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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perceived usefulness, learning engagement, task technology

fit, and learning persistence of learners taking K-MOOC. The participants included 179 students from four

K-MOOC courses opened at a four-year university A in Seoul, which were selected as K-MOOC

participating universities.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did not

have a direct significant effect on the learning persistence, while the indirect effect was significant, and it

had a positive effect on learning engagement. Second, perceived useful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learning

engagement and learning persistence. Third, learning engagement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perceived usefulness and learning persistence. Fourth, task technology fit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perceived usefulness, and

learning engagement as well as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perceived usefulness, and learning persistence. The importance of designing a learning

environment to enhance learning persistence in K-MOOC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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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K-MOOC를 수강하는 학습자들의 자기조 학습능력, 지각된 유용성, 학습몰

입, 과제기술 합성, 학습지속의향 간의 구조 계를 분석하여 학문 , 실천 시사 을

도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연구 상은 K-MOOC 참여 학으로 선정된 서울시 소재

4년제 A 학에서 개설된 4개 K-MOOC 강좌의 수강생 179명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K-MOOC에서 자기조 학습능력은 학습지속의향에 직 인 유의한 향을 미치

지 않는 반면 간 효과는 유의하 으며, 학습몰입에는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K-MOOC에서 지각된 유용성은 학습몰입과 학습지속의향에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K-MOOC에서 자기조 학습능력, 지각된 유용성은 학습몰입

을 매개로 학습지속의향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K-MOOC에서 과

제기술 합성은 자기조 학습능력, 지각된 유용성과 학습몰입 간 계에서 조 효과를 가

지고 학습지속의향 간 계에서 조 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K-MOOC에서 학습지속의향을 향상시키기 한 학습 환경 설계의 필요성과 학습지원 방안

에 해 논의하 다.

주요어 : MOOC, 자기조 학습능력, 지각된 유용성, 과제기술 합성, 학습몰입, 학습지속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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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온라인 교육에 한 수요가 증하면서 MOOC에 한

심과 참여 역시 증가하고 있다(Liu et al., 2021). MOOC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

라인 환경에서 학습자가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여 능동 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한다(김수연, 박인우, 2019). 이에 MOOC 학습자는 개인의 다양한 목 과

이유에 따라 MOOC 과정에 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MOOC에 참

여한 학습자들의 경우 개인 인 흥미나 심보다는 자격증 취득이나 문 기술

(professional skills) 향상을 기 하고 MOOC를 수강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Impey &

Formanek, 2021).

새로운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MOOC에 한 심과 기 에 비해, MOOC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에 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Kuo et al., 2021). 특히 부

분의 연구는 MOOC에서의 낮은 이수율과 높은 도탈락률의 문제를 언 하며 MOOC

과정을 완료하는 것에 을 두고 있다(Chen et al., 2020). MOOC 학습자는 다양한 목

과 동기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고 이수가 학습자의 최종 목표가 아닐 수 있으므로

이수율만으로는 유의미한 학습경험 여부를 단하기 어렵다(Henderikx et al., 2017). 따

라서, 단순 이수 여부를 넘어 MOOC를 활용한 학습을 향후에도 지속하고자 하는 학습

지속의향을 MOOC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핵심 인 변인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이후 MOOC 학습자를 상으로 어떠한 요인과 과정을 통해 학습지속의향이 향상되는

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Kim et al., 2021).

MOOC 환경에서는 학습자가 자율 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리해야 하기 때문에 학

습에 한 학습자의 학습 의지와 책임감이 더욱 요구된다. 이러한 MOOC 환경에서 학

습을 지속하기 해서는 학습자가 학습 에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 방향을 조

정하며 학습을 진행해 나아가는 자기조 학습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Littlejohn et al.,

2016). MOOC 환경에서 자기조 학습 수 이 높은 학습자는 자기조 학습 수 이 낮은

학습자보다 MOOC를 통한 학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Ma & Lee, 2019). 자기조 학습

능력이 더욱 강조되는 MOOC 환경에서 자기조 학습능력이 제되지 않을 경우, 참여

도 하와 도탈락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Maldonado-Mahauad et al., 2018) 결과 으

로 MOOC를 통한 학습을 지속하지 않게 되므로 자기조 학습능력은 MOOC 학습을 지

속하는 데에 요한 선행변인으로 고려된다(Jansen et al., 2020).

MOOC에서 학습은 어떠한 강제성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MOOC 교육 시스

템이 자신의 학습에 도움이 되고 학습성과에 효과 이라고 지각할 때 자발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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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C를 통한 학습을 지속하게 된다(Wu & Chen, 2017). 이러한 에서 합리 행동이

론에 기반을 둔 Davis(1989)가 제안한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에서 제

시하는 지각된 유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각된 유용성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수용하면서 개인의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믿는 사용자의 기 를 의미한다.

MOOC 환경에서 학습자의 지각된 유용성은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이므로(정한호, 2018; Joo et al., 2018; Kim & Song, 2021; Wu & Chen, 2017), 본 연구에

서도 MOOC 학습자가 지각하는 MOOC 시스템의 유용성이 학습지속의향에 끼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MOOC 환경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을 조 할 수 있고 MOOC 시스템이 학습

에 유용하다고 인지하여도 학습과정에서 학습동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학습에 극

으로 참여하지 못하면 MOOC 학습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에서 학습몰

입(learning engagement)을 MOOC 학습자의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MOOC와 같은 온라인 학습 환경은 통 인 학습 환경에 비해 교수

자의 통제, 리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부재하여 학습자 개인의 높은 몰입이

요구된다(Liu et al., 2022; Wang et al., 2019). 학습몰입은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달성하고

자 학습활동을 능동 이고 지속 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Coates, 2005), 학습지속

의향에 정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성과 변인 사이를 매개하는 요인으

로 제시되고 있다(Jung & Lee, 2018; Tsai et al., 2018).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 로 학

습몰입이 MOOC 환경에서 자기조 학습능력, 지각된 유용성과 학습지속의향 간 계

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자기조 학습능력과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향의 정도

는 MOOC 환경이 학습자의 학습요건과 합한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MOOC

와 같은 학습자에게 합한 테크놀로지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자가 이를 정 으로

인식하게 되면 학습자는 주어진 과제를 성공 으로 수행하고 높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Lee & Lehto, 2013). 이에 Goodhue와 Thompson(1995)이 제안한 과제기술 합모형

(Task-Technology Fit Model)의 핵심 요소인 과제기술 합성을 MOOC 환경에서 학습지속

의향에 작용하는 학습지원 측면의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과제기술 합성은 개인의

과제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테크놀로지 환경이 얼마나 잘 지원해 주는가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과제기술 합성은 MOOC 학습자의 지속 인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되었으며( 미, 조진숙, 2019; Khan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과제기

술 합성이 다른 변인들의 향 계를 어떻게 조 하는지 살펴 으로써 MOOC의 지속

사용에 한 메커니즘을 총체 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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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MOOC 시스템을 활용한 학습을 지속하고자 하는 기

제를 탐색함에 있어 테크놀로지 지원 측면과 테크놀로지의 활용 주체인 학습자 측면

의 향 계를 총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K-MOOC 학습자의 자기조 학습능

력과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과정 변인인 학습몰입을 매개로 학습성과 변인인 학습지속

의향에 미치는 향과 학습지원 환경 변인인 과제기술 합성의 조 효과를 검증하여,

코로나19 이후 MOOC 환경에서 MOOC 학습자의 학습지속의향을 증진시키기 한 교

수학습 략에 한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개인 특성 혹은

테크놀로지 기반 특성이 별도로 탐색된 선행연구들과 달리 두 측면을 포 하는 연구

모형 설정을 통해 기존 연구결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K-MOOC 환경에서 자기조 학습능력은 학습몰입과 학습지속의향에 향

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K-MOOC 환경에서 지각된 유용성은 학습몰입과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K-MOOC 환경에서 학습몰입은 선행변인(자기조 학습능력, 지각된 유용

성)과 학습지속의향 간의 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4. K-MOOC 환경에서 과제기술 합성은 선행변인(자기조 학습능력, 지각된

유용성)과 학습지속의향의 계에서 조 효과를 가지는가?

Ⅱ. 이론 배경

1. MOOC와 학습지속의향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수강 인원에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

강할 수 있으며(Open) 온라인으로 수강하는(Online) 미리 정해진 학습목표를 한 일련

의 강좌(Course)를 의미한다. 통 인 교육 환경과 본질 인 차별성을 가지는 MOOC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온라인 오 라인 강좌와는 달리 많은 학습자가

참여 가능하며, 별도의 선행조건 없이 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온라인으

로 제공되는 강좌이기 때문에 물리 ․시간 제한이 없다. 셋째, MOOC는 강좌(course)

로 제공되므로 학습에 시작과 끝이 있고, 교수자가 설정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해

조직화된 학습 자원 활동이 제공된다(Hollands & Tirthali,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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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속의향(learning persistence)은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달성하고자 자신이 수강하는

교육과정, 학 , 로그램에 지속 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는 계획 이고 연속

인 참여로 정의된다(Müller, 2008). 재 참여한 학습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교육

기 의 다음 로그램에 지속하여 수강등록을 하려는 의향도 포함된다(주 주 외,

2010).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자는 학습 지속을 해 다양한 제한요건과 장애요인을 극

복해야 하므로, 학습지속의향은 학습자의 학습에 한 동기, 행동, 인지 등 여러 요소

가 반 된 지표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송윤희, 유지원, 2013). 본 연구에서는 학습지

속의향을 학습자가 MOOC 학습이 끝난 이후에도 MOOC 강좌 활용을 재와 같이 지

속하거나 강좌 수강을 늘려가고자 하는 의향이라 정의한다(Shin, 2003). 이처럼 학습지

속의향은 재 수강 과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과목의 수강의지까지 이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교육기 에서 교육 로그램의 운 방향을 결정하는데 요

한 정보를 제공한다(주 주 외, 2010).

학습지속의향은 온라인 학습의 성과에 향을 주는 요한 변인이자 교육과정에

한 학습자의 반응을 보여주는 기본 인 지표로 측정되어 왔다(하 자, 임연욱, 2010).

주 주와 김동심(2017)은 K-MOOC에서 오락 동기, 만족도, 습 , 노력기 등의 요인

을 심으로 MOOC 환경에서 학습지속의향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증하

다. 임유진과 정유진(2020)은 K-MOOC에서 교수실재감과 과제가치가 학습지속의향에

유의한 향을 주는 변인임을 보고하 다. 임이랑(2019)은 K-MOOC 학습자를 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학업 단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험요인을 확인하 다.

연구결과, 학업 단 험요인( 방)은 수업내용, 수업 지원, 학습자 특성, 수업설계

련 요인이며, 학업 단 보효요인(지원)은 학습에의 직간 비용, 수업방법, 학습동기, 지

식유용성, 수업내용 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Wu와 Chen(2017)은 MOOC 환경에서 지각

된 유용성과 태도가 MOOC의 지속 인 사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

명하 다. MOOC 환경에서 교수실재감, 과제기술 합성,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은 학습자의 지속사용의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Song, 2021).

이를 통해 MOOC 환경에서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차원의 변인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선행요인들은 학습자 개인 특성, 교수자 특성, 수업내용 방법, 학습

환경 측면으로 구분된다. 낮은 학습지속의향은 MOOC에 한 낮은 수요와 낮은 학습

효과성을 의미하며, 이는 MOOC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하기 때문에 MOOC 학습자

의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인들을 탐색함으로써 학습지속의도를 진할

필요가 있다(Dai et al., 2020; Kim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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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조 학습능력과 학습지속의향 계

자기조 학습(self-regulated learning)능력은 학습자가 학습에 한 목표를 극 , 의도

으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해 자신의 인지, 행동, 동기와 환경을 모니터

링, 조 , 통제,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Pintrich, 2004). 자기조 학습능력은 여러 연

구에서 학습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한 선행변인으로 고려되고 있으며(주 주 외,

2011; Zimmerman, 1990), 자기조 학습능력이 높은 학습자가 높은 학습성과를 보인다

(Kizilcec et al., 2017). MOOC 환경에서는 학습자가 학습에 한 자율권을 으로 가

지게 되므로 더욱 강도 높은 자기조 학습능력이 요구된다(Littlejohn et al., 2016). Huh

와 Reigeluth(2018)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자기조 학습 략은 학습목표에 도달하고

원하는 학습결과를 성취하기 해 학습자에게 필요한 특성이라고 하 다.

MOOC 환경에서 자기조 학습 수 이 높은 학습자는 학습 수강과 평가 응시 등에

한 참여도와 학업성취가 높았으나, 자기조 학습 수 이 낮은 학습자는 목표지향

행동과 학습활동 참여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Maldonado-Mahauad et al., 2018).

Firmin 외(2014)는 MOOC 환경에서 학습자의 학습계획 수립, 시간 조 등의 자기조

학습능력이 강좌 이수율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여, 학습자의 학력이나 배경지

식 수 보다 자기조 학습능력이 이수율과 큰 상 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 다.

Littlejohn 외(2016)의 연구는 자기조 학습능력 수 이 높은 MOOC 학습자와 낮은

MOOC 학습자 사이의 가장 큰 차이 은 동기와 목표설정에 있음을 제시하 다. 그들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기조 학습 수 이 높은 학습자는 그 지 않은 학습자보다

지식의 습득과 발달에 더 많은 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개인의 학습 기회 측면에 더

가치를 둠으로써 지속 인 학습참여 수 이 높은 경향이 있다. Kim 외(2021)의 연구는

MOOC 환경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은 학습자가 향후에도 학습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 다. Ma와 Lee(2019) 역시 MOOC 환경에서 자기조 학습

수 이 높은 학습자가 자기조 학습 수 이 낮은 학습자보다 MOOC를 통한 학습을 택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 다. 이처럼 자기조 학습능력이 결여된 학습자는

MOOC 환경에서 지속 인 학습 리와 참여를 유지하지 못해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하

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MOOC 학습을 택하여 지속할 가능성 한 낮다. 이는 MOOC

가 기존 온라인 학습환경과는 달리 개방성과 자율성이 높은 학습 형태를 가지는 것에

서 기인한 것으로 단되며, MOOC 학습자에게 스스로 학습 상태를 조 하고 검하

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학습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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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각된 유용성과 학습지속의향 계

Davis(1989)에 의해 제안된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개인이 테크

놀로지 시스템을 수용하는데 향을 주는 요인과 그 사용의도를 탐색하는데 활용되는

표 인 모형이다. 기술수용모델은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태도, 행동의도의 4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은 특정 테크놀로지나 시

스템의 사용이 개인의 학습 성취나 직무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

한다(Davis, 1989). 특정 테크놀로지 시스템에 한 이용자의 믿음은 그것을 사용할

지에 한 태도를 결정하고, 이러한 태도는 행동에 한 신념과 감정으로 발 되며,

행동의도에 직 인 향을 주게 된다. 즉, 태도는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받고, 이

게 형성된 태도는 행동의도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기술수용모델은 테크놀로지의 수용 행동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모델의 변형이

용이하여 지 까지 새로운 기술에 한 수용의도를 탐색하는데 활발히 용되고 있다.

주 주 외(2011)는 온라인 수강생의 만족도, 성취도,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변인을 탐

색하여 지각된 유용성이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주는 것을 확

인하 다. Wu와 Chen(2015)은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인지된 유용성이 MOOC 학습

자의 지속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검증하고, MOOC 환경에서는 사용편의성보

다 테크놀로지의 유용한 기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을 제안하 다. 이후 정한호

(2017)는 기술수용모델을 토 로 K-MOOC 학습자의 지속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연구하여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와 만족도를 매개로 하거나 혹은 직 으로

지속 인 사용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을 설명하 다. Joo 외(2018)는 MOOC가 학습

에 유용하다고 학습자가 인지할 때 학습에 만족하고 지속사용의도가 높아진다고 보고

하 다. Kim과 Song(2021)은 지각된 용이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

으나, 지각된 유용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기술수

용모델에서 제시하는 지각된 유용성은 학습에 사용되는 기술이나 환경에 한 유용성

인식이 정 학습태도, 흥미, 학습동기에 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에서 요한 요

소이다(Mazana et al., 2019). MOOC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학습

환경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MOOC 학습을 지속 으로 채택하기 해서는 MOOC 랫

폼이 자신의 학습을 향상시키는 요인임을 지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Kim & Song,

202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을 고려하여 MOOC 환경에서 학습지속의향을 측하는

변수로 학습자가 인식하는 MOOC 시스템의 유용성을 선정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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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개변인으로서 학습몰입

학습몰입(learning engagement)은 학습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학습에 있어 능동 이며 극 으로 참여하는 심리 상태이며(Coates, 2005), 행동

몰입(behavioral engagement), 인지 몰입(cognitive engagement), 정서 몰입(affective

engagement)의 세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Handelsman et al., 2005). MOOC에서의 학습

몰입에 한 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학습몰입을 행동 몰입으로 한정하여, 학습몰입

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Deng et al., 2020). 하지만 MOOC와 같은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의 상황 인 흥미와 인지 노력도 MOOC 학습지속을 진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몰입 형태를 다차원 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Kuo et al.,

2021).

MOOC와 같은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몰입과 련한 선행연구들은 학습몰입이 학습

지속을 측하며 학습자, 교수자, 학습내용, 시스템 요인과 학습성과의 계에서 요

하게 작용하는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Jung & Lee, 2018; Liu et al., 2022). 김한주 외

(2015)는 이러닝 학습자의 학습지속의향에 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학습

자요인, 교수실재감, 콘텐츠품질 에서 정보품질이 학습몰입을 매개로 학습지속의향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 내었다. 김희은과 서일보(2020)는 MOOC 환

경에서 학습몰입이 콘텐츠 요인, 자기조 학습능력과 학습성과 사이를 매개하며, 학습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 Jung과 Lee(2018)는 MOOC 환경에서

학습몰입과 학습지속의향의 향요인을 검증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교수실재감, 학업

자기효능감,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과 학습지속의향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 다. Tsai 외(2018)도 MOOC 환경에서 메타인지가 학습몰입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치고, 학습몰입은 MOOC를 지속 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한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학습몰입이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체험하는 다차원 인 경험임을 고려할 때(Coates, 2005), MOOC 환경에서 다양한 요인의

향으로 학습몰입을 경험한 학습자는 학습에 한 흥미와 동기가 지속 으로 유지되

어 MOOC 학습활동에 더욱 극 으로 참여하고 MOOC를 통한 학습지속 의지를 높이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지속의향과 다양한 선행요인 간의 계에서 학습몰입의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선행연구들을 토 로 MOOC 환경에서 자기조 학

습능력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몰입을 매개하여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향을 구조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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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 변인으로서 과제기술 합성

과제기술 합성(task-technology fit)은 Goodhue와 Thompson(1995)이 제안한 과제기술

합모형(Task-Technology Fit Model)의 핵심요소 하나로서 개인의 과제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잘 지원해 주는가를 의미한다. 즉, 새로운 기술이 학습에

필요한 최 의 기능과 자원을 학습자에게 제공할 때 과제 합성이 발 되며, 이것이

학습자의 학습성과를 결정한다(Pagani, 2006). 따라서,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한 테크놀로지를 지원하는 것은 기 성과를 도출하는데 향을 미치게 되며, 정

성과의 도출은 그 과제와 기술이 합하다고 단할 수 있다.

MOOC와 같은 온라인 환경은 기존의 통 인 학습환경과 달리 학습자의 통제력이

약하여 학습자가 수업에 유용성 혹은 흥미를 자각하지 못하면 기 하는 학습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런데 학습자에게 합한 테크놀로지를 제공하고 이를 정 으로 인식

하게 되면 학습자는 주어진 과제를 성공 으로 수행하고 높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Lee & Lehto, 2013). 이에 과제기술 합성은 MOOC라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에서 학습성

과 학습지속의향에 작용하는 학습지원 측면의 변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특히

MOOC 환경에서 과제기술 합성은 MOOC 학습자의 학습지속의향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미, 조진숙, 2019: 정한호, 2017). MOOC에 한

성인학습자의 수강의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정한호(2018)의 연구에서는 기

일치와 수강의도 간 과제기술 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코로나19에 따른 비

면 수업 상황에서 과제기술 합성과 지각된 유용성은 만족도나 태도를 매개로 지속

사용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 졌다(정한호, 2020).

기업교육 환경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학습지속의도의 선행변인을 규명한

연구(Presti et al., 2021)에서는 교육훈련 기회가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매개

하여 향후 학습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과제기술 합성이 조 효과를 보이는 것을 실

증하 다. 해당 연구는 MOOC와 같은 온라인 환경에서 수행된 연구는 아니나 지속

인 학습 의도와 련한 과제기술 합성의 조 효과를 검증한 에서 의의가 있다. 이

상과 같이 과제기술 합성은 과제기술 합모형을 통해 제시된 이후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자의 지속 인 참여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 향요인으로 분석되어 왔다. 본 연

구에서는 과제기술 합모형과 선행연구의 설명을 종합하여 학습지원 측면에서 과제기

술 합성이 MOOC의 지속 사용의도에 해 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

모형을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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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K-MOOC에서 학습자의 자기조 학습능력과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지속의

향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 학습몰입의 매개효과와 과제기술 합성의 조 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모형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 로 [그

림 1]과 같이 설계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 상

K-MOOC 참여 학인 서울시 소재 4년제 A 학에서 개설된 사회과학 공학 분

야 4개 K-MOOC 강좌의 수강생을 상으로 2021년 5월 3일부터 2주 동안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맥락에서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이 진행된 해당 강좌

들은 동일 학에서 운 되었기에 14주 동안 수업 운 평가 방식 등이 유사한

형식(동 상 시청 퀴즈 참여, 과제 수행)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K-MOOC 강좌를 수강한 총 179명의 최종 응답을 수집하여 연구결과 분석에 활용하

다. Faul 외(2009)가 개발한 G-power 3.1 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 .05, 검정력 .95,

효과 크기 .15, 측인자 4개를 기 으로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을 산출한 결과

129명으로 본 연구의 상자 수는 추정된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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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상자의 특성은 성별의 경우 남성 122명(68.2%), 여성 57명

(31.8%)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별 분포는 20 110명(61.5%), 50 이상 24명(13.4%),

30 19명(10.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은 직장인이 60명(33.5%)으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학생 53명(29.6%), 기타는 34명(19.0%)으로 분석되었다. 설문참여자의

87명(48.6%)은 MOOC 수강횟수를 2회 이상이라고 응답하 고, 5번 이상도 53명(29.6%)

으로 나타나 연구 상의 MOOC 학습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모형에서 설정한 요인의 측정을 해서 온라인 학습 환경 기반 선행연구

에서 활용되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우선 선정하 다. 이후 개별 문

항들을 본 연구의 목 에 수정 보완하고 교육공학 박사 2인의 문가 검토를 실

시한 후에 최종 개발하 다. 각 측정도구의 문항은 자기조 학습 24문항( : 나는

K-MOOC 강좌에서의 학습 시간을 리하기 해 계획을 세운다), 지각된 유용성 4문항

( : K-MOOC 학습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습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학습몰입

18문항( : 나는 K-MOOC 강좌를 수강할 때, 지속 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과제

기술 합성 4문항( : K-MOOC는 나의 학습 요건에 합하다), 학습지속의향 3문항( :

앞으로도 K-MOOC 강좌를 계속해서 활용할 의향이 있다)으로 구성하 다. 측정도구의

모든 문항은 리커트 5 7 척도의 자기보고식으로 설계하 으며, 연구에서 사용

된 측정도구의 구성과 각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해 도출한 Cronbach ɑ 값은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나

내 일 성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단하 다(Murphy & Davidshofer, 1988). 잠재변인

재치 크기에 따른 상 가 치를 고려하는 합성신뢰도 측정 결과 모든 변인이

단기 인 .60 이상 값을 보여 합성신뢰도 측면에서 해당 변인들의 신뢰도는 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Gefen, 2003). 측정도구의 수렴타당도 분석을 해 각 잠재변인에 한

측변인의 요인 재치를 악하 다. 모든 측변인은 해당 잠재변인에 표 화 재

량 0.5 이상으로 재되었으며, 모든 재치는 p< .001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도구의 수렴타당도는 한 것으로 검증되었다(Hair et al.,

2010). 별타당도를 검증하기 해서는 AVE값과 상 계수 제곱값을 비교하 다. 추출

된 잠재변인의 상 계수 제곱값(.357～.768)보다 AVE값(.760～.916)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어 본 연구에서 선정한 측정도구의 별타당도가 한 수 임을 확인하 다(Fornell

& Larcker,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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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수 척도 Cronbach ɑ C.R. 출처

자기조

학습능력

과제 략 4

5 .951 .913
Barnard 외

(2009)

도움추구 4

목표설정 5

시간 리 3

자기평가 4

환경구조화 4

지각된 유용성 4 5 .918 .919 Davis(1989)

학습몰입

행동 몰입 5

5 .912 .799

Fredricks 외

(2004)

Sun과 Rueda

(2012)

인지 몰입 7

정서 몰입 6

과제기술 합성 4 7 .893 .895

Goodhue와

Thompson(1995)

Wu와 Chen

(2017)

학습지속의향 3 7 .938 .940

Davis(1989)

Wu와 Chen

(2017)

<표 1> 측정도구 구성

4. 자료 처리 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해 SPSS 23.0과 AMOS 23.0 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 분석

을 실시하 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Cronbach’s α값을 확인하고 확인 요인분석 기반 측정모형 평가를 진행하 다. 둘

째, 인구통계학 변인 분석과 연구변인의 평균 수 과 정규성을 검토하기 하여 빈

도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 다. 셋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주요 경로에

서 매개변인의 매개효과, 조 변인의 조 효과, 조 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해 다

회귀 분석을 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조 효과, 조 된 매개효과를 검

증하고자 Hayes(2017)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 다. 해당 로그램을 통

해 도출된 계수의 경우 통계 유의성을 검정하고자 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 으

며, 총 5,000회의 re-sampling을 수행하 고 신뢰구간은 bias corrected 95%로 설정하 다.



김효진․송해덕․윤혜주․김연경(2022)

- 162 -

특정 계수가 95% 하한 상한 구간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수는 통

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단한다. 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문제 가능

성 단을 하여 Harman 단일요인검증법을 실시하 다. 모든 변인을 1개 요인으로 고

정하고 도출한 총 분산 값이 기 값인 50% 이하인 36.127%로 나타나, 동일방법편의

문제는 우려할 만한 수 이 아닌 것으로 단할 수 있었다(Mat Roni, 2014).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상 계 분석

수집된 자료의 정규분포성 검증을 해 각 변인의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를 확

인하 다. 각 변수들의 평균은 2.925에서 최 3.976 사이의 분포를 나타내며, 표 편차

는 .629에서 1.211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의 비정규성 단의

경우 왜도 3이상, 첨도 10이상 일 때 경우 비정규성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단한다(Kline, 2010). 왜도의 값은 .011에서 1.207사이에 분포하고, 첨

도의 값은 .013에서 2.874 사이로 나타나 자료의 비정규성에 한 문제는 크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수 간 상 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유의수 .01

에서 정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매개효과 분석

자기조 학습능력과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향 계에서 매개변

인인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해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검증하

다. <표 2>와 같이 자기조 학습능력은 학습지속의향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B=.177, n.s.), 학습몰입은 학습지속의향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099, p<.001). 한, 자기조 학습능력이 학습몰입

을 통해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443이었으며, 해당계수는 95% 신뢰구간에

서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기조 학

습능력은 학습지속의향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학습몰입을 통해 간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자기조 학습능력과 학습지속의향

간 계에서 학습몰입은 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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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Boot B) SE t p LLCI ULCI

(Constant) 1.092

자기조 학습능력 .177 .103 1.730 .085 -.025 .380

학습몰입 1.099 .130 8.465 .000 .842 1.355

매개효과 .443 .198 - - .187 .950

 =.408 F=60.558***

***p<.001

<표 2> 자기조 학습능력과 학습지속의향 간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지각된 유용성과 학습지속의향 간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 다. <표 3>과 같이 지각된 유용성은 학습지속의향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B=.568, p<.001), 학습몰입 역시 학습지속의향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을 미쳤다(B=.977, p<.001). 한,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몰입

을 통해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260이며, 해당 계수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지각된 유용성은 학습

지속의향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이면서 학습몰입을 통해서 학습지속의향에

간 으로도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지각된 유용성과 학습지속의향 간 계에서

학습몰입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Boot B) SE t p LLCI ULCI

(Constant) -.137

지각된 유용성 .568 .085 6.661 .000 .400 .737

학습몰입 .977 .107 9.159 .000 .766 1.187

매개효과 .260 .137 - - .503 .603

 =.519 F=94.906***

***p<.001

<표 3> 지각된 유용성과 학습지속의향 간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3. 조 효과 분석

자기조 학습능력과 학습몰입 간 계에서 과제기술 합성의 조 효과를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자기조 학습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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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B=.141, p<.05), 과제기술 합성(B=.312, p<.001), 자기조 학습능력과 과제기술 합

성의 상호작용항(B=.170, p<.001) 모두 학습몰입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조 학습능력과 학습몰입 간 향 계에서 과제기

술 합성은 조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 SE t p LLCI ULCI

(Constant) 3.613

자기조 학습능력 .141 .054 2.596 .010 .034 .248

과제기술 합성 .312 .040 7.854 .000 .234 .391

상호작용항 .170 .044 3.869 .000 .083 .257

 =.464 F=50.462***

***p<.001

<표 4> 자기조 학습능력과 학습몰입 간 계에서 과제기술 합성 조 효과

조 변인인 과제기술 합성의 수 에 따른 자기조 학습능력과 학습몰입 간의 구체

인 조 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조 효과의 단순 기울기 그래 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과제기술 합성이 낮은 경우에는 자기조 학습능력이 증가할수

록 학습몰입이 하되는 부 계를 보이지만, 과제기술 합성이 높은 경우에는 자기

조 학습능력이 증가할수록 학습몰입 수 이 더욱 강화되는 조 효과를 보 다.

[그림 2] 자기조 학습능력과 학습몰입 간 계에서 과제

기술 합성 조 효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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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각된 유용성과 학습몰입 간 계에서 과제기술 합성의 조 효과를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지각된 유용성(B=-.034,

n.s.)은 학습몰입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과제기술 합성

(B=.384, p<.001), 지각된 유용성과 과제기술 합성의 상호작용항(B=.091, p<.05) 모두

학습몰입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각된

유용성과 학습몰입 간의 계에서 과제기술 합성 조 효과가 존재하 다.

B SE t p LLCI ULCI

(Constant) 3.642

지각된 유용성 -.034 .061 -.562 .575 -.155 .086

과제기술 합성 .384 .045 8.626 .000 .296 .472

상호작용항 .091 .046 1.970 .047 .000 .183

 =.387 F=36.755***

***p<.001

<표 5> 지각된 유용성과 학습몰입 간 계에서 과제기술 합성 조 효과

본 연구의 조 변인인 과제기술 합성의 수 에 따른 지각된 유용성과 학습몰입 간

구체 인 조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도출한 조 효과의 단순 기울기 그래 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과제기술 합성이 낮은 경우에는 지각된 유용성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학습몰입이 하되는 부 계를 보이지만, 과제기술 합성이 높은 경우에는 지각된

[그림 3] 지각된 유용성과 학습몰입 간 계에서 과제

기술 합성 조 효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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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이 증가할수록 학습몰입 수 이 더욱 강화되는 조 효과를 보 다.

4. 조 된 매개효과 분석

과제기술 합성의 조 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SPSS PROCESS Macro를 통해

검증을 수행하 다. 해당 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계수는 bootstrapping 5,000회 수행으

로 나타난 계수에 해 bias-corrected 95%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유의성을 확인하 다.

<표 6>과 같이 조 된 매개효과의 지수는 .187이며 이 수치는 95% 신뢰수 에서 유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제기술 합성은 자기조 학습능력이 학습몰입을 거쳐 학습지

속의향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제기술 합성 수 이

증가할수록 자기조 학습능력이 학습몰입을 통해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변인 index Boot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과제기술 합성 .187 .057 [.074, .299]

<표 6> 자기조 학습능력과 학습지속의향 간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에 한 과제기술 합성

의 조 된 매개효과 검증

지각된 유용성과 학습지속의향 간 학습몰입의 매개효과에 한 과제기술 합성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조 된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조 된 매개효과의 지수는

.089이며 이 수치는 95% 신뢰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7 참고)>. 따라

서 과제기술 합성은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몰입을 거쳐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매개

효과를 조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제기술 합성 수 이 증가할수록 지각된 유용

성이 학습몰입을 통해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변인 index Boot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과제기술 합성 .089 .057 [.004, .225]

<표 7> 지각된 유용성과 학습지속의향 간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에 한 과제기술 합성의

조 된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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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결론

교육 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 면 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안 교육방식으

로서의 MOOC의 목 성이 부각되면서 MOOC 환경에서 의도하는 학습성과와 학습참

여율을 제고하기 한 방안 모색과 실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 과 비교하여 MOOC 학습자의 참여 양상과 목 이 변화하고 있으므로(Impey &

Formanek, 2021), MOOC를 활용한 학습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습지속의향은 다양한 동

기로 MOOC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요한 지표로 여겨

지고 있다. 이에 학습자가 MOOC 환경에서 학습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이 어

떠한 요인과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지를 우선 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 으로

본 연구는 K-MOOC 환경에서 학습자의 자기조 학습능력과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향에 미치는 향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와 과제기술 합성

의 조 효과를 실증 으로 검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 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MOOC 환경에서 자기조 학습능력은 학습지속의향에 직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간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조 학습능력은

학습지속의향에 직 인 향 변인이라기보다는 학습몰입을 통해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미치는 간 효과를 가지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자기조 학습

능력 수 이 높을수록 학습을 지속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Schunk

& Zimmerman, 1994; Parker, 1999)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나, 학습몰입의 매개를 통한

효과라는 에서 다른 의미를 가진다. K-MOOC 환경에서 자기조 학습의 수 이 높아

질수록 학습자는 MOOC 학습에 지속 인 노력을 쏟고 학습과정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이로써 MOOC 학습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향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학습

자의 자기조 학습능력은 학습몰입에 유의미한 향 변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선

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희은, 서일보, 2020; Littlejohn at el., 2016). 학습자의 자

율성이 극 화된 MOOC 환경에서 학습자가 능동 으로 학습 략을 사용하여 학습에

임할수록 학습몰입이 높은 수 으로 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조 학

습능력이 학습지속의향에 정 향을 지속 으로 미치기 해서는 MOOC 환경에서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검하고 리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여 학습몰입을 진할

수 있는 교수자의 수업운 략이 용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K-MOOC 시스템에 한 학습자의 지각된 유용성은 학습지속의향

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습자가 MOOC 시스템에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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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 때 학습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

한 결과는 이용자의 지각된 유용성이 지속 인 사용 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한 선행연구(Lee, 2010; Lee & Kwon, 2011)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성인학

습자와 학생이 비슷하게 높은 비율로 참여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학생만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 미, 조진숙, 2019)에서 지각된 유용성이 지속사용의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인 것과 상이하다. 이는 학생은 학 인정이

나 보상이 제공되는 비교과 로그램의 일부로 MOOC를 수강하여 MOOC의 유용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반면, 성인학습자는 주로 내 동기나 사회 필요성에 자발 으로

참여하므로 MOOC 학습지속의향에 MOOC의 유용성 인식이 더욱 요하게 작용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K-MOOC 시스템에 한 유용성 지각 수 이

높을수록 학습몰입도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MOOC 환경에서 지각된

유용성은 학습지속의향에 직 인 향을 미치면서 학습몰입을 통해 간 인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각된 유용성과 학습지속의향 간 계에서 학습몰입은 부분 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 기술수용모형과 련한 선행연구에서 지

각된 유용성이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지속 사용 의향을 측하고 설명하는 핵심 변

인으로 본 것을 고려하면 측 가능한 결과이다. 한, Jung과 Lee(2018) 역시 MOOC

환경에서 학습몰입과 학습지속의향에 향을 주는 변인을 연구했을 때 지각된 유용성

이 학습몰입에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MOOC 환경에서 학

습자의 지속 참여를 도모하기 해서는 MOOC 시스템에 한 가치와 유용성을 인식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개인의 심과 흥미에 부응하는 MOOC

수강을 유도하는 것 이외에 MOOC의 다양한 기 효과와 가치 등에 한 지속 인 안

내를 통해 MOOC의 유용성에 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K-MOOC 환경에서 자기조 학습능력과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지속의향에 향

을 미치는 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다. 이는 온라인 학습 환경을 기

반으로 수행된 기존 선행연구에서 학습몰입이 학습자 시스템 변인과 학습성과 변

인 간의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김한주 외, 2015; 김희

은, 서일보, 2020; Jung & Lee, 2018). 특히 자기조 학습능력은 학습지속의향에 직

으로 향을 미치지 않으나 학습몰입을 통해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자기조 학습능력과 학습지속의향 간 계에서 학습몰입은 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MOOC 학습자의 자기조 학습능력 수 이 높을수록 학습자는

MOOC 수업에 효과 이고 략 으로 참여하게 되고 차 학습에 몰입하여 학습의 지

속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Järvelä et al., 2016)에서 학습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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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습지속의향, 학습만족도, 학업성취도, 학습 이 등의 학습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한 을 지지한다. 학습지속의향에 한 자기조 학습능력의 직 효과가 유

의하지 않은 것은 자기주도성이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코로나19 이 수행된 선행연구( 미, 조진숙, 2019)와 유사하 다. 그러나 코로나

19 이후 MOOC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목 과 기 성과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MOOC에 한 학습지속의향을 높이기 해서는 자기조 학

습을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조 을 통한 학습몰입 유지를 지원하는 것 한

필요할 것이다.

넷째, K-MOOC 환경에서 과제기술 합성은 독립변인(자기조 학습능력, 지각된 유용

성)과 매개변인인 학습몰입과의 계에서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과제기

술 합성이 높은 경우, 자기조 학습능력과 지각된 유용성이 증가할수록 학습몰입 수

이 더욱 강화되는 강화 조 효과를 보 다. 이는 과제수행에 합한 테크놀로지를

제공하고 이를 학습자가 정 으로 인식할 때 높은 성과를 도출한다는 선행연구 결

과(Lee & Lehto, 2013)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과제기술 합성이 낮은 경우에는

자기조 학습능력과 지각된 유용성이 증가할수록 학습몰입이 하되는 부 계가 나

타났다.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테크놀로지가 과제 수행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으면 사

용자는 이를 정 으로 평가하고 이용하게 된다는 선행연구(강소라, 방지, 2007)의

결과를 역으로 고려하면, MOOC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을 지원받지 못한다고

여긴 학습자는 자신의 자기조 학습능력이나 지각된 유용성이 높은 수 이더라도 학

습과정에 몰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과제기술

합성은 기술수용모델을 보완하는 변인으로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을 심으로

검증되고 있다( 미, 조진숙, 2019; Jung & Lee, 2018). 주로 독립변인으로 연구되어

다양한 측면의 변인과 향 계에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K-MOOC 환경에서 과제기술 합성이 조 변인으로 작용할 때 그 수 에 따라 정 이

거나 부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이는 MOOC 시스템이 학습지원 측

면에서 학습자에게 지속 이고 실질 으로 활용되기 해서는 학습자의 학습 참여나

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질 인 도움을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MOOC 학습자

가 학습 참여 과제 수행을 원활히 하기 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기 으로

확인하여 MOOC 교수자 혹은 MOOC 랫폼 운 자가 학습자에게 필요한 환경 도구

나 기능을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해주는 것이 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 을 때, MOOC 환경에서 학습지속의향의 향상을 해서는 학

습자들의 몰입 수 을 높여야 하며, 이를 해 학습몰입에 향을 미치는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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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련 요인인 자기조 학습능력과 지각된 유용성, 학습환경 지원 측면 요인인

과제기술 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략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비 면 수업의 확산에 따라 MOOC의 필요성과 목 성이 다시 활발히 논의되는 시 에

서 MOOC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측하는 요 지표인 학습지속의향을 제고하기

한 체계 략 도출을 해 기술수용모형과 과제기술 합모형에서 제시하는 요인

들을 심으로 자기조 학습능력, 지각된 유용성, 과제기술 합성, 학습몰입, 학습지속

의향 간의 향과 효과를 확인하 다는 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특정 학에서 개설된 사회과학 공학 분야 K-MOOC 강좌를 수강하는 학

습자만을 상으로 편의표집을 실시하 다. 연구 상으로 표집된 집단은 성별, 연령,

직업 등에서 인구통계학 으로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존 MOOC 련 선행연구들

과 달리 성인학습자의 비율이 높아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

후 다양한 공계열의 MOOC 학습자나 강좌를 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MOOC 환

경에서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변인에 한 검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 방식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어 연구 방법론 한계를 가

진다. 자기보고식 방식은 특정한 경험 후에 인식된 학습자의 개인 인 생각을 기반으

로 하기 때문에 측정요인의 객 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온라인 기반의

MOOC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참여와 련된 정보는 로그 데이터로 장되므로 학

습분석학(learning analytics) 차원에서 MOOC 학습자의 행동과 의도, 경향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MOOC 환경에서 학습몰입과 학습지속의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되는 변인들로 자기조 학습능력, 지각된 유용성, 과제기술 합성을

선정하 다. 후속 연구에서는 MOOC 기반 학습에 향을 수 있는 학습 참여 동기,

만족도, 학업 자기효능감과 같은 다양한 학습자 향요인에 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 MOOC 콘텐츠, 교수자의 자율성 지지, 성과 기 , 사회 향, 활

용 가능성 등 MOOC 학습에 향을 수 있는 교수자 측면, 학습지원 측면의 다양한

변인들에 한 다각 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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