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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uses data from the Korea Employment Education Panel II(5th wave) to analyze the impact 

of university facilities on overall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fe, mediated by pride in the university and 

department,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earch sample consisted of 1,268 students selected from 

an initial pool of 8,106 participants, who were either enrolled in or on a leave of absence from a four-year 

or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at the time of the survey, with no missing data on the observed variabl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higher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facilities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levels of pride in both the university and the department, as well as greater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fe. Additionally, higher levels of pride in the university and department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higher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fe.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and strategic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for school administrators 

to enhance students' experiences and improve overall student satisfaction. 

▸Key words: Korea Employment Education Panel II, University Facilities, Pride in Universit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fe, Strategic Plan

[요   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시설이 대학과 학과 자부심

을 매개로 하여 대학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

은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의 8,106명에서 조사 당시 학력이 4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면서 관찰 변수의 결측치가 없는 1,268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 시설 만족도의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과 학과 자부심의 정도와 대학 생활 만족

도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대학과 학과 자부심의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 생활 만족도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학교 관리자들에게 학생들의 경험을 개선하고 학생 만

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적 방안을 제안한다. 

▸주제어: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 대학 시설, 대학과 학과 자부심, 대학생활만족도, 전략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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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며, 데이터와 인공

지능이 중심을 이루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학 생활

은 젊은 세대에게 혁신과 기술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그들이 미래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시기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이

제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장소를 넘어서, 창의적 문제 

해결, 디지털 기술의 활용, 혁신적 사고 등을 통해 학생들

이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

랫폼으로 입지를 확립하고 있다[1, 2]. 

기술과 인간의 융합 시대에 대학 시설 지원은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첫째, 첨단 기술을 통합한 교육 환경을 제

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최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력

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혁신적 연구와 개발을 지원함으로

써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대학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으면 학생들과 교수진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개발에 참신한 연구를 진행하고, 산업체와 협력하여 혁신

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성장시키는데 기

여 할 수 있다[3, 4]. 

대학 시설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형성하고,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학교의 학문적 명성과 인지도를 높이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급 연구 시설, 현대적인 도서관, 

질 높은 거주 시설, 첨단 운동 시설 등은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개인적 발전을 추

구하는 데 필수적이다[5]. 학문적 연구에서는 대학 시설이 

학생들의 학업 성과와 학습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6]. 최근 몇 년간의 연구에

서는 대학 시설이 학생들의 대학과 학과 자부심을 매개로 

하여 학생들의 전반적인 대학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

로 전개되고 있다[7].

대학 생활 만족도는 학생들이 혁신적 기술과 디지털 변

화를 얼마나 잘 적용하고 경험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

다. 학생들은 전통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등의 첨단 기술을 어떻게 학습하고 

활용하는지를 중시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학습 경험과 전

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대학 생활 만족도는 이러한 첨단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통합하여 학생들이 현실 세계에서 

해결해야 할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의 대응 능력을 길러

주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8].

본 연구에서는 대학 시설이 대학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영향을 강화하거

나 변화시키는 단계를 고려하여 대학과 학과 자부심을 매

개변수로 설정하였다. 

대학 시설은 학생들의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경험에 주

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경험들이 학생들의 대학과 학

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과 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형성되면, 학생들은 대학 생

활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만족도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들은 제한된 학생 자원을 효

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대학과 학과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적의 학습 및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생들의 자부심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개인

적 또는 학문적 성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경쟁

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의 핵심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5차년도)에서 

대학 시설이 대학과 학과의 자부심을 매개로 하여 대학 생

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이 결과는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보다 만족스러운 

학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기관 및 교육정책 결정자

들에게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 이에 교

육 기관 및 교육 정책 결정자들에게 학생들이 최적의 학습 

및 환경에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시

할 것이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University Facilities

요즘 시대의 대학은 학생에 대한 교육이 강의실을 통해 

단방향 지식 전달 방식 형태를 탈피하여 토론과 연구를 통

한 상호작용하는 공동 학습 과정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강

의를 통한 지식습득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문화적 및 사

회적 활동을 통한 다양한 경험에 의한 지식의 습득 장소로 

보다 근본적이고 깊이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

서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학습과 연구를 위한 공간 

및 부대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9]. 

대학 시설이 대학 생활 만족도와 대학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시설

의 질이 학생들의 대학 생활 만족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고급화된 강의실, 현대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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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설, 편리한 거주 시설 등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

고 대학 생활을 만족스럽게 느끼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또

한, 이러한 만족도는 학생들이 대학의 브랜드에 대해 긍정

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들의 대학 선택 및 추천 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대학의 물리적 환경이 학생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의 물리적 환경이 학생들

의 전반적인 대학 생활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현대적이고 잘 유지된 강의실과 

연구 시설은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하고 효과적으로 학업

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11].

전체적으로, 대학의 물리적 인프라의 품질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만족도가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고

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12].

본 연구는 대학 시설이 대학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대학과 

학과 자부심을 매개변수로 도입하여 대학 시설 만족도가 

대학 생활 만족도로 이어지는 중간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

석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갖추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대학 시설이 학생들의 대학 생활 만

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다루거나, 단순한 상관관

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학 

시설이 학생들의 정서적 및 심리적 요인(자부심)을 통해 

어떻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 시설이 제공하는 물리적 자원이 단순히 

학습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학과 학과에 

대한 자부심을 형성하게 하여,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과정을 규명한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다루지 못한 매개변수를 통해 대학 시

설과 대학 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보다 종합적이고 입체적

으로 분석하는 시도이다.

특히, 본 연구는 대학의 시설 개선이 단순한 물리적 환

경의 향상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자부심과 장기적인 학

업 성취 및 진로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2.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대학 생활 만족도는 학생들이 대학에서의 경험과 환경

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평가하는 척도일 뿐만 아니

라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전반적인 만

족도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

로,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경험과 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

하고 있는지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그들의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

정하고 나타내는 것이다[13]. 

대학 생활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

함한다. 첫째, 학업적 만족도: 학생들이 교육과정, 강의 품

질, 교수와의 관계 등 학습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해 만족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만족도: 학생들이 다

른 학생들, 교수진,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즉, 학교 내외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상호작

용에 대한 만족도이다. 셋째, 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 학생

들이 학교의 도서관, 강의실, 연구 시설, 거주 시설, 식당 

등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넷째, 개인적 성장

과 만족도: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통해 개인적으로 성장하

고, 자아실현과 만족감을 느끼는 정도를 포함한다. 다섯째, 

종합적인 삶의 만족도: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통해 일상적

인 삶의 여러 측면에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평가한다[14, 

15].

대학 생활 만족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생

들이 대학 경험에서 어떤 측면에서 만족하는지를 분석하

고, 만족도가 학업 성과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하여 대학 생활의 만족도는 학업적 성취뿐만 아

니라 삶의 질과 관련이 깊고 만족도는 학생들의 자아존중

감, 사회적 적응, 학교에서의 경험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

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16, 17]. 또한, 학생-교수 간

의 상호작용이 학생들이 학교의 시설과 자원을 얼마나 활

용하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학생들은 

시설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와의 관계

가 만족도와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18].

이처럼 대학 생활 만족도는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경험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이다. 이는 학교 

관리자들이 학생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 대학 생활 만족도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대

학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학생들 

간의 관계, 학생상담, 진로 정보·상담, 학생 의견 반영, 공

정한 성적평가, 교수의 교과목 선택 지도, 다양한 교육과

정, 기초학습 프로그램, 해외 연수지원의 만족도를 관측 

변수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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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iversity and Department Pride

자부심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된 것에 대하여 스

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이다. 대

학과 학과 자부심은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과 학과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 이는 대학과 학과

에서 제공하는 교육적, 사회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고, 이

러한 자부심은 소속감, 성취감,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대학 자부심은 학생들이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끼는 감정으로, 대학의 명성, 캠퍼스 문화, 

연구 성과,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대

학 자부심은 또한 학문적 성취와 미래의 진로 전망에 영향

을 미치며, 학생들은 대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긍정

적인 평가를 받을 때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19]. 

학과 자부심은 주로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학과에서의 

학습 경험, 교수진의 전문성, 그리고 해당 학과의 명성 등

에 의해 형성된다. 학생들은 학과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분

야이거나, 자신이 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다고 믿을 때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또한 학과에서

의 성취와 전공에 대한 열정이 강할수록 자부심이 강화된

다[20]. 특히,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만족

스러운 학습 환경을 제공받고, 대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

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때, 이들이 장기적으로 대학에 

머물며 학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본 논문에서 대학 자부심은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

에 대해 느끼는 자랑스러움, 대학의 명성 인식, 캠퍼스 문

화와 활동, 학문적 성과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

며, 이는 학생들이 내가 다니는 대학은 사회적으로 인정받

는 대학이며, 그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

한다. 또한 학과 자부심은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학과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 소속감, 그리고 긍지를 포함하는 개

념으로 정의되며, 이는 학생들이 학과(계열, 학부, 전공)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소속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는 정도

를 의미한다.

III. Research Method

1.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본 연구는 한국 교육 및 고용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수행되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당시 학력이 4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 중 인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시설이 대학과 학과 자부심을 매개로 하

여 대학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관계 추론을 위

한 대표적인 분석기법인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고 검증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매개 변수, 종합적인 관측 

변수, 대상 및 데이터의 특성을 갖춘 특정 집단을 대상으

로 하는 연구는 신뢰성과 구체성을 높이며, 기존 연구들과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시설의 질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전반

적인 대학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

였다. 즉, 시설의 현대화나 업그레이드가 학생들의 학업 

성과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구

체적인 요소와 대학과 학과 자부심의 매개효과를 세밀하

게 분석함으로써, 대학 시설과 대학 생활 만족도 간의 복

잡한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H1): 대학 시설 만족도는 대학과 학과 자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2(H2): 대학과 학과 자부심은 대학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3(H3): 대학 시설 만족도는 대학 생활 만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가설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변수들 간의 관계

를 명확히 하고,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이들 관계의 유

의미성을 검증한다. 

Fig. 1. Conceptual Research Model

2.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and 

Specimens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5

차년도) 8,106명 중 조사 당시 학력이 4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 중 인자 2,397명과 휴학 중 인자 1,777명을 합한 

4,174명을 1차로 추출하였다. 이 중 학과 만족도가 결측치

로 처리된 1,510명을 제외한 2,664명을 2차로 추출하였

다. 마지막으로 2,664명 중 본 연구의 관측변수 값이 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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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된 1,396명을 제외하고 1,268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

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 

1,268명 중 남학생이 369명(29.1%), 여학생이 899명

(70.9%)으로 여학생이 530명(41.8%)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조사당시 대상학생들의 학적 상태는 재학생이 1,130

명(89.1%), 휴학생이 138명(10.9%)으로 대다수 재학생으

로 파악하였다.

Division Persons(%)

Gender
Male 369(29.1)

Female 899(70.9)

Academic

Status

Attendance 1,130(89.1)

Leave of Absence 138(10.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3. Analysis Method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5차년

도) 자료는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매우 유

용하고 적절한 자료라고 판단한다. 수집된 패널자료는 

SPSS 23.0/AMOS 23.0의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순서는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

악하고 분석한다. 둘째, 측정된 변수들의 정규 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 등의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한

다. 셋째,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관측된 변수들 사이

의 다중 공선성을 검증한다. 넷째, 측정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 간의 설명 정도 및 

잠재 변수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행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

하여 구조 방정식 모델을 분석한다. 여섯째, 대학 시설, 대

학과 학과 자부심, 대학 생활 만족도 간의 경로를 설정하

여 각 변인 간의 유의미성을 검증한다. 일곱째, 경로의 효

과를 분석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여 총 효과와 

직·간접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경험을 개

선하고 대학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

시하고 향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연구 문제를 제시 하

도록 한다.

IV. Research Result

1. Descriptive Statistics on Research Variables

본 연구에서는 4년제 이상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 인자

를 대상으로 대학 시설 만족도가 대학 생활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과 관계를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고 검증하는 것

인데 관측 변수의 정규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술적 통계 분

석을 수행하였다. 잠재변수 대학 시설 만족도의 관측변수

를 보면 강의·실습시설, 책과 자료, 도서관·강의실, 컴퓨터 

사용 환경, 학생 휴게시설의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대

학과 학과 자부심은 대학 자부심, 학과 자부심으로 구성되

어 있고 잠재 변수 대학 생활 만족도는 관측 변수가 학생

들 간의 관계, 학생 상담, 진로 정보·상담, 학생 의견 반영, 

공정한 성적평가, 교수의 교과목 선택 지도, 다양한 교육

과정, 기초학습 프로그램, 해외 연수지원의 만족도로 구성

되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잠재 변수의 관측 변수들에 대

한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에 대한 값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Latent Variable(Scale Level) Observation Variable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University

Facilities

Lecture_Practice 3.90 .667 -.764 2.124

Library_Classroom 3.92 .734 -.517 .795

Books_Resources 4.06 .709 -.605 1.083

Computer_Usage 3.95 .753 -.697 1.231

Rest_Facilities 3.73 .782 -.377 .420

Restaurant_Facilities 3.69 .767 -.542 .833

University

Life Pride

University_Pride 3.85 .745 -.271 -.005

Department_Pride 3.91 .709 -.168 -.250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s 3.96 .655 -.414 .721

Student_Counseling 3.68 .739 -.096 -.296

Career_Counseling 3.73 .711 -.137 -.120

Opinions_Reflection 3.54 .794 -.336 .194

Subject_Guidance 3.84 .695 -.450 .641

Diverse_Curriculum 3.72 .747 -.222 -.140

Fair_Grade_Evaluation 3.95 .653 -.424 .966

Basic_Learning_Program 3.42 .856 -.130 -.246

Overseas_Training 3.49 .781 -.038 -.054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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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관측 변수의 왜도 절대 값이 0.038~ 0.764로 분

포되어 강의·실습시설 만족도가 0.764로 가장 큰 값으로 

나타났으나 2보다 작고, 첨도 절대 값이 0.005~2.124로 

분포되어 강의·실습시설 만족도가 2.124로 가장 크게 나타

났지만 7보다 크지 않으므로 관측 변수의 모든 측정값이 

정규분포의 기준에 만족하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

여 모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확인되었다.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Research Model

확인적 요인분석은 검증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 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잠재 변수의 관측 변수 간의 충분

한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대학시설 만족도와 관련된 9개 항목 중 장학금 지원, 체육 

시설 만족도, 기숙사 만족도는 회전된 성분행렬에서 요인 

적재 값(.037 ~. 106)이 .5 미만으로 나타나서 잠재 변수

에 대한 불량한 지표로 간주 되어 제외하고 6개 항목만을 

관측 변수로 구성하였다. 대학 생활 만족도 관측 변수 요

인 적재 값은 0.57 ~.730으로 나타나 9개 항목 모두 관측 

변수로 구성하였고, 매개 변인 대학과 학과 자부심의 요인 

적재 값은 .573, .608로 나타났다.

Table 3에서 나타난 것처럼 측정 모형의 잠재 변수에 

대한 관측 변수의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β)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관측 변수들의 표준화된 요

인 부하량 값은 대학 시설 만족도가 .677 ~ .791, 대학과 

학과의 자부심은 .772 ~ .782, 대학 생활 만족도는 .557 

~.726으로 모두 .5 이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비표준화의 C.R.(Critical Ratio) 값은 1.96 이상으

로 나타났다. 크론바흐 알파 계수 값은 0.6 이상으로 나타

났고, 평균분산추출(AVE 값)은 0.5 이상, 개념신뢰도(C. 

R. 값)는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값들은 일반적 수용 

기준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의 측정 모형은 Table 3에서 보이는 것처럼 17개의 관측 

변수들이 3개의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고 있는 적절한 모형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Analysis of Fit of Research Model

�2와 자유도의 검증은 절대적합도 지수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표본의 크기에 따라 매우 민감하므로, 표본 크기

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간단하며 명확한 모형 특성을 반영하

는 RMSEA, NFI, TLI, CFI 값을 적합도 평가 지수로 사용

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Table 4와 같다. �2의 p 값이 

0.05 이상인 경우 연구모형에 적합하나 �2은 표본 수가 많

을 때 p 값이 대부분 0.05 미만으로 나타나 모형적합도 지

수로는 유용하지 않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2에 대한 결

Latent Variable 

(Scale Level)

Observation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Critical 

Ratio

Cronbach

Alpha
AVE

C.R. 

ValueB β

University

Facilities

Lecture_Practice 1.015 .791 .041 24.631***

0.875 0.686 0.929

Library_Classroom 1.079 .763 .045 23.906***

Books_Resources .971 .711 .043 22.493***

Computer_Usage 1.069 .738 .046 23.221***

Rest_Facilities 1.112 .738 .048 23.244***

Restaurant_Facilities 1.000 .677

University

Life Pride

University_Pride 1.064 .782 .044 23.945***

0.752 0.742 0.852
Department_Pride 1.000 .772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s .828 .557 .052 15.947***

0.863 0.570 0.922

Student_Counseling 1.202 .716 .064 18.878***

Career_Counseling 1.173 .726 .062 19.046***

Opinions_Reflection 1.237 .686 .067 18.382***

Subject_Guidance 1.047 .663 .058 17.996***

Diverse_Curriculum 1.140 .672 .063 18.148***

Fair_Grade_Evaluation .982 .662 .055 17.968***

Basic_Learning_Program 1.101 .566 .068 16.147***

Overseas_Training 1.000 .564
*p<.05, **p<.01, ***p<.001

Table 3. Factor Load in the Measurement Model

Fitness �2 df p NFI IFI TLI CFI
RMSEA(.062)

LO90 HI90

Research

Model
682.546 116 .000 .929 .940 .930 .940 .058 .067

Table 4. Goodness-of-Fit Index of Measur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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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제외한 다른 모형적합도 지수는 NFI=0.929, 

IFI=0.940, TLI=0.930, CFI=0.940, RMSEA=0.062로 나타

나서 연구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Path Coefficient of the Research Model

조사 당시 대학생들에 대하여 첫째, 대학 시설이 대학과 

학과 자부심에 미치는 영향, 둘째, 대학과 학과 자부심이 

대학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셋째, 대학 시설이 대학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

기 위한 경로를 설정하였다. 또한 각 변인 간의 직·간접효

과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대학과 학과에 대한 자부

심과 대학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변인들에 대한 역할을 파

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한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Fig. 2에 나타냈다.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3개의 경로로 구

성되어 있고 이 경로 중 3개의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여(p<.001) 채택되었다. 

Table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학 시설 만족도는 대

학과 학부 자부심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656, p<.001), 대학과 학부 자부심에 

대한 대학 시설의 설명력은 약 43.0%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시설 만족도의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과 학과 자부심

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 시설 만족도는 대

학 생활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β=.266, p<.001), 대학 생활 만족도에 대한 

대학 시설 만족도의 설명력은 약 66.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 시설 만족도의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 생활 만족

도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과 학부 자부심은 

대학 생활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617, p<.001), 대학 생활 만족도에 대

한 대학과 학부 자부심의 설명력은 약 66.6%로 높게 나타

났다. 이는 대학과 학과 자부심의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 

생활 만족도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가설검증 결과 가설1, 2, 3 모두 채택되어 대

학시설 만족도→대학과 학부 자부심→대학 생활 만족도의 

경로와 대학 시설 만족도→대학 생활 만족도의 경로에서 유

의미한 정적 영향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 of Final 

Model

본 연구는 대학 시설 만족도, 대학과 학과 자부심, 대학 

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가 유의미한지를 밝히는 연구이다. 

연구모형 내 변수들 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총 효

과, 직접 효과, 간접효과를 계산하여 Table 6에 제시하였

다. 전체적으로 유의확률을 확인한 결과 잠재 변수 사이의 

총효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p<.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통해 밝혀진 변수 간의 간접효과(매개변수)를 

            Latent Variable → Result Variable B S.E. C.R. β SMC

University_Facilities ⇨ University_Life_Pride .691 .040 17.061*** .656 .430

University_Facilities ⇨ University_Life_Satisfaction .225 .034 6.701*** .266
.666

University_Life_Pride ⇨ University_Life_Satisfaction .496 .041 12.199*** .617
*p<.05, **p<.01, ***p<.001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Table 5. Path Coefficient of Research Model

Fig. 2. Path Coefficient of the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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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데이터를 2,000

번 이상 리샘플링하여 교체하는 부트스트레핑 방법을 활

용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대학 시설 만족도→대학 

생활 만족도 .404(.001, p<.001)을 확인하였다. 이 값은 유

의수준 p<.001의 범위 내에 존재하므로 간접효과에서 유

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분매개모형이 

성립되어서 대학 시설 만족도, 대학과 학과 만족도, 대학 

생활 만족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간접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V. Conclusions

본 연구는 한국 교육 및 고용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수행되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당시 학력이 4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 중 인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시설이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대

학과 학과 자부심을 매개로 하여 대학 생활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대학 시설 만족도는 대학과 학부 자부심

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시설 만족도의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과 학과 자부심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과 학부 자부심은 대학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대학과 학과 자부심의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 생

활 만족도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 시설 만족

도는 대학 생활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시설 만족도의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 생활 만족도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대학시설 만족도→대학과 학부 자부심→대

학 생활 만족도의 경로와 대학 시설 만족도→대학 생활 만

족도의 경로에서 유의미한 정적 영향 관계가 이루어진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과정에서 살펴본 결과를 근거로 교육기관 및 교

육정책 결정자들이 학생들의 경험을 개선하고 대학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적 방안을 제안하고

자 하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는 학생들이 학습과 생활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고급 시설을 유지하고 개선해야 한다. 둘쨰, 학과 활동과 

이니셔티브를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과 내에서의 사회적 

연결을 증진시키고, 전공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

로 수렴하고, 학교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이 학업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학생들을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이를 지원하

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지속 가능성

을 고려할 때, 대학 시설 만족도가 대학과 학과 자부심을 

통해 대학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중요하게 다

루어야 한다. 대학 시설 만족도는 학생들의 자부심을 높이

고, 이는 대학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져 학

생들의 학업 유지율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관리자들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도전에 대

응하기 위해, 학생들의 시설 만족도를 기반으로 대학과 학

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경험을 지원함과 동시에 

대학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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