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1 연  필

 목  달 하는  향  주는  학습

들  지능, 동  행지식  연 었지만, 러한 

들  학업 취  충 하게 하지 못하 , 

학습에 한 심  가하 다[1]. 학습  타

에 해 지시  학습  아니라, 학습  스스  필

 각하고 학습과  계 하고 실천하여 목  달

하 는 동과 다[2]. 스스 에 한 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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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어지는 학습  과 실습  과

 루어진 간  목  달 하  해 필 한 

능 도 하 , 다양한 보  택·통합· 용· 용할 

수 는 학습 술 라고 할 수 다[3]. 특  간 학생

 경우 료상  하게 단하고 처할 수 는 

능  지닌 간 사  양 하  하여 다양한  실

습  다차원  에  루어지고 다. 러한 

실습  학생  당 하고 란에 빠뜨리 도 하

지만, 상  역동  변 에 게 처할 수 는 

 지식  학습하고 간  술  훈 할 수 도  

학습  극하고 실천하게 한다[4]. 학습

 통한 학업 취는 개  책 식과 우월감  향상시

키 , 간 학생에게 직 간 사  비 과 새

운 목  하여 하게 한다[5,6]. 

사 지  에 는 학습 능  

하  해 , 수 , 동료 등과 같  주  향  

는 사람  역할에  고 [7], 수  지

지는 학습 에 한 심과 해  보여주는 행  

학습 경   지각하게 하 , 학습  능

과 책 감  향상시  학습능 과 학습동 가 아진다

고 본다[8-10]. 수   지지는  건에 

약  지 않고 스스  독립  사고  언행  하

여, 학습 가 목  달  하여 능동  행동하게 

한다[11].     독립  한 

학생 시 는 수  지지  계  통하여 사 통

과 신뢰감  감  하는 계 술  습득할 수 

, 업 후 사 생 에  필 한 계  할 

수 는  마 할 수 다. 러한 수  

지지는 고학습  학습에 직  또는 매개

 향  주는 , 간 학생에 도 학

습에 향  주는지 하고  한다[12-14].

계는 다  사람과 과  계  하고 

지하는 능  사  능 , 계  능 , 사

 술 라고도 하 [15], 신과 타  내  동 , 상

태, 행동  식하고 하게 행동하여 갈등  상 에  

과 타  행동에 향  주는 다[15]. 간 사

는  건강 향상 라는 목  취하  하여 

 가    직원들과 다양한 계  한다. 

간 사  러한 계망에  계는 한 향  

 수 는 능 , 능한 계는 과 과 

 균  룬다[16]. 과  통  득과 목  

달   과업 취 ,  사  규  안에  다

 사람과 계  하는 것 다. 그러므  계

능   학생  갈등  상 에  목  취하  

한 통  보 , 다  사람  하  한 택

 하 [17], 학습에 도 과  과  

택   과  나타내었다[18]. 

숙한 직 간 사  하  해 는 빠 게 변

하고 하는 지식과 보  스스  습득할 수 는 

동   가지고 어야 한다. 동   

결 (self-determination theory)   

, 동 는  들  개  라도 어느 

수 지는 결  가질 수  립과 상

용  함께 지한다[8].  신  행동에 한 

 신에 한 것 지, 에 한 것 지  하

는 것 다. 결 에 하  간  하  

 가하고 내재  동 가 아 ,  과 

내재   재  보다 아진다고 한다[19,20]. 

내재   동 는 한 내  원 에 해 루어지

는 가  고 결   동 , 

  동 는 개  , 식  가 여 등 

재  동 에 약간  내  원  포함  동  

[20] 러한 학습동  강 시킴  미래  

공  학습 가 어 능한 직 간 사  할 

수  것 다.

간 학생  경우  취목 가 결 어 지

만, 직 간 사  지· 하  해 는 새 운 지

식과 보  학습할 수 는  동  경  지지

  학습 태도가 어야 한다. 간

학생들  ‘간 사 ’라는 한 목  향하여 학  

과 에 라  지식과 상 실습  병행하고 

어 수업 내용 나 시간  많  는 것  실 다. 

하지만 취하고  하는 한 목 는 학생들에게 주어

진 과 나 학습상  갈등   근하게 하는 

동  택과 신  통합체  용하여 학습과 생  

에 주  행동과 태도  하게 하고, 간 사 

가 격  취득 라는 는 결과  가 다 다

[6,21,22].  간 학생  취목 지향  목 달  

한 행동 지  미래목 결과  만들  한 계 과 

실천체계  개  취  한 프  만드는 것

다[23]. 개  취동 는 상 나 에 라 변 할 

수 나[24], 신  향상시키  한 과 에  

는 숙달목  신  우월감  나타내는 것  시

하는 수행목 가 학습능  향상과 어  

 가지고 는가에 한 연 가 필 하다고 생각 다.

에 본 연 는 간 학생  학습에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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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것  생각 는  결 동 , 취목

지향, 계 능   계  악하고 수

 지지가  계 에  매개하는지 하  

하여 수행 었다. 

2. 연  

2.1 연  계

본 연 는 간 학생  학습  하  

해 행연  헌고찰   가   하여 

 합도  검 하는 연 다. 라남도 

C 학 에 재학  상실습  경험한 간 학생 3, 

4학  편  집하여 사  실시하 다. 연 목

 해하고 참여에  동 한 에 한하여 285

  실시하 고, 상 는  처리 었

, 에 한 보상    지 었다. 그

  내용  실하다고 단 는 지  하

고 273  하 다. 식  한 본

크 는 학 들마다 다양한 시  하고 지만, 200여 

개  본크  계 료 많  사용하고 어, 본 연

에 도 본크  충 하 다[25].

  

Fig. 1.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study 

2.2 도  료

SRL  는 Fig 1과 같  헌고찰에 근거하여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Interpersonal 

Competenc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수   지지(Supporting autonomy of 

instructor)라는 매개변수  거쳐 학습  

하는 것  하 다. 연 변수들 간  상 계는 

Pearson correlations, 식  AMOS version 

24.0 for SPSS  처리하 다. 가  5개  재변

수(latent variables)  결 동 , 계 능, 

취목 지향, 수  지지, 학습  

하 다.  합도 (model fit)  Normed chi-square 

(CIMIN/DF),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Comparative Fit Index 

(CFI), Goodness of Fit Index (GFI),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s (SRMR)  용하 다

[26].

2.2.1 Perceived Autonomy Support 

Williams  Deci(1996)가 개 한 학습  질 지

(The Learning Climate Questionnaire, LCQ)  지

각  지지 척도(Perceived Autonomy Support 

Scale)  사용하 다.  여  항  었 , 

Likert 5  척도  수가 수  수  지

지에 한 지각  다는 것  미한다. 본 연  

Cronbach's α=.89 었다. 

2.2.2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Ryan과 Connell(1989)  개 한 학업  

지(Self-Regulation Questionnaire-Academic, SRQ-A)

는 결 에  학습동  하는 

 도   과 내재   동  각 6 항

씩  12 항  하여 사용하 다. Likert 5  척도

 수가 수  결 동 가  것  미한다. 

본 연  Cronbach's α=.90 었다.

2.2.3 Interpersonal Competence

Buhrmeser 등[27]가 개 한 계 능 척도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  

한  학생에 맞게 안하고 수 한 도  사용하 다. 

 척도는 계   개시, 리나 감에 한 주 , 

타 에 한 , 갈등 리, 한 개  5 하

 어 다. Likert 5  척도  수가 

수  계 능   것  미한다. 본 연 에  

Cronbach's α=.75 었다. 

2.2.4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Elliot & Church(1997)  Achievement Items  

상 에 맞게 안, 수 한 것  사용하 다.  척도는 숙

달목  6 항, 수행 근목  6 항, 수행 피목  6 항

 어 다. Likert 7  척도  수가 수  

목 지향  수   것  미한다. 본 연 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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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는 숙달목  .80. 수행 근목  .75, 수행

피목  .81 었다. 

2.2.5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Jung(2005)  ‘ 학습’ 도  사용하 다.  

척도는 동 , 지 , 행동  3개 하

 어 다. Likert 5  척도  수가 수  

학습   미한다. 본 연 에  Cronbach’s

α=.85 었다.

3. 결과

3.1 General characteristics

별  여학생 222 (74.7%), 가 없는 학생 194

(65.3%), 학 생 에 만 하는 학생 135 (45.5%), 

우 계가 한 학생 196 (66%), 간 학과 지원 동

는 취업  아  122 (41.1%), 공만 도는 만

하는 학생 148 (49.9%), 수 계에 만 하는 학생 

163 (54.8%), 보통수  하  경 수  학생 273

(82%) 었다.

3.2 Correlations

료  다변량 규 (multivariate normality)  평

가하  하여 든 변수  변량 규  검 하

다. 든 변량 도  첨도는 각각 값 3 미만, 

10 미만 었 므  본 연  료는 다변량 규  충

하 다. 그리고 가  검 하  해 변수들 

간  상 계  하 다. 식에  변수들 간

 상 계가 0.9 상  다 공   고 해

야 하므 , 본 연 에  가  큰 상 계수는 목  

학습 r=.63  다 공  는 없다고 단

하 다.

3.3 Structural equation model

본 연 는 가  합도  간 도  가시키  

해 리  타당  고 하여 고 지수(CR)  수 지

수(Modification Incides)  용하여 수 하 다. 가

 에  고 지수 값  하지 않  2개  경

( 계 능 → 지지, 지지→ 학

습능 )  하여 계 능 → 지지 경

 하 고, 계 능 → 학습 경

 가하여 수  하 다. 

본 연  수 에 한  합도  곱 

통계량  p 값  0.05보다 아  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다. 하지만 곱  본  크 나 

 복 에 향  도 하 , 우도  사용했  

경우, 비 상  큰 값  나타날 수 므 , 

식 에  곱 통계량만   신뢰하는 

것  하지 않다고 한다[25]. 본 연  , , 간

합지수, Normed χ²=2.75, RMSEA=0.08, CFI=0.93, 

GFI=0.94, SRMR=0.05  하여 Table 1에 시한 

 같  수용  충 하 므  수용 가능한 

 평가하 다.

가  다 상 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R2)  수  지지는 24%, 

학습  68% 었다. 

가 에  통계  하게 나타난 경 는 

결 동 (t=4.54), 취목 지향(t=7.80), 계 능(t=2.33)

 학습  하는 경 가 하 다. 수

 지지  하는 경 는 결 동 (t=4.95), 

취목 지향(t=3.84)만 통계  하 다. 

가 에  통계  하지 않았  경 는 

학습  하는 수  지지(t=0.27) 경

는 하지 않았다. Fig. 2 상  결과에 한 가

 경 는 Fig. 2  같  통계  하지 않

 경 는  시하 다.

각 경  과  직・간 과 결과  Table 2에 

시하 다. 본 연 에 는 수   지지는 

χ2(df) χ2/df p GFI SRMR NFI CFI RMSEA

Goodness evaluation criteria ≤3 >.05 ≥0.90 ≤0.05 ≥0.90 ≥0.90 ≤0.08

Modified model 96.07 2.75 <.001 0.94 0.05 0.90 0.93 0.08

GFI=Goodness of fit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N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PNFI=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able 1. Model fitness Index for the hypothetical Model                                                 (N=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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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직・간 과가 통계  하지 않았

다. 행연 에  등학생과 고등학생  상  수

 지지가 학습에 향  다는 결과

 다  결과 다. 는 달  에  동   

역할  학  라갈수  가하 , 과  경험  

술 습득  주  가시 다는 연  같  맥락

라고 생각한다[6].

4.  

본 연 는 간 학생  학습에 향  주는 

결 동 , 계 능, 취목 지향  수  

지지  경  하고  검 하여 간 학

생  학습능  향상 커리큘럼  한 료

 시하고  시도 었다. 연  결과 간 학생  

학습 향상에 향  주는 들에 한 시사  

다 과 같  하 다. 첫째, 본 연 에  

학습  결 동 , 계 능, 취목 지향에 

해 68%  변량  었다. 학습  학업 취

    학 술  빠  변  에  

신  보  학습하고 에 용하  해  보건

료 에게는 한 학습능 다[28].  학습 가 취

목  달 하  하여 지․동 ․행동  체계  

하여 능동  하는 과 다[7]. 학습

  루어지는 학생  취목  계 -진단-평가하

고 피드 에 한 리가  루어지 , 공  목  달

 해 신  포함한 여러 경   하여 연

하게 처한다[29]. 러한 학습  행동  나

타나  해 는 신  지  결 하 는  동

Fig. 2.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interpersonal competenc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p<.05, **p<.01, ***p<.001). X1: Identified regulation, X2: 

Intrinsic regulation, X3: Assertion, X4: Consideration, X5: Conflict, X6: Initiation, X7: Opening, X8: mastery 

goal orientation, X9: Performance-apporach, Y1:Perceived Autonomy Support, Y2: Motivational Regulation, 

Y3: Cognitive Regulation, Y4: Behavioral Regulation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Modified model Direct 

effect(p)

Indirect 

effect(p)

Total

effect(p)SRW(SE) t(p) SMC

Perceived Autonomy Support 　 　 .24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31(.08) 4.95(<.001) 　 .31(.006) 0 .31(.006)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27(.06) 3.84(<.001) 　 .28(.009) 0 .28(.009)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68　

Perceived Autonomy Support .01(.43) 0.27(.629) 　 .01(.834) 0 .01(.834)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23(.58) 4.54(<.001) .24(.007) .004(.777) .24(.006)

Interpersonal Competence .14(2.72) 2.33(<.05) 　 .14(.014) 0 .14(.014)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64(.61) 7.80(<.001) 　 .64(.015) .004(.853) .64(.015)

*SRW=standardized regression; SE=Standardized error;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Table 2. Regression weights for the Modified Model 



한 합학 지 10  11538

가 지각 어야 한다. 

결 동 는 학습  미  가  지각하게 하

여  동  하고 학습에 한 지 과 

  도하는 내  다. 개  행동

에는 신  지각하여 결 하는 다양한 동  재

하 , 학습 들  스스 가 지각한 동 에 해 행동

 진 고 강 다고 한다[30].  간 학생들  

 수업 후 실습  통한 용  과  수행해야 하므  

학습에 한 필  스스  지각하고, 결 하여 

학습  루어지는 것  생각할 수 다. 간 학생  

결 동 가 학습에 직  향  미 는 

결과는 행연  사하게 나타났다[31-35]. 

러한  달  사  계 에  순차

 달하  에 타 과  계 에  할 수 

다. 사  에  계는 다  사람과 과  

계  하고 지하는 능 다. 계가 원만한 

사람  스스 에 한 만 과  감  아지

고, 타 에 한 신뢰가 생겨   수업에 능동  

경향  나타낸다. 개  달과  근원에는 

계가 , 러한 계는 사  지지 원 도 

하다[36]. 계 능  하  경우 스스 에 한 

 평가가 루어지지 않고, 지    

 한다[37]. 학생  계는  체

 립하여 새 고 다양한 간 계  경험  숙

한 간 계  달시킨다. 특  미래  간 사  사

하게  간 학생에  계 능  습득하여야 할 

생 술 다. 간 는 특 상 다양한 계  상 들과 

 간 해야 하 , 직 내  원들과도 업

 한 통  해야 하므  계   지해야 한

다.  연 에  계 능과 학습  

계에 한 연 가 많  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연 에  계 능과 학습  상  보고하

는 것과 사한 결과  보 다[35,38]. 간 학생에게 

계 능  신과 타  내  동 , 상태, 행동 등

 식하고 하게 행동하는 능   료  

계  할  는 술 다[15]. 상생 과 

과학습  취업 경에 도 계 술  필 함  경

험한다. 라  간 과 에 계능  향상  

한 내용  단계  프 그램 하는 것  필 할 것

 사료 다. 

취목 지향  학습에 직 과  과가 

가   향변수  나타났 , 행연  사한 결

과  보여주었다[21,39,40]. 취목 지향  신  상

나 에 라 변 할 수 는  또는 지  

 포함하는 개 , 학  라갈수  취목

지향   가하 , 학습  진시  학

습 과  향상시킨다[21]. 취목 지향  목 에 한 

동 나 신  용하는 , 동  에  

살펴보  내재  동 는 숙달목   재  동

는 수행목  다. 숙달목 가 학습 체  목

 하는 것 라 , 수행목 는 타 과 비 하여 신  

우월  하고  평가  지하 는 것 다

[23]. 우리나라 간 학생  경우 타과보다 많  학 취

득과 실습  그   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취평가는 상 평가  순 가 결 는 상 에  학생

들  가고시  취업 라는 목  달 하여야 한다. 

러한 학습 경  취목 지향  고 학습  

향상시킬 수 는 과   용하  것  

단 다[22]. 그러므  학과 수 는 학생들  

 동  악하고, 학습과 에 용할 수 도  

 프 그램  비하여야 할 것 다.  간 사

가  한 과 에 아, 경, 학습 등  역  

통합   프 스는 직 간 사  역량

 함양하는   것 다. 째, 사 지  에  

에 향  주는 경   , 사, 동료 

등에  다[7].  학습   스스  

능  습득하 도 하지만, 타 과 함께 신  학습  

하는 능  학습하 도 한다[41]. 본 연 에 는 

행연  근거  수  지지가 학생들  결 동

, 취목 지향 등  내  원   학

습에 향  미  것 라 하 지만, 수  

지지는 간 학생  학습에 향  주지 않는 

결과  나타냈다[42,43]. 행연 에  등학생 나 고

등학생  상   한 연  학습 나 새 운 야

 학습시에 수  지지는 학습에 

향  주었 나, 수  지지  통  

지각한 학생에게는  향   것  나타났다

[8,12-14,44,45]. , 학습  달  에  

동   역할  학  라갈수  가하 , 과  

경험  술 습득  주  가시 다는 연

 같  맥락 라고 생각한다[6]. 본 연  참여하  간

학 3학 과 4학  학 수업과 상실습  수행하

는 학생들   수업  루어지는 실습  통하여 

공동 과  달  진하게 었 , 러

한 연습과  학습에  타  수 에 한 

지지 역할보다는 에 한 행동 결  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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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결과라고 생각한다[46]. 

라 , 변하는 보  사 에  다양한 보  수

용하고 에 용할 수 는 간 사  양 하  해

는 학생들  학습태도가 주도  행동   

수 도  하는 것  필 하다. 특  규 과 과 

프 그램  용한 학습  취는 미래 간

사  역량 ,  한 수  역할  할 것

 사료 다.

본 연 는 간 학생  학습에 향  미

는 개  내・   하는  연 다. 

평생학습  취해야 할 학습에 향  주

는   변  수  지지  

해하는  한 개   시하 다. 

5. 결   언

본 연 는 간 학생  학습  향상시킬 수 

는  할 수 었다. 취목 지향  가  

한 향  미 , 결 동  계 능도 직

 향  미 는 것  나타났 나, 수  

지지는 결 동  취목 지향  향  지만 

학습에 향  주지는 않았다. 러한 결과는 간

학생  학습능  향상시키  한 수학

습 동  학생  주체가 어야 한다는 것  시사하고 

다. 변하는 보건 료  달과 에  신  지식과 

보  학습하는 첫 단계가 학습 태도 다. 러

한 사  에 필 한 학생 심  프 그램  마

어야 하는 것과 같  맥락 다. 새 게 변 는 

경에  학습  움  충 할 수 는  

개 과 수  역할에 한 가 드라 도 마 어야 

할 것 다. 

본 연  한  개 간 학  3학 과 4학

 학생만  상  하 므  체 학습  

하는  리가 다. 라  학 1학 과 2학  학생

 포함한 비  · 복연  타과  학생  상  

  수  지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

 고 한 검  필 하다. 본 연 에 는 변

 학업 취 변  포함시키지 않았 나, 앞  

연 에 는 학습  매개  하여 학업 취에 미

는 향  하는 연 가 루어 야 할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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