서비스 활성화를 한 기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 과 문제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모바일자기효능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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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이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에 향을 미쳐 궁극 으로 모바일웹서비스 수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지각된 이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은 

모바일웹서비스 수용의도에 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모바일자기효능감, 주 규범은 지

각된 이용용이성에 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 모바일자기효능감, 주 규범, 지각

된 이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칠 

것인가?

2. 이론적 배경

지 까지 새로운 매체의 도입에 따른 수용행동

의 변화를 살펴보는 선행연구들은 체로 새로운 

매체도입이 기존 매체의 이용감소로 이어지는 

체 계, 새로운 매체가 기존매체의 사용을 상호 

보완하는 계  새로운 매체가 기존 매체에 비

해 미미하거나 아무런 향을 주지 못해 공존하

는 계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되어 왔다[13]. 

그러나 기술이 발 함에 따라 매체의 효과를 

측하기는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새로운 

매체들은 개 상호작용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

에[14], 이용자의 개인 인 속성도 요한 변인으

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Fishbein과 

Ajen[15]은 합리  행동이론 모형(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을 제시하 다. 즉, 개인

의 실제 인 수용행동은 행동의도를 통해 측할 

수 있으며 행동의도는 행동에 한 태도를 심

으로 한 개인  요소와 주 규범을 심으로 

한 사회  요소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주장이

다.

합리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Davis[16]는 컴퓨

터 기술을 수용할 때 어떤 변인들이 향을 미치

는가를 설명하기 해 TAM을 개발하 다. 이는 

컴퓨터나 뉴미디어와 같은 신기술 수용여부를 

설명  측하기 한 모형으로, 기존의 TRA에

서 ‘행동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신념’과 

‘평가’라는 추상  개념을 사용하여 실제 인 정

보기술 수용을 측정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

다[17]. 즉, TAM은 TRA의 ‘인식-태도-의도’의 

기본  틀은 받아들 지만 TRA에 비해 ‘인식’개

념을 구체 이고 체계 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 으로 개념화시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용이성’을 제시하 다. 

이후 TAM을 활용한 다수의 후속연구들이 진

행되어 태도의 향이 미흡한 것으로 밝 졌고 

지각된 이용용이성이 행동의도에 직 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8]. 

[그림 1] 기술수용모형(TAM)

출처 : [23], 985.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도식화한 [그

림 1]의 이론 인 틀을 바탕으로 모바일자기효능

감, 주 규범을 TAM의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유용성 개념에 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으로 추가

시켜 수용의도와의 계를 연구하 다.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과업을 성공 으로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으로, 개

인의 행동범 나 활동내용에 향을 미친다[19]. 

Schunk[20]는 자기효능감과 학업자의 태도간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주변의 학

습자원을 극 으로 사용하려는 의지가 높고 학

습자원의 사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 다. 특

히 자기효능감은 컴퓨터나 인터넷 련 연구에서 

실제  이용의도와 련된 개인의 동기와 한 

계를 지니는 선행변수로 소개되고 있으므로[21] 

모바일 자기효능감 한 모바일웹서비스 수용의

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주 규범은 특정 개인의 거가 되는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행 의 결과에 하여 

갖게 될 견해에 한 인지  신념이다[15][22]. 

를 들어 학습자의 거가 되는 래집단이나 교

사가 학습자가 모바일웹서비스를 사용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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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어떤 견해를 가질지를 측해보는 인지

과정과 그에 따른 신념이 이에 해당한다. TRA이

론에서는 주 규범이 태도에 향을 미쳐 최종

인 수용행동에 간 으로 향을 미친다고 하

고, TAM에서는 외부요인이 지각된 이용용이성

과 유용성에 향을 미쳐 최종 인 수용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주 규범이 모바일웹서비스에 한 개인의 지

각된 이용용이성  유용성에 향을 미칠 것이

라 가정하 다. 

2.1 모바일웹서비스 수용의도와 련 변인과

의 선행연구

모바일웹서비스 수용의도와 지각된 유용성, 지

각된 이용용이성 사이의 계를 살펴보면, 많은 

연구들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용이성

은 모바일웹서비스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Davis와 그의 동료[23]는 컴퓨터 

수용행동에 해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

성, 수용의도를 포함한 TAM과 TRA을 비교하

다. 미시간 학의 107명의 MBA과정 학생들을 

상으로 14주의 간격을 두고 학기 와 학기 말

에 연구를 실시한 결과 수용의도는 수용행동을 

유의하게 측하 고, 지각된 유용성은 강하게,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상 으로 약하게 수용의

도를 측하 다.

Venkatesh와 Davis[24]는 TAM2를 이용하여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용이성이 새로운 작업시스

템의 수용의도를 측함을 입증하 다. 그들은 생

산계열 기업의 48명, 융 련 기업의 종사자 152

명을 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지각된 이용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수용의도를 측하

다. 이후에도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이들 변인 

간의 인과 계를 검증한 결과 지각된 이용용이성

과 지각된 유용성이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다[8][21]. 

반면, 서순식[6]은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교사

들 378명을 상으로 디지털교과서의 수용의도를 

측하는 연구에서 지각된 유용성은 수용의도에 

향을 주었으나 지각된 이용용이성이 수용의도

에 향을 주지 않음을 보고하 는데 이는 단순

히 매체가 가진 기술 , 조작 인 편의성만을 강

조할 경우 교원의 극 인 수용의지를 고양시키

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2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련 변인과의 선

행연구

이용자의 자기효능감은 이용용이성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받아 왔다. 새로운 

매체들이 개발될 때마다 Bandura가 이야기한 자

기효능감은 컴퓨터 자기효능감[25][21], 인터넷 자

기효능감[26] 등으로 사용되어 왔고 최근 모바일

기기들의 등장으로 인해 모바일자기효능감[27]도 

소개되었다. 련 선행연구를 보면 모바일인터넷 

수용연구[28]에서 자기효능감이 지각된 이용용이

성을 측하고 있었고 김경규, 류성렬, 김문오, 김

효진[29]은 Wang과 Wang[27]의 모바일자기효능

감을 고려하여 모바일웹 라우징 서비스에 한 

사용자의 사용의도 향요인을 분석하 는데, 그 

결과 모바일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두고 볼 때에 모바일웹서비스 환경에

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리라 사료된다.

한 주  규범과 지각된 이용용이성 간의 

계를 알아보면 양희동과 최인 [30]은 기술수용

과 련된 연구들에서 제시된 많은 변인들을 정

리하여 사회  향변인을 주 규범, 이미지  

가시성의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사회  

향변인들은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

성 모두에 유의한 향을 미침을 확인하 다. 따

라서 사회 으로 형성된 정 인 평가나 이미지

들이 모바일웹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매체의 채택

에도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2.3 지각된 유용성과 련 변인과의 선행연구

우선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사이

의 계를 살펴볼 때, 지각된 이용용이성이 지각

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Davis[17]는 캐나다 IBM회사원 152명을 상으로 

XEDIT라는 일 에디터의 사용의도와 련하여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유용성을 포함한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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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 다. 회귀분석의 결과, 지

각된 이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을 측하는 변

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 는데 지각된 유용성을 

통제하면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사용행동 간의 상

이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각된 이용용

이성과 유용성 간의 상 은 유용성이 지각된 이

용용이성과 사용행동 간을 매개하 기 때문에 나

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결과는 지각된 

이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고 이

를 통해 최종 으로 사용행동에 향을 미치는 

인과론  연계로 설명된다. 이후에도 여러 후속연

구들[6][8][21]에 의해서 지각된 이용용이성이 지

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되었다. 

자기효능감은 실제  이용의도와 련된 개인

의 동기와 한 련을 지닌다[21]. 특히 모바일

자기효능감이란, ‘모바일 디바이스 조작에 련된 

활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

력에 한 단  자신감’으로 모바일 사용기술

에 해 만족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음[27]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에 

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  하나인데 Tunku와 

그의 동료들[9]은 말 이시아 학의 행정직원 

477명을 상으로 컴퓨터의 수용행동을 구조방정

식을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사용의

도보다도 더 강하게 수용행동에 향을 주는 변

인이었다. 한 자기효능감은 컴퓨터의 사용에 직

인 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지각된 유용성

과 수용의도를 통해서 수용행동에 간 인 향

도 미친다고 보고하 다. 모바일에 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나 최근 황제훈, 김동 [31]은 학생 

230명을 상으로 3차에 걸쳐 학습에 있어 모바

일기기의 수용에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지

각된 이용용이성과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것을 

밝 내었다.

주 규범은 TRA로부터 나온 개념으로, 

Fishbein과 Ajzen[15]에 의하면 주 규범은 학

습자가 만들어 놓은 기 에 한 신념(normative 

beliefs)이다. 즉, 거가 되는 사람이나 거집단

이 인지하는 기 가 학습자의 주 규범을 결정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 에 따라 학습

자의 동기가 생성된다. 손승혜, 최윤정, 황하성[32]

은 15세 이상의 모바일 스마트폰 기 채택자를 

상으로 연구한 결과, 주 규범을 포함한 사회

 압력변인은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따라 도출된 가설  연구모

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가설  연구모형

3. 연구방법

3.1 연구 상  차

본 연구는 확장된 TAM을 근거로 사이버 학

에서 모바일웹서비스 수용과 련 변인과의 계

를 분석하기 하여 2011학년도 2학기 W사이버

학교에서 모바일웹서비스가 제공되는 과목인 

‘사회복지법제론I, II’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편의 

표집하여 2011년 가을학기 강의 종료  2주 동

안 웹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총 수강생 250명 

 공지사항과 이메일을 통해 지속 으로 설문응

답을 독려한 결과 151명이 설문에 응답하여 응답

률은 60% 다. 본 연구에는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144명을 최종 연구 상자로 삼았다. 

성별은 남자가 20.5%(30명), 여자가 78.8%(115

명)로 여자가 더 많았다. 연령은 20 부터 60 까

지 다양한 분포를 보 으며 20  9.6%, 30  

21.2%, 40  50.0%, 50  17.8%, 60  1.4%로 40

의 학습자가 가장 많았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자가 응답 설문지를 사용하여 모바

일웹서비스 수용의도, 지각된 이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모바일자기효능감, 주 규범을 측정하

으며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되어 있

는 도구를 모바일웹서비스를 다루고 있는 본 연

구의 목 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여 재구성하 고 

련 문가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쳤다. 각

각의 문항들은 Likert 5  척도로 구성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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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로 사용된 설문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하여 기존연구와 본 연구에서의 문항내 일

성 신뢰도 Cronbach’s ɑ값을 확인하고 도출하

다.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 모두 단요인인 

것으로 밝 졌다. 변인별 측정도구의 출처와 문항

수, 신뢰도, 시문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도구 요약  신뢰도

변인 출처
분석 

문항 

수

기 존

연구 

신 뢰

도

본 

연구

신뢰

도

모 바 일웹 서

비스 수용의

도

Ajzen & Fishbein[22] 2 .90 .89

예시) 나는 앞으로 모바일웹서비스를 자주 사용

할 것이다.

지각된 

이용용이성

Davis[17] 6 .98 .94

예시) 우리학교의 모바일웹서비스는 사용하기에 

쉬운 편이다. 

지각된 유용

성

Davis[17] 6 .94 .90

예시) 나는 모바일웹서비스가 학습에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모 바 일자 기

효능감

Wang & Wang[27] 10 .95 .95

예시) 내게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모바일웹

서비스를 잘 이용할 자신이 있다.

주관적규범

Taylor & Todd[38] 6 .80 .93

예시)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들은 나에게 모바일

웹서비스의 사용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3.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와 AMOS를 이용하여 다

음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첫째 평균, 표 편차, 최 값, 최 값, 왜도  

첨도 등의 기술통계치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정

상성을 확인하 다. 나아가 측정변인별로 상 계

수를 구해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나를 확인하

다. 둘째,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모형의 합도를 

검증하기 해 구조방정식 모형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기구조모형에서 유의하지 않

은 경로를 삭제하여 간명한 수정모형을 설정하

다. 

3. 연구결과

4.1 기술통계 분석  상 분석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각 측정변수들이 정상분포

를 이루는지 수집된 자료에 한 다변량정규분포

정상성을 확인하기 해 변수들의 평균과 표 편

차, 왜도  첨도를 검토하 다. 변수들의 평균은 

최소 3.21에서 최고 3.76, 왜도는 값 최소 .04

에서 최고 .83, 첨도는 값 최소 .32에서 최고 

1.57의 값을 보 다. 측정변수의 표 왜도가 3보

다 작고 표 첨도가 10보다 작으면 구조방정식모

형에서의 다변량정상분포 조건이 충족되므로[33],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용하는 데 필

요한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이버 학에서 학습자들의 모바일자

기효능감, 주 규범, 지각된 이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모바일웹서비스 수용의도 간의 상 계

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유의수  .05에서 

유의한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

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이 모두 

10 이하임을 확인하여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

이 확인되었다. 

4.2 측정모형의 검증

연구모형인 구조회귀모형의 모형추정가능성과 

합도를 검증하기 에 2단계 모형추정 가능성 

확인 차에 따라 최 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법에 의해 측정모형의 합도를 추정

하 다. 합도 추정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 2> 측정모형의 합도 검증 결과

(n=144)

CMIN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모형 28.87 25 .99 .99 .03
(.00~.07)

기준값 - - > .90 > .90 < .08

주) RMSEA가 < .05이면 좋은 합도(close fit), < 
.08이면 괜찮은 합도(reasonable fit),  > .10이면 
나쁜 합도[34]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모형의 

RMSEA를 비롯한 모든 합도 지수에서 측정모

형이 양호한 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들의 경로별 표 요인부하량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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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N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구 조

모형
43.40 27 .982 .989 .065

(.024~.100)

수 정

모형
43.57 28 .983 .990 .062

(.020~.097)

기 준

값
- > .90 > .90 < .08

∼.97에 걸쳐 있으며 유의수  .05에서 모두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이어야 

함을 고려할 때, 측정변인들은 해당 잠재변인을 

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변인 간의 상호상 정도를 검토한 결과, .63~.92의 

상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형 하

의 각 잠재변인들을 측정하기 해 설정된 측정

변인들은 충분한 수렴  타당성을 지니고 있고, 

잠재변인 간에도 충분한 변별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모형에 한 어떤 수정도 필요하

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모형의 모든 

잠재변인들이 측정모형을 통해 통계 으로 정확

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명되었

다. 

4.3 구조모형의 검증

통계  모형을 구성하는 측정모형의 모든 합

도지수가 합도 기 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고, 구조모형의 추정가능성이 이론 으로 확인

되었기 때문에 최 우도추정법을 통해 연구모형

의 합도를 추정하 다. 연구모형이 수집된 자료

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본 구체  결과는 <표 3>

과 같다. 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연구모형의 

합도는 TLI=.982, CFI=.989, 

RMSEA=.065(.024~.100)으로 나타남에 따라 양호

한 모형으로 단할 수 있다.

<표 3> 구조모형의 합도 검증 결과

(n=144)

CMIN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구조모형 43.407 27 .982 .989
.065

(.024～.1
00)

기준값 - - > .90 > .90 < .08

이에 따라 모바일자기효능감, 주 규범의 지

각된 이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그리고 모바

일웹서비스 수용의도 간의 향력을 검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이 모바일웹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해 본 결과, 지각된 이용용이성의 향력은 β

=.03(t=.423, p>.05)으로 모바일웹서비스 수용의도

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으나, 반면 지각

된 유용성의 향력은 β=.91(t=10.734, p<.05)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두 번째로 모바일자기효능감, 주 규범이 지

각된 이용용이성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한 결과, 

모바일자기효능감의 향력은 β=.36(t=5.635, 

p<.05), 주 규범의 향력은 β=.44(t=4.888, 

p<.05)으로 모바일자기효능감과 주 규범은 지

각된 이용용이성에 유의한 향을 주었다.

세 번째로 모바일자기효능감, 주 규범, 지각

된 이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력

을 검증한 결과, 모바일자기효능감의 향력은 β

=.43(t=4.049, p<.05), 주 규범의 향력은  β

=.30(t=3.760, p<.05), 지각된 이용용이성의 향력

은  β=.25(t=3.071, p<.05)이었다. 즉, 모바일자기

효능감과 주 규범,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모두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구조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지각된 이용

용이성 → 모바일웹서비스 수용의도 경로를 삭제

하여 간명한 수정모형을 설정하 다. 기구조모

형과 수정된 간명모형이 계  모형(hierarchical 

model)을 이루고 있어 기구조모형과 수정모형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χ2의 증감을 비교한 결과, CMIN=.167, 

p=.68으로서 합도에 있어서 수정모형과 기구

조모형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다 간명한 수정모형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택하 다. 

<표 4> 수정모형의 합도 검증결과
(n=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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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모형의 표 화 경로계수를 표 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수정모형의 표 화 경로계수

수정모형에서의 경로계수를 살펴 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로, 지각된 유용성이 모바일웹서비스 수용

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한 결과, β= 

.94(t=14.596, p<.05)이었다.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으나, 지각된 유용성

은 모바일웹서비스 수용의도에 향을 미쳤다.

둘째, 모바일자기효능감, 주 규범이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한 결과, 모바

일 자기효능감이 β=.36(t=4.046, p<.05)이었고, 주

규범이 β=.44(t=4.872, p<.05)의 향력을 보

으므로 모바일자기효능감, 주 규범이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모바일자기효능감, 주 규범, 지각된 이

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력을 검

증한 결과, 모바일자기효능감은 β=.43(t=5.649, 

p<.05)이었고, 주 규범은 β=.30(t=3.788, p<.05)

이고,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β=.25(t=3.184, p<.05)

의 향력을 보여 모바일자기효능감, 주 규범, 

그리고 지각된 이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쳤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사이버 학에서 모바일자기효능감, 

주 규범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용이

성에 향을 미쳐 궁극 으로 모바일웹서비스 수

용의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 다.

첫째,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모

바일웹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

한 결과, 지각된 유용성이 모바일웹서비스 수용의

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존

의 연구들[6][8][21][23][24]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

각된 이용용이성의 두 가지 변수 모두가 새로운 

기술의 수용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던 것

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지각된 유용성

과 지각된 이용용이성의 두 요인을 비교하면 지

각된 유용성이 더 향력이 큰 변수이며 일 성

을 갖는 신념 변수라는 것이 여러 연구들

[17][23][24][35][36]에서 밝 져 왔으므로 지각된 

유용성은 본 연구에서도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비

해 상 으로 모바일웹서비스 수용의도에 좀 더 

일 된 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각

된 유용성을 높이기 해서는 이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수강생의 자기효능감, 주 규범, 

지각된 이용용이성, 학업 련성[4], 신 성향 등

과 함께 모바일기기의 사회  향, 비용, 고의 

향[13] 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지각된 이

용용이성이 수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주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에 해 고찰하여 보았을 

때, 우리나라 통신환경의 특성 상 모바일 디바이

스와 함께 모바일웹서비스가 많이 보편화되어 사

이버 학의 수강생들의 이용용이성이 비슷한 수

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사이버

학의 수강생인 경우, 미디어에 익숙한 학생인 

으로 미루어 보아 더욱 모바일웹서비스에 익숙

하여 이용용이성이 이미 높았을 것이다.

둘째, 모바일자기효능감, 주 규범이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본 결과, 모바

일자기효능감, 주 규범은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자기효능

감이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향을 미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21][28][29][37]과 맥을 같이한다. 

이는 모바일웹서비스에 련된 활동을 성공 으

로 수행할 수 있다는 학습자 스스로의 능력에 

한 단  자신감이 높을수록 모바일 사용기술

에 해 만족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다. 한 주 규범도 지각된 이용용

이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자에게 

거가 되는 사람이나 거집단인 교수자나 래

집단이 학습자의 모바일웹서비스의 사용에 해 

인지하는 기 가 모바일웹서비스를 좀 더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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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도록 도와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희동, 최인 [30]의 연구결과와 동일하 다. 

지각된 이용용이성을 높이기 해서 설계와 운

에서 구체 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

째로,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향을 미치는 모바일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해 온라인으로 모바일웹

서비스의 사용지침을 제작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바로바로 도움을  만한 인력과 운 체제

를 사용지침과 함께 학습자들이 근하기 쉽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모바일자

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향을 미치는 주 규범을 증 시키기 해 동료

학습자나 교수자가 모바일웹서비스를 사용한 경

험에 해 공개 게시 에 을 쓰도록 하거나 모

바일웹서비스를 추천하는 동료학습자나 교수자를 

인터뷰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모바일자기효능감, 주 규범, 지각된 이

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향력을 검

증한 결과, 모바일자기효능감, 주 규범,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자기효능감이 지각

된 유용성에 향을 미친 다고 주장한 Tunku와 

그의 동료들[9], 황제훈, 김동 [31]의 연구처럼 학

습자가 모바일웹서비스의 사용에 한 자신감을 

가질수록 좀 더 모바일웹서비스를 유용하다고 인

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도 밝

내었다. 한 주  규범이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친 결과는 서순식[6], 손승혜, 최윤정, 황하

성[32]의 연구에서의 결과와 동일한데, 교수자나 

래집단이 모바일웹서비스에 해 정 으로 

생각하고 추천하는 것이 학습자가 모바일웹서비

스를 더욱 유용하게 인식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 많은 연구

[6][8][17][21]에서 입증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 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모바일웹

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들일수록 더욱 유용하게 느

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즉, 개인이 새로

운 미디어를 익숙하고 편하게 다룰 수 있다고 인

지하는 순간,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탐색

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더욱 

유용하다는 인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각된 유용성을 높이기 해서는 첫째로, 지각

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모바일자기효능감을 

증 시키기 해 모바일웹서비스가 제공되는 

반에 충분히 학습자들이 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권장된다. 모바일웹서비스에 한 

홍보와 함께 시범기간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모

바일웹서비스에 한 유용성을 지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학습자 주변의 교수자

와 동료학습자들이 모바일웹서비스의 유용성을 

표 하고 추천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주  규범을 통해 지각된 유용성을 높일 수 있

을 것이며 이에 한 구체 인 방안으로 사이버

학의 특성 상, 주로 온라인에서 이러한 상호작

용이 많이 일어날 것이므로 채 방, 게시  등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사이버 학의 

모바일웹서비스에 한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

는 변인들을 선정한 후, TAM을 확장하여 통합

인 구조모형을 상정하고 인과 계를 확인했다는 

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지 까지 TAM이 주로 기업 비즈니스 

환경에서 검증되어 왔으나 이를 교육환경에 용

했다는 , 그리고 컴퓨터와 온라인 시스템의 수

용의도에 한 연구에서 나아가 상 으로 시작

단계에 있는 모바일웹서비스에 한 연구를 시행

했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의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인들과 함께 확장

된 TAM을 좀 더 다양한 강좌와 참가자들을 

상으로 연구기간을 늘려 용시켜 나간다면 연구

의 신뢰성과 함께 일반화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탐구한 모바일웹

서비스에서 나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매체들의 수용의도의 연구에도 본 연구에서 검증

된 모형을 활용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모

바일웹서비스의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새로

운 변인들인 선행경험, 상호작용, 지각된 가치, 기

술  지원, 흥미, 비용, 유희성, 개인  신성 등

을 추가하여 모바일웹서비스의 수용의도에 한 

연구를 보다 창의 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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