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기반 학습공동체에서 지식공유를 예측하는 요인  35

    †정회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박사과정
  ††정회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조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2015년 6월 23일,  심사완료: 2015년 7월 26일,  게재확정: 2015년 8월 21일

SNS기반 학습공동체에서 지식공유를 

예측하는 요인 

고은지†　․ 이정민††

요    약

 본 연구는 SNS기반의 학습공동체에서 지식공유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을 규명하고자, 선행연구 분석

을 통해 참여동기, 다양성수용도, 지식공유의도를 예측변인으로 선정하여, 이들 변인의 예측력을 규명하

고자 하였다. 또한, 지식공유의도가 참여동기 및 다양성수용도와 지식공유행동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페이스북 기반의 스마트교육 관련 공동체의 구성원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81부의 데이터가 분석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회귀분석과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지식공유의도와 활동지향형 동기유형이 지

식공유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지식공유의도는 활동지향형 동기 및 다양성수용도와 지식공유행동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공유행동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전략을 제안

하였다.  

주제어 : SNS, 학습공동체, 참여동기, 다양성수용도, 지식공유의도, 지식공유행동

Exploring the Factors Affecting Knowledge Sharing 

in SNS based Learning Community

Eunji Ko† ․ Jeongmin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predicting the factors affecting knowledge sharing 

behavior in SNS based learning community. Besides, participative motivation, openness to diversity, 

and knowledge sharing intention were included as predictors for this study.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role of knowledge sharing intention between participative motivation, 

openness to diversity and knowledge sharing behavior. 81 people in SNS based learning community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Baron & Kenny’s(1986) mediation analysis. Results from this study, knowledge sharing 

intention and activity-oriented motivation predicted knowledge sharing behavior. In addition, 

knowledge sharing intention mediated among activity-oriented motivation, openness to diversity and 

knowledge sharing behavior. 

Keywords : SNS, Learning community, Participative motivation, Openness to 

diversity, Knowledge sharing intention, Knowledge shar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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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수동적이

었던 학습자는 능동적인 참여자의 역할을 하게 되

었다. 이는 학습자가 창조적인 지식의 생산자이며, 

다른 사람들의 활동에 반응하는 소비자임을 의미

한다.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사람들 간의 중요한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식의 공유는 기존과는 

다른 행태를 보인다. 과거에는 소수의 지식인만이 

지식을 공유하고 창출하였지만, 최근에는 텍스트, 

그림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손

쉽게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SNS에서 공유되는 지식은 사회화된 무형의 자산

이며, 자신의 개인적 자원인 지식을 SNS 상에서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일 

것이다. 이에 학계에서도 SNS가 사용자들에게 미

치는 영향과 그 요인을 규명하는데 관심을 기울이

고 있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공동체에서 

학습자들의 지식창출과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예

측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지식(knowledge)은 인간의 경험과 맥락, 그리고 

지적활동과 결합되어 높은 부가가치의 정보로 변

환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체 내에서 문화

와 숙련된 기능이 표면으로 노출될 때 누구에게나 

인식이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힘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식공유 활동은 단순히 개인에

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식을 

확장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2]. 이에 지식

공유와 관련하여 최근 CoP(Community of 

Practice)에서 지식공유를 촉진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정의적 측면인 참여동기

가 주목받고 있다[3]. 지식공유를 위한 동기 부여

는 지식공유 활동을 통한 주위의 인정과 책임성, 

구성원의 공통적 관심사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호혜성, 지식 자체

에 대한 도전과 성취감 등의 이유에서 찾을 수 있

다[3]. 따라서 참여 동기의 확인이 학습자의 교육 

목적 확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4]을 고려할 때, 

지식공유에 대한 동기 유형의 파악은 교육적 측면

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성인 학습자가 

교육 또는 학습에 참여하는 동기는 학자들마다 매

우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참여

동기를 학습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초기 목적의

식과 관련된 동기로 보고 Houle(1961)에 의해 분

류화 된 참여동기 유형[5]을 바탕으로 지식공유를 

예측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Antonio 

외(2004)는 온라인상의 학습커뮤니티에서 다양성 

수용도가 높은 학생들은 보다 지식에 대한 수용능

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식공유에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고 하였으므로[6] 다양성 수용도가 

지식공유에 미치는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획적 행위이론[7]은 인간의 행위 및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 가운데 가장 유효한 

이론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식공유를 설명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라 행동의 

가장 가까운 결정 요인을 행동의 의도로 보고 본 

연구에서는 지식공유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지식공유의도를 변인으로 설정하고 지식공유의도

가 지식공유행동을 예측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SNS 기반 공동체에서의 사용자의 자발적 행동인 

지식공유에의 참여 동기요인과 다양성 수용도, 그

리고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측정하는 지

식공유의도가 학습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결

과요인으로서의 지식공유행동을 예측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지식공유의도가 참여 동기 및 다양성수용도

와 지식공유행동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

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SNS 기반 학습공동

체에서 지식공유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를 밝힘

으로써, SNS기반 학습공동체에서 지식공유를 촉

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참여 동기, 다양성수용도, 지식공유

의도는 지식공유행동을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2. 지식공유의도가 참여동기와 지식공

유행동 사이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지식공유의도가 다양성수용도와 지

식공유행동 사이를 매개하는가?



SNS기반 학습공동체에서 지식공유를 예측하는 요인  37

2. 관련 선행연구

2.1 SNS 기반 학습공동체

SNS 기반 학습 공동체는 SNS의 사회성, 상시

성, 적응성, 실제성, 기술기반의 특징을 가지고 있

으며, 다양한 관계 맺음 기능을 통해 구성원의 취

미, 학습, 가치관 등을 공유할 수 있고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형

성할 수 있다[8].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온라인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SNS를 기반으

로 한 온라인 공동체의 활동이 스마트 폰을 통해 

실생활과 온라인의 경계를 무너뜨려 어디서나 공

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7]. 

SNS기반 공동체에서의 참여는 정서적인 표출에 

이용될 수 있고, SNS를 활용한 팀 학습 프로젝트 

학습으로 SNS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9][10]. 즉, SNS가 시공간의 제약에서 탈피

할 수 있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접근성이 뛰어

나 의사 전달 속도가 빠르므로 학습 공동체 환경

에서 강력한 수행 지원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커뮤니티는 이용 동기요인에 따라 주로 정보지

식의 공유를 주요 활동으로 하는 주제중심 공동

체와 관계형성을 위한 관계중심 공동체, 활동 중

심 공동체, 그리고 기타의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정보추구형 공동체는 구성원들 간의 정보교환, 정

보획득을 위한 그룹이며, 관계형성형 공동체는 운

영자와 구성원, 구성원 상호간, 공동체 그 자체에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 형성의 활성화

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룹으로 정의된다[11]. 이

와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된 

SNS기반의 학습공동체는 주로 정보지식의 공유

를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제중심 학습

공동체로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

정한 학습공동체는 페이스북 기반의 학습공동체

로, ‘친구(Friends)’라는 관계 맺음을 통해 사람들 

간의 연결을 구축할 수 있고, 사용자는 단체나 활

동, 특정 주제에 대한 커뮤니티 페이지 또는 그룹

을 생성하여 스스로 참여하거나 ‘친구’를 초대함

으로써 정보나 지식의 공유를 유도할 수 있다. 기

본적으로 자신의 글과 이미지, 동영상 등의 자료

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고, 타인의 자료를 

링크로 붙여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좋아요(Like)’나 댓글(Comment)를 통해 호감을 

표시할 수 있다.

2.2 지식공유에 향을 미치는 요인

학습자의 활동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인 동기 

특성과 관련하여 지식공유에 대한 동기부여 요인

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CoP(Community of Practice)에서 다른 구성원들

에게 지식을 공유하려는 동기, 구성원을 돕는 행

위 자체에 얻는 즐거움이 지식공유에 대한 동기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인지된 호혜성 또한 지식공

유에 긍정적 관계가 존재한다[12][13]. 또한 문제

에 대한 흥미, 타인에 대한 도움과 같은 개인적 

동기 요소와 평가 및 보상제도와 같은 외부적 동

기부여 요인이 지식공유에 기여함과 동시에 이러

한 동기 유발이 지식공유를 촉진할 수 있다[3]. 이

러한 참여동기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성인학

습자 개개인 마다 학습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지식공유에 영향

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기반의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는 초기의 목적 

을 참여동기라 정의하고, 학습지향형 동기, 활동

지향형 동기, 목표지향형 동기로 분류하여[5] 이 

하위요인들이 지식공유를 예측할 수 있는지 규명

하고자 한다. 

다양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개인과 조직차원

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등교육에서 다양

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학시절의 다양성 학습

과 경험이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과 타인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능력, 리더십 

역량, 사회적 가치 이해, 인지적 발달 등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며 다양성 수용이 대인적 의사소

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다

[6][14][15]. 다양성 수용도는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됨과 동시에 협동학습 역

량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16]. 다양성을 ‘팀 

다양성’의 측면으로 볼 때, 과업과 관련된 기술, 

능력, 경험, 배경 등의 다양성이 다양한 시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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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취합·공유함으로써 창조성을 발휘하여 긍

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17]. 즉, 타인의 관

점을 이해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가 강화될수

록 학습 집단 내에서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

해 노력하고자 하는 협동학습역량이 증진되는 것

을 의미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습 공

동체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지식의 공유가 활

발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계획된 행위 이론에 의하면 행동의 가장 가까

운  결정요인은 행동의 의도이며[7], 실제로 박기

우(2001)는 합리적 행위이론을 모델로, 지식공유

의도가 지식공유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18]. 따라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구성원은 실제로 지식을 공

유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공유의도

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참여 동기 및 다양성

수용도와 지식공유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

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상

본 연구는 SNS 중 페이스북에서 활발히 운영

되고 있는 학습공동체 중 스마트 교육 관련 학습

공동체를 선정하여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이 학습공동체는 스마트교육에 대한 학회와 

수업자료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수

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스마트 교육

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게시하여 동료의 피드백

을 얻거나, 실제 사용해본 스마트 교육 자료를 동

료 학습자들에게 공유 또는 제공할 수 있고 구성

원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5년 3월 30일부

터 4월 11일까지 선정된 학습공동체에 설문을 게

시하는 방식으로 배포하였고, 85명의 구성원이 설

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 4부를 

제외한 8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81명의 응답자 중 남성은 41명, 여성은 40명으

로 유사한 비율로 설문에 응하였으며, 이들 중 약 

40%가 20대, 약 44%가 30대로 나타났고, 40대와 

50대는 각각 15%, 1%로 나타났다. 또한, 42%의 

응답자가 교사, 33%의 응답자가 교육 관련 종사

자, 17%가 학생, 약 7%가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참여동기 척도는 Houle(1961), 최

운실(1985)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성인학습자의 

참여동기로써 적절한 문항을 선정한 전선영(2012)

의 측정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

였다. 본 도구는 활동지향, 학습지향, 목표지향의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하며, 총 19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여럿이 모여 배우는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등의 6문항은 활동지향형 동기유형을 측

정하며, ‘지식이나 기술 획득 그 자체가 보람 있

게 느껴져서’ 등의 7문항은 학습지향형 동기유형, 

‘내가 맡은 역할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싶

어서’ 등의 6문항은 목표지향형 동기유형을 측정

한다[19].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의 값은 학습지향형 동기유형이 .798, 

활동지향형 동기유형은 .793, 목표지향형 동기유

형은 .720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Cronbach

의 값은 .873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성수용도는 단일요인으로, 본 연구에

서는 이효선(2014)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16]. ‘나는 나와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과 토론하는 것을 좋아한다.’ 등의 8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를 사용

한다. 본 연구에서 다양성수용도에 대한 측정도구

의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의 값은 .862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지식공유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현영섭과 조대

연(2009)이 지식추구 4문항과 지식제공 4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한 도구를 본 연구에 알맞게 수정

하여 사용한다.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학습한 지

식을 구성원들과 나눌 의향이 있다.’ 등의 8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가 사용되

었다[20]. 본 연구에서 지식공유의도에 대한 신뢰

도 검증결과 Cronbach의 값은 .841로 양호한 수

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식공유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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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과 구승회(2011)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식

공유행동의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해 개발한 문항

을 사용한다. ‘나는 나의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식을 제공한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가 사용되었다[21]. 

본 연구에서 지식공유행동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의 값은 .879로 양호한 수준을 보

이고 있다.

3.3 자료 분석 방법

선행연구를 토대로 선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도

출된 참여동기(학습지향형 동기, 활동지향성 동기, 

목표지향성 동기), 다양성 수용도, 지식공유의도, 

지식공유행동 각각의 통계량은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5에서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분석과 신뢰도 분

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22]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기술통계

본 연구에 사용되는 각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

향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

값,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모든 변인은 ‘(1)전

혀 그렇지 않다’에서 ‘(2)그렇지 않다',  '(3)보통

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까지 5

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변수들의 기

술통계 결과는 다음 <표 1>와 같다.

측정변인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왜도 첨도

참

여

동

기

학습지향 

동기
     

활동지향 

동기
     

목표지향 

동기
     

다양성

수용도
     

지식공유

의도
     

지식공유

행동
     

<표 1>기술통계분석결과
(n=81)

왜도가 2 미만, 첨도가 7 미만이면 정상분포 자

료로 볼 수 있으므로 수집된 자료는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2 변인 간 상 분석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참여동기, 

다양성 수용도, 지식공유의도와 지식공유행동 간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목표지향 

동기유형과 지식공유의도, 목표지향형 동기유형과 

지식공유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변인들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

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도출된 Pearson 상관

계수는 <표 2>와 같다.

1 2 3 4 5 6

1. 학습지향 동기 -

2. 활동지향 동기  -

3. 목표지향 동기   -

4. 다양성수용도    -

5. 지식공유의도     -

6. 지식공유행동      -

<표 2> 상 분석 결과
(n=81)

*  , **  

4.3 지식공유의도의 매개효과 검증

4.3.1 지식공유행동에 한 참여동기, 다양성 

수용도, 지식공유의도의 회귀분석

첫 번째로 참여동기가 지식공유행동을 유의하

게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예측변인
준거

변인
    

참

여

동

기

학습지향형

동기
지식

공유

행동

    

활동지향형

동기
    

목표지향형

동기
    

  ,   

<표 3> 참여동기의 지식공유행동에 한 
다 회귀분석

(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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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 결과 참여동기 중 활동지향형 동

기유형만이 지식공유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     ). 

또한, 다양성수용도가 지식공유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예측변인 준거변인     

다양성

수용도

지식공유

행동
    

  ,   

<표 4> 다양성수용도의 지식공유행동에 한 
단순회귀분석

(n=81)

*  

지식공유행동에 대한 다양성수용도의 단순회귀 

분석 결과, 값  , 값  , 유의확률 

  으로 유의수준 에서 모형이 유의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식공유의도가 지식공유행동을 유

의하게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예측변인 준거변인     

지식공유 

의도

지식공유

행동
    

  ,   

<표 5> 지식공유의도의 지식공유행동에 한 
단순회귀분석

(n=81)

*  

지식공유행동에 대한 지시공유의도의 단순회귀 

분석 결과, 값  , 값  , 유의확률 

  으로 유의수준 에서 모형이 유의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4.3.2 참여동기와 지식공유행동 간 지식공유의도 

매개효과

참여동기와 지식공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

의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Baron

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 단계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단계
예측

변인

준거

변인
     





1단계

(독립→

종속)

활동

지향

동기

지식

공유

행동

     



2단계

(독립→

매개)

활동

지향

동기

지식

공유

의도

     



3단계

(독립, 

매개

→종속)

활동

지향

동기
지식

공유

행동

    






지식

공유

의도

    

<표 6> 활동지향동기와 지식공유행동 간 
지식공유의도 매개효과

(n=81)

*  

예측변인인 활동지향동기가 지식공유행동을 유

의하게 예측하여(     )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한, 예측변인인 활동지향형 동기가 

매개변인인 지식공유의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여

(     ) 두 번째 조건도 충족시켰다. 마

지막으로 활동지향 동기와 지식공유의도를 동시

에 투입하여 지식공유행동에 대한 예측력을 분석

한 결과, 지식공유의도는 지식공유행동을 유의하

게 예측하여(     ) 세 번째 조건을 충

족시켰다. 이때 지식공유행동에 대한 활동지향형 

동기의 예측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     ), 그 예측력이 1단계보다 낮음으

로써, 지식공유의도가 활동지향형 동기와 지식공

유행동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매개효과의 크기는 .22이다.

또한, 활동지향동기와 함께 지식공유의도를 투

입했을 때 지식공유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58%로, 

활동지향형 동기유형만 투입되었을 때 지식공유

행동에 대한 설명력인 15%보다 약 43%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연구결과로 도출한 매개효과에 대한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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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활동지향동기와 지식공유행동 간 
지식공유의도 매개효과

4.3.3 다양성수용도와 지식공유행동 간 지식공

유의도 매개효과

다양성수용도와 지식공유행동 간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참

조).

단계
예측

변인

준거

변인
     





1단계

(독립→

종속)

다양성

수용도

지식

공유

행동

     



2단계

(독립→

매개)

다양성

수용도

지식

공유

의도

     



3단계

(독립, 

매개

→종속)

다양성

수용도 지식

공유

행동

    




지식

공유

의도

    

<표 7> 활동지향동기와 지식공유행동 간 
지식공유의도 매개효과

(n=81)

예측변인인 다양성수용도가 지식공유행동을 유

의하게 예측하여(     )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한, 예측변인인 활동지향형 동기가 

매개변인인 지식공유의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여

(     ) 두 번째 조건도 충족시켰다. 마

지막으로 다양성수용도와 지식공유의도를 동시에 

투입하여 지식공유행동에 대한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 지식공유의도는 지식공유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여(     )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

켰다. 이때 지식공유행동에 대한 활동지향형 동기

의 예측력이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     ) 지식공유의도가 다양성수용도와 

지식공유행동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다양성수용도와 함께 지식공유의도를 투

입했을 때 지식공유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56%로, 

다양성수용도만 투입되었을 때 지식공유행동에 

대한 설명력인 16%보다 약 40%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연구결과로 도출한 매개효과에 대한 모형은 

다음 <그림 2>과 같다.

 

<그림 2> 다양성수용도와 지식공유행동 간 
지식공유의도 매개효과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참여 동기의 유형 중 활동지향

형 동기유형과 다양성수용도, 그리고 지식공유의

도가 지식공유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는 지식공유를 학습의 성과로 볼 때, 

성인학습자의 실행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에서 구성원들의 참여 동기가 학습 성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3]의 결과

를 지지하는 것으로, 지식공유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성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구하므로 온·오프

라인 연계 활동으로 구성원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지식공유는 더욱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지식공유를 커뮤

니티에서의 의사소통의 성과라고 볼 때, 다양성수

용도가 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의 선행연구[24]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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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타인의 관점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인 다

양성수용도가 높은 구성원이 타인의 지식까지도 

넓은 관점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공유의도가 지식공유행

동으로 이어짐을 확인하여, 행동과 의도는 일치하

며 행동의 의도는 어떤 사람이 주어진 행위를 수

행할 것이라는 가능성의 척도임을 밝힌 계획적 

행위 이론[7]을 지지하였다. 이를 통해 지식을 공

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개

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학습공동체를 형성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활동지향형 동기유형 및 다양성수용도와 

지식공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도는 각각 

부분매개, 완전매개 하였다. 이를 통해 지식을 공

유하는 행위에 앞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

력이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으며, 학습공동체에

서 소속감과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활동지향

형 동기유형을 가진 구성원들이 타인을 돕는 즐

거움을 알고 지식공유에 대한 노력을 할 때 학습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타인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관점을 존중하

는 다양성수용도가 높은 구성원들이 타인의 지식

을 얻게 되는 즐거움을 느낄 때 다른 구성원들에

게 자신의 관점에서의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노

력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식공

유의 행동으로 표출될 것이다.

미래의 학습 환경에서는 SNS 등의 개방적인 

매체를 통해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지식공유가 더

욱 증가할 것이고, 그들의 학습에 있어서 지식공

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

해 공통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학습공동체 

구성과 구성원들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함으로써 향후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비형식학습

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가 조직 내 지식공유의 요인을 밝히

는 연구에 국한된 반면 본 연구는 같은 목적을 

가진 불특정 다수로 이루어진 학습공동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습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대상인 학습공동

체에서 구성원의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구

성원의 실제적인 활동 및 학습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측정방법을 보완하여야 하고, 특정한 학습

공동체가 아닌 다양한 학습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

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선정된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응

답자의 지각과 실제 상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기보고식 설문은 연구자가 관찰할 수 없는 연

구 대상의 개인적 특성 등의 내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식을 공유한 횟수 등을 측정해 변

수를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여러 학자들

은 자기보고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

양한 측정방법과 함께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

다[25]. 이에 따라 개인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급받아 분석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

까지 페이스북 등 SNS는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이유로 제공하

지 않으므로 다양한 측정방법을 보완하여 객관적

인 데이터를 얻기 위한 노력과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선정된 변수들은 구성원들의 

개인에 초점이 맞추어 있어 개인적 차이에 기반 

한 인지적 측면에서 지식공유의도 예측력을 분석

하고 있고, SNS기반 학습공동체의 구체적 특성과 

상황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켜 SNS의 설계적 

측면을 고려하여 학습공동체 구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대한 연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SNS를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학습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공동체에서의 

의사소통 및 학습의 성과라 볼 수 있는 지식공유

에 대한 선행요인을 밝힘으로써 SNS 기반의 학

습공동체 및 지식공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

초 연구를 제공한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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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습에서의 주체로 강조되면서 교수자는 학습

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몰입을 유도할 수 있

는 환경의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는 연구결과[26]

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참여정도를 추가적으로 반

영하여 환경을 개선한다면 구성원의 참여를 증가

시켜 활발한 지식공유와 학습공동체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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