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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청년들에 대한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즉 일학습병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용

노동부, 2023). 일학습병행제도란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한 후 

NCS(국가직무 능력표준) 기반으로 업무 현장 및 사업장 외에

서 훈련을 시행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23). 일학습병행제도는 취업 준

비생과 기업 간의 인력 미스매치현상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을 뿐 아니라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

성하고자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

고, 기업 현장에서 장기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신기식･강민정,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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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년층 인력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산업현장에

서 사용되는 직무와 교육 현장에서의 학습 내용 괴리이다. 일

학습병행제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하여 이를 줄이는 동시 참여

하는 학습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여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고

용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이다(김주섭, 

2020). 그러나 업무 현장에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서는 여전히 전통적 형식학습 위주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 결과에 따른 기업의 교육훈련 목표 달성 및 조직원

의 직무 행동 변화에 부정적 시각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

업 등 기업의 규모에 따라 학습의 형식이 차이가 나타나는데 

대기업의 경우 집체훈련 위주의 형식학습을 통해 근로자의 능

력개발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형식학습뿐 아

니라 비형식학습 또는 무형식학습을 통해 근로자들의 능력개

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강원석･김우철, 2019). 결국 교육훈련은 

어느 하나의 형태로만 제공하는 것보다 일터 학습의 구성요소

로써 형식학습과 미형식학습, 무형식학습을 모두 고려하여 전

체적 관점에서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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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터학습 제공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역량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부기철 외(2015)의 공학계열 일학습병

행제 사례연구 결과 일학습병행제 참여를 통해 기업은 교육 투

자비가 크게 줄어들었고 직원은 직무상의 어려움을 교육을 통

해 해결할 수 있었고,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로 학습효과도 상

승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성과도 상승, 최종산물의 품질 차이 

감소, 제품 생산 기간 단축, 인건비 절감을 통한 제품 원가 절

감에 도움이 되었다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근로자 능력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은 조직 경쟁력 확보

에 중요한 요인이며, 조직의 성과 창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Calantone et al., 2002). 그러므로 조직은 더 나은 조직성과

를 창출하기 위해 조직구성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직

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어 자신의 직무를 

선호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강원석･김우철, 

2019). Lawler & Hall(1970)은 조직구성원의 업무몰입이 높

을수록 조직성과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조직구성

원이 자신이 맡은 직무에 몰두하고 애착을 갖게 된다면, 자신

의 직무를 잘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학습병행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교육훈련 만족도와 조

직 유효 관련 연구(신기식･강민정, 2023), 학습경험과 경력 개

발 관련 연구(김대영･이민영, 2023; 안상숙 외, 2023), 이직 

결정요인 관련 연구(전성준･김찬중, 2023) 등이 주를 이루었

고 질적 내실화에 초점을 둔 연구는 부족한 실적이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조직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찾

아내어 분석함으로써 일학습병행제의 질적 내실화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 학습

전이, 자기효능감, 직무몰입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

함으로써 공학계열 일학습병행 학생의 조직몰입도를 높임으로

써 근로자와 조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개인으로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Orth & Robins, 2022).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며 가치 있는 존

재로 인식해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인 구성이며 반드시 개인의 객관적인 특성과 능력은 반영하지

는 않는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의 중요한 측면으로 정신건강, 성공적인 학습, 효

과적인 생활, 좋은 삶과도 관련이 있다(Murk, 2006). 자아존중

감의 과정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보여주는 행동의 형태

와도 관련이 있다(Mustantifa & Nurmaily, 2018). 또한 자아

존중감이 높은 개인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개인에 비해 더 많은 

책임과 자율성 및 영향력이 있는 직업을 찾고 얻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직장 내 사회

적 안녕감 향상과 더불어 동료와 상사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업무 성공을 촉진 시킨다. 결국 높은 자아존중

감은 더 나은 사회적 관계, 학교 및 직장에서의 더 많은 성공, 

더 나은 정신적·신체적 건강, 반사회적 행동 감소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Orth et al., 2022).

2. 학습전이

학습전이(transfer of learning)는 교육 또는 훈련을 통해 학

습자가 습득한 지식, 기술, 태도, 행동, 인지적 전략들을 자신

의 업무 또는 학습에 적용하고 유지하는 것이며 교육훈련 프로

그램 참가자가 학습한 것을 자신의 교육환경에 효과적으로 적

용하는 것을 뜻한다(공민영･김진모, 2008). 학습전이의 영향 

변인으로는 학습자 특성, 능력, 동기, 작업환경, 콘텐츠, 시스템 

설계, 조직지원(장은주･임효창, 2001)과 학습동기, 자기효능

감, 훈련내용, 상사의 지원(남기찬 외, 2002) 등으로 보고되었

다. 학습전이 관련 변인은 교육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교육프로그램 관련 변인으로 나뉠 수 있다. 인지적 능력, 

특성은 과제수행, 활동 참여, 학습 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이므로, 개인에 따른 인지적 차이가 학습전이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되었다(Cannon-Bowers & Salas, 1997).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습전이 탐색을 위해 성격 특성뿐 아니라 개인의 

인지적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조직몰입도

조직몰입도(organizational commitment)는 조직에 대한 

조직구성원 각자의 감정 상태 즉,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신념이며 소속된 조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조직구성원의 의지를 의미한다(Oliver, 1990). 조직몰입은 구

성원의 특정 요인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의 심

리적 상태에 기인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Meyer et al.(1993)

은 정서와 지속, 규범적 몰입으로 범주화하였다. 정서적 몰입

(affective commitment)은 조직에 대한 애착을 통해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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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안을 자신의 문제와 동일시하는 정도를 말하고, 지속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은 비용편익과 같은 경제적 가

치에 대한 인식을 통해 조직에 남는 것과 이직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은 조직에 남고

자 하는 의무감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조직몰

입은 경제의 관점에 의한 지속적 몰입과 구성원으로서 갖는 의

무에 따른 규범적 몰입보다는, 애착과 동일시라는 심리적 차원

의 정서적 몰입이 강할수록 조직에 남으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주장하였다(Meyer & Allen, 1991). 그 이유로 구성원이 조직

에 대한 높은 애착을 둘수록 조직의 목표와 자신의 역할에 대

한 믿음이 형성되고(Dunham et al., 1994), 구성원이 조직에 

더욱 몰입하게 될수록 조직의 환경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

이며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Chiu & Francesco, 2003). 

결국, 정서적 조직몰입은 구성원이 조직에 소속된 자격 자체를 

즐기는 행태와 관련이 높음을 의미한다(김필 외, 2020).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

한 단계를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 또는 신념이다(Bandura, 1997). 즉, 자기효능감은 개인

이 특정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의미한

다. 과제수행, 대리학습 및 의미 있는 피드백뿐만 아니라 상황

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개인의 기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자

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

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구성 요소이다

(Waddington, 2023). 자기효능감은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현경, 2020). 높은 자기효능감은 목표

에 전념하고 도전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 낮은 자기

효능감은 회피행동을 유발하고 성과나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Waddington, 

2023). 결국 자기효능감은 동기 부여 및 학업 성공의 다양한 

지표가 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자기 조절 기술 및 효과적 전략

사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Ⅲ. 연구 설계

1. 가설설정

가. 자아존중감 및 학습전이의 조직몰입도와의 관계

자아존중감 및 학습전이와 조직몰입도 간의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광표･김동철(2017)의 연구 결과 자아

존중감이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

고, 남궁승은 외(2022)의 연구 결과 학습전이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아존중감 및 학습전이가 조직몰입도와 관련한 중요한 변수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1. 자아존중감은 조직몰입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2. 학습전이는 조직몰입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자아존중감 및 학습전이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정혜(2015)의 연구 결과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

중감의 차이는 없었으나,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의 상관을 보였다고 검증하

였다. 최규환 외(2014)의 연구 결과 관광전공 대학생들의 학업

전이는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

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아존중감 및 학습전이는 자기효능감

과 관련한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4. 학습전이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도와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도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종철･윤용보(2014)의 연구 결과 자기효능감이 직무만

족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정의 영향 관계로 나타났

고, 김혜영 외(2012)의 연구 결과 치과위생사의 자기효능감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

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선행연구들을 통

해 자기효능감은 조직몰입도와 관련한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자기효능감은 조직몰입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라. 자아존중감 및 학습전이의 조직몰입도와의 관계에 있

어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자아존중감과 조직몰입도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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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박지영(2019)의 연구 결과 선취업 후학습 여대생의 자아존

중감과 조직몰입도 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자

아존중감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조직몰입도에 가장 많

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강명숙･방은령(2014)

의 연구 결과 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학습몰입에 있어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학습몰입에 자기효능감이 

영향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

로 자기효능감이 자아존중감 및 학습전이와 조직몰입도와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매개변인으로 충분

한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6. 자아존중감과 조직몰입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7. 학습전이와 조직몰입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효

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2. 변수 측정 도구 및 분석

가.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개인으로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

를 가리키는 개념으로써 Rosenberg(1965)가 제시한 자아존

중감 척도를 이경민(2020)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자존감(10문항), 개인적 자존감(10문항) 총 20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본적절

성의 KMO는 .949 Bartlette의 구형성 검정값은 p=.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아존중

감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값은 .967로 나타

났다.

나. 학습전이

학습전이는 교육훈련에서 학습한 바를 직무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Ruiller & Goldstein의 연구를 토대로 개

발한 김득만(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단일 요인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전이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본적절성의 

KMO는 .842 Bartlette의 구형성 검정값은 p=.000으로 나타

나 요인분석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학습전이에 대

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값은 .951로 나타났다.

다. 조직몰입도

조직몰입도는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와 몰

입의 상대적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Meyer & Allen  

(1990)의 연구를 참고하여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직몰입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본적절성의 KMO는 .892 Bartlette의 구형성 검정값

은 p=.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조직몰입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값은 

.905로 나타났다.

라.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단계를 계획

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김아영(1997)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이정욱･김진모(201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 조

절 효능감(12문항), 자신감(7문항), 과제난이도(5문항) 총 24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

본적절성의 KMO는 .922 Bartlette의 구형성 검정값은 p=.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직몰입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값은 .970

으로 나타났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D지역 Y대학의 일학습병행제를 이수하고 있는 재

학생을 138명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20일에서 12월 1일까

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수집

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

도분석, t-검정을 하였고,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을 검정하기 위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

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의 유의수준

은 p=.005로 하였다.

4. 측정변수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 학습전이, 조직몰입도,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학습전이

(r=.621, p<.005), 조직몰입도(r=.583, p<.005), 자기효능감

(r=.723, p<.005)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학

습전이는 조직몰입도(r=.599, p<.005), 자기효능감(r=.621, 

p<.005)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조직몰입도는 

자기효능감(r=.818, p<.005)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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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 of measured variables

자아
존중감

학습
전이

조직
몰입도

자기
효능감

자아존중감 1

학습전이 .621* 1

조직몰입도 .583* .599* 1

자기효능감 .723* .621* .818* 1

*p<.005

Ⅳ. 분석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남학생이 

92.0%, 여학생이 8.0%이었고, 학년은 1학년이 97.1%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2.9%이었다.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이 86.2%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이 13.8%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9.14세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27 92.0

여 11 8.0

학년
1학년 134 97.1

2학년 4 2.9

근무
기간

1년 미만 19 13.8

1년 이상 119 86.2

연령 평균 19.14±.686

2. 연구 가설검증

가. 자아존중감 및 학습전이의 조직몰입도와의 관계

1) 자아존중감과 조직몰입도와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조직몰입도와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그 결과 회귀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organ-  
izational commitment

변수명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다중
공선성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표준
오차

β 공차
한계

VIF

조직몰
입도

(상수) 1.540 .223 6.896 .001

자아
존중감

.499 .060 .583 8.372 .001 1.000 1.000

Adj R2=.635 F=70.089 p=.000 Durbin-Watson=2.093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63.5%이었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하

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

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2) 학습전이와 조직몰입도와의 관계

학습전이와 조직몰입도와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그 결과 회귀모

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1), 회귀모형의 설

명력은 65.5%이었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하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전

이가 높아질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transfer of learning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변수명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다중
공선성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표준
오차

β 공차
한계

VIF

조직
몰입도

(상수) 2.136 .148 14.414 .001

학습전이 .378 .043 .599 8.733 .001 1.000 1.000

Adj R2=.655 F=76.259 p=.000 Durbin-Watson=2.009

나. 자아존중감 및 학습전이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1)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과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그 결과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2.0%이었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하

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

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자기효능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elf- 
efficacy

변수명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다중
공선성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표준
오차

β 공차
한계

VIF

자기
효능감

(상수) .925 .219  4.230 .001

자아
존중감

.712 .058 .723 12.212 .001 1.000 1.000

Adj R2=.520 F=149.130 p=.000 Durbin-Watson=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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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전이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학습전이와 자기효능감과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그 결과 회귀모

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1), 회귀모형의 설

명력은 68.1%이었고, Durbin -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하

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

전이가 높아질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transfer of learning and 
self-efficacy

변수명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다중
공선성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표준
오차

β 공차
한계

VIF

자기
효능감

(상수) 2.065 .167 12.368 .001

학습전이 .451 .049 .621 9.241 .001 1.000 1.000

Adj R2=.681 F=85.392 p=.000 Durbin-Watson=2.088

다.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도와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도와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그 결과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66.6%이었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하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organi-  
zational commitment

변수명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다중
공선성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표준
오차

β 공차
한계

VIF

조직
몰입도

(상수) .858 .155  5.533 .001

자기
효능감

.710 .043 .818 16.562 .001 1.000 1.000

Adj R2=.666 F=274.288 p=.000 Durbin-Watson=2.023

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따라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라. 자아존중감 및 학습전이의 조직몰입도와의 관계에 있

어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1) 자아존중감과 조직몰입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

자아존중감과 조직몰입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1단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β=.723, p<.001) 나타났다. 2

단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β=.583, p<.001)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자아존

중감(β=.017, p<.001)과 자기효능감(β=.830, p<.001)이 조직

몰입도 미치는 영향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설

을 검증한 결과 Adj R2 값이 점점 더 증가하고 3단계의 유의확

률이 모두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은 채택되었다.

2) 학습전이와 조직몰입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학습전이와 조직몰입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1단계에서 학습전이는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β=.621, p<.001) 나타났다. 2단

계에서 학습전이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β=.599, p<.001)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학습전이(β
=.149, p<.001)와 자기효능감(β=.725, p<.001)이 조직몰입도 

미치는 영향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설을 검증

한 결과 Adj R2 값이 점점 더 증가하고 3단계의 유의확률이 모

두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 7은 채택되었다.

Table 8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모형
변수명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Adj R2 F
독립변수 종속변수 B 표준오차 β

1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712 .058 .723 12.212 .000 .520 149.130

2 자아존중감 조직몰입도 .499 .060 .583 8.372 .000 .635 70.089

3
자아존중감

조직몰입도
.015 .061 .017 .238 .000

.664 136.221
자기효능감 .721 .062 .830 11.57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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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공학계열 일학습병행제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습

전이가 조직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가설을 세워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과 학습전이 모두 조직몰입도와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조직몰입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박광표. 김동철(2017)의 연구결과와 학

습전이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남궁승은 외

(202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조

직몰입도는 높아짐을 의미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에

게 처한 변화나 위기 대처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직몰입도

를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

습전이가 높을수록 조직몰입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습전이가 높을수록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무에 능동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져 좀 더 적극적으로 조직몰

입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공

학계열 인재 채용 시 미스매치를 해소할 뿐 아니라 숙련된 인

재로 양성하여 장기근속을 통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

업별 직무 맞춤식 일학습병행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학습전이 모두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윤정혜(2015) 연구결과와 학습전이는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 관계가 있다는 최규환 외(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이나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단계를 계획하

고 수행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학습전이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학

습전이가 높을수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

으로 행동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공학계열 학생들이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

도록 정확한 업무를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의 표준화된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조직몰입도와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박

종철･윤용보(2014)의 연구결과와 김혜영 외(2012)의 연구결

과와 일치하였지만, 문영숙･한수정(2011)의 연구결과와 차이

가 있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일학습병행제 학생은 산업체에

서는 교육받기 어려운 업무의 흐름 및 직무의 단계를 학교에서 

학습함으로써 스스로가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계

기가 될 수 있지만 비일학습병행 학생의 경우 학교 교육과 현

장의 차이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몰입도를 높이

는 것보다 이직을 선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일학습병행

제 학생은 일과 학습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조직몰입도를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일학습병행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구성원에게 주기적으로 미래의 비전과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

여 일학습병행제 종료 후에도 구성원의 장기근속이 가능한 제

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자아존중감과 학습전이의 조직몰입도와의 관계에 있어

서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

존중감과 조직몰입도 간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다는 장

명희･박지영(2019)의 연구결과와 학습몰입에 있어서 자기효능

감이 매개효과가 있다는 강명숙･방은령(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결국 자아존중감과 학습전이를 높이면 조직몰입도

를 높일 수 있고, 이때 자아존중감과 학습전이를 높일 수 있도

록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요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동일 직군에 대해 중도 포기자도 재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

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학습병행제의 훈련 성과를 높이

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일학습병행 참여 학교

는 학생들의 학습전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요구

하는 실습 중심의 현장 직무 관련 교육과정 운영과 기업현장교

수 양 성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일학습병행 참

여 기업은 조직구성원이 직무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근무 환

경 처우 개선 및 인센티브제 활성화 등 구성원이 직무에 몰입

Table 9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er of learning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모형
변수명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Adj R2 F
독립변수 종속변수 B 표준오차 β

1 학습전이 자기효능감 .451 .049 .621 9.241 .000 .381 149.130

2 학습전이 조직몰입도 .378 .043 .599 8.733 .000 .655 76.259

3
학습전이

조직몰입도
.094 .039 .149 2.409 .000

.677 144.887
자기효능감 .630 .054 .725 11.71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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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조직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동기 부여 방안 마련이 필

요하다. 셋째 인구감소로 인한 대학과 기업의 문제점을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학습병행을 도

입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학계열 일학습병행제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습

전이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분

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첫째, 연구대상자의 시계열적 분석을 통한 변화추이를 반

영하지 못하였고, 둘째, 일개 대학의 일학습병행제 이수 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셋째 공학계열 일학습병행제 학생의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다

양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넷째 일학습병행제 학생과 비

일학습병행제 학생들의 차이를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추후 공학계열 일학습병행제 학생의 조직몰입

도에 관한 시계열 분석과 일학습병행제 학생과 비일학습병행

제 학생의 차이를 분석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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