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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평생교육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목적지향, 학습지향, 활동지향), 자기효능감이 학습성과에 각각 직접 

영향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경기도 소재 U 및 Y시 공공 평생교육기

관에 참여한 585명을 표본을 대상으로 SPSS 23.0 통계프로그램으로 기초분석 및 AMOS 23.0 통계프로그램으로 구조

방정식모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참여동기 하위요인 중 학습지향, 활동지향은 각각 학습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둘째, 학습지향, 활동지향은 각각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이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학습

성과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고 넷째, 학습지향, 활동지향과 학습성과 간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실무적 차원에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 평생학습, 학습성과, 학습참여동기, 자기효능감, 구조방정식모델링 
·

Ⅰ. 서 론

한국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기반 지능정보사회, 

디지털 전환 등의 촉발요인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pandemic) 여파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

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한국교육개발원, 2022), 인구

감소 및 수명 연장에 따른 초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

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19년 말 코로나

-19 대응방안의 하나인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은 비대면 

중심의 문화와 온라인 비즈니스 확대 등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을 가져왔다(김용태, 2022). 이에 기업은 비

대면, 디지털화 전환에 따라 더욱 큰 혁신을 요구 받고(손

수미·송은실·남정민, 2023)있다. 이는 교육 분야에서도 비

대면 교육이 활성화되어 평생교육 참여 부분도 새로운 전

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평생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한국 성인(만 25-64

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0년 30.5%, 2019년 

43.4%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20년 42.1%에

서 2021년 33.1%로 떨어졌고, 만 25-79세 참가율은 

2017년 34.4%, 2019년 41.7%, 2020년 40.0% 상승 

추세에서 2021년 30.7%로 급격히 저하되었으나, 비형식

교육 중 ‘원격·사이버 강좌’ 형태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

율은 2021년 8.7%로 2020년(5.6%) 대비 3.1%p 증가

하여 비대면 형태 학습은 증가하였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

원, 2021). 

즉 코로나-19의 본격적 영향으로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

에 따른 일상생활 위축으로 인해 평생교육 참여율이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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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저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평생 

교육방법은 대면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온-오프라인 병행으

로 평생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OECD 기술 전망 

2021: 평생교육(OECD Skills Outlook 2021: Learning 

for Life)’ 보고서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OECD는 국가발전의 핵심으로 평생학습체제의 개선과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지적하면서, 

평생교육은 기존 학교 중심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개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통해 공동체 번영을 이끌 수 있

기에, 전 생애에 걸친 또는 생애주기별 직업능력 신장을 

위한 국가 지원이 교육-고용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순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태준 외, 

2022).

이에 한국은 이러한 국가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즉 제4차 국가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포스트 코

로나 시대 평생교육을 기본권으로 인식하여 맞춤형 평생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뿐만 아니라 개인 주도 학습을 

위한 환경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

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질적 발전을 지향(금홍

섭, 2020)하여 평생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는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증대를 통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 이는 개인의 역할, 교육

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인간의 잠재가능성을 개

발하고, 학교 교육의 부족함을 보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이종운·허만세, 2019). 그리고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는 단지 학습활동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직장, 지역사회와 같은 일상생

활 영역에 확장되어 다양한 실천으로 연결(박정의·김진화, 

2016)되므로 평생교육에서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는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평생교육에서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는 학습자 

자신이 인지하는 변화에 기인하는 자기평가(Jarvis, 1985)

를 말하며, 태도, 지식, 기술은 물론 사회적·심리적 자본 

등을 포함하는 성인학습자의 총체적 변화를 의미한다(김애

련, 2004). 따라서 평생교육은 인간 삶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에 평생교육 관계자는 성인학습자의 학습성

과 증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평생교육 결과로 나타나는 학습성과는 개인의 배

경, 심리적 특성, 경험 등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므

로(김애련, 2004; 김진호, 2003), 성인학습자의 학습활동

은 우선 이들의 개인적 특성과 성과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신미정·정칠화·우희정, 2020). 예로, 성인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은 학습자의 능력, 성격, 기대, 학습애착, 학습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등(변주성, 2010; 임숙경·조용하, 2

008)이고, 성과요인은 정의적·인지적·신체적 특성과 가정

생활, 개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등(김영미·한상훈, 2012; 

최운실, 2006)을 말한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에서 학습성과 관련 변인으로 첫째, 

학습참여동기(Learning participation motivation)는 학

습자의 학습지속을 위한 내·외적 조건으로서 분명한 목표

의식을 이루게 하는 동기(Deci & Ryan, 2000)이다. 학

습참여동기에 관한 가장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최초 연구로 

Houle(1961)은 목표지향, 활동지향, 학습지향으로 제시하

였다(이종훈·김성환, 2015). 각 유형별 동기는 분명히 구

별되는 특징을 지니며(이상희·김정희, 2016), 학습 목적을 

파악하고,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여 학습 목표를 달성하려

는 학습성과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하영자·하정희, 2011).

둘째,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에 기반한 개인특성

요인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교육적 맥락에서 학습자

가 자신이 의도한 수준의 학습이나 수행을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자신감(Schunk, 2000)을 말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도전적이며, 어떤 어려움에도 

과제를 지속적으로 해결(배인호, 2013)하므로, 고도의 학

습성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되는 선행연구로는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

와 학습성과 간 유의한 영향을 확인한 연구(노유석·송선

희, 2019; 신미정·정칠화·우희정, 2020; 이종훈·김성환, 

2015), 학습참여동기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확인

한 연구(권인아, 2019; 박민희·정민, 2016; 신미애, 

2016) 등이 있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

한 일부 연구(임명희·황유진, 2021)가 있지만, 학습참여동

기를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학습성과 간 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를 규명한 연구(권인아, 2019)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요인으로 학

습참여동기의 하위요인 목적지향, 학습지향, 활동지향을 

외생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을 내생변인(매개변인)으로, 그리

고 상황적 특성요인 학습성과를 최종 내생변인으로 선정하

여 인과관계 모델인 구조방정식모델링으로 이를 규명할 필

요성이 제기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대학 부설 또는 민간 평생교육기관

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교육 강사 및 일반 

성인학습자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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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반 성인학습

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그리고 학습참여동기의 하

위요인 목적지향, 학습지향, 활동지향을 구분하여 학습성

과 간 직접 영향 및 자기효능감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학습참여동기의 하위요인 목적지향, 학

습지향, 활동지향과 학습성과 간 직접 영향 및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공공 평

생교육기관에서 정책적·학문적·실무적 차원에서 정책수립,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의

의가 있다. 이에 평생교육은 성인학습자들이 사회적 공동

체를 형성하고, 경제 활성화 및 건강한 삶으로 사회적 비

용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Ⅱ. 문헌고찰 및 연구가설

2.1 공공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평생교육은 6진 분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지자체는 공공 평생교육기관과 각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6진 분류에 의한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문해교육으로 한글강좌 및 한글을 응용하여 문

해활용능력 증진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학력

보완교육으로 특히 고령자를 위한 초·중·고 학력보완 프로

그램을 일부 운영 중이며 셋째, 직업능력교육으로 컴퓨터 

활용능력, 전문가로서 활동을 위한 상담자 역량 강화프로

그램,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기 위한 직업준비 프로그램 등

이 있다. 넷째, 문화예술교육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스포츠 댄스 등 레저생활, 노래 교실 및 미

술활동 등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섯째, 

역사, 철학, 인문학 향상을 위한 독서 토론 등의 인문교양

교육 여섯째, 시민의 사회참여를 위한 공동체 형성을 촉진

하는 시민참여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학습성과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얻게 되는 성과에 관한 논의는 교

육의 주요 관심사로서(최운실, 2005), 학습성과는 여러 

변인이 혼재되고, 접근방법이 상이하여 그 개념은 연구자

별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교육에서 학습성과는 일반적

으로 교육 참여에 중점을 두고 학습자가 교육 참여를 통

해 얻게 되는 이점이나 혜택을(권인아, 2019; Boone, 

Safrit, & Jones, 2002), 그리고 경험하게 된 결과로서 

지식, 태도, 행동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또

는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사회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Beder, 1999; 김은영, 2015; 김희종, 2019)로 학습

성과를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습성과는 교육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참여

하였던 학습자가 학습 참여 이후에 발현되는 긍정적인 변

화의 결과를(박유순, 2018), 조광미(2018)는 교육에 참여

하고 있는 학습자가 교육에 참여하고 나서 알게 된 점이

나 삶의 질을 높이게 된 것 등의 혜택을 학습성과로 정의

하였다. 그리고 학습성과는 학습경험을 통해 학습 이전과 

비교해 행동 혹은 생각이 달라지는 것(오경수, 2021), 학

습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이점 또는 혜택으로 개인의 긍

정적인 변화를 의미한다(최세이, 2021).

한편, 평생학습참여자의 평생 학습참여동기와 학습성과 

인식은 실생활과 관련된 목적으로 참여한다는 점 그리고, 

사회경험 축적을 통해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평생학습참여자의 평생평

생학습참여동기와 학습성과 인식수준은 매우 복잡하다(전

선영, 2013). 이와 관련하여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를 측

정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최운실(2005)은 개인적 

측면으로 제한된 영역을 확장하여 평생학습 성과를 HRD

자본(지식정보기술, 직무능력 및 고등정신기능), 개인적 자

본(삶의 질과 학습력), 사회문화적 자본(사회적 자본 및 

문화적 자본) 등 세 가지 측면과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

였다(이승영·배현민·YU LIN, 2022). 

본 연구에서는 학습성과가 평생교육 참여자의 긍정적 삶

을 추구하고 평생교육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기 때문에 조광미(2018)의 구성요인을 참고하여 인적자

본, 개인자본, 사회문화적 자본 등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

다. 

 

2.3 학습참여동기

학습참여동기는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을 지속하도록 하

는 내·외적 조건이며, 학습 목표를 개인의 목표와 결합해 

분명한 목표의식을 이루게 하는 동기(Deci & Ryan, 

2000)이며, 학습의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행위의 원동력을 말한다(권인아, 2019). 

성인은 생물학적 연령과 심리적 발달 단계, 상황 및 환경

이 학령기 학습자와 다르므로 그들의 학습과 관련된 특성

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임명희·황유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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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학습특성은 자신이 원하는 학습,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관계 또는 상황대처 및 자신을 둘

러싼 책임감을 구현하기 위한 학습, 경험에 기반한 학습을 

추구(최윤정, 2018)하므로, 대부분의 성인학습자는 자발적 

의사에 의해 적극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성인의 학습특성에 따라 학습참여동기는 세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Cross(1981)의 반응의 결과 

또는 연쇄적 반응으로 설명되는 반응연쇄모형으로 성인학

습자의 학습참여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둘째, 

Dakenwald(1981)의 인구학적 특성과 개인적 학습환경 

요인으로 학습참여와 중도탈락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연구, 

마지막으로 대표적이고 고전적인 학습참여동기에 관한 연

구로 성인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동기 이론은 최초 

Houle(1961)에 의해 제시되었고, 그는 목표지향, 활동지

향, 학습지향으로 구분하였다(이종훈·김성환, 2015).

Houle(1961)의 목표지향형은 기술 습득, 전문지식, 직업

적 향상을 목적으로 학습목표를 달성하면 학습을 중단하는 

유형을, 활동지향형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거나 지식 습득

보다는 활동 그 자체를 우선하여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 

대인 간 교류증진에 관심을 갖는 유형을 말하며, 학습지향

형은 학습 그 자체가 좋아서 지적인 욕구나 열망을 실현

하고자 참여하며, 학습을 이유로 모임이나 교육에 합류하

는 특성을 갖는다(김신애, 2021). 

그리고 학습참여동기 구성요소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체

로 Houle(1961)의 구성요인을 채택하고 있다(이종훈·김

성환, 2015; 임명희·황유진, 2021; 정진, 2014; 조광미, 

2018; 최은희, 2020). 이에 본 연구에서 학습참여동기의 

구성요소는 Houle(1961)의 구성요인을 참고한 최은희

(2020)의 목표지향, 활동지향, 학습지향 등 3가지 요인으

로 구성하였다.

2.4 자기효능감

1960년대 이후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에서 인

간은 자신의 행동,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학습

을 하며,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자기효능감을 학습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Bandura, Freeman, & Lightsey, 1999),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부여된 과업완수를 위해 필요한 행동절차나 

동기, 인지적 자원 등을 결집할 수 있는 스스로 능력에 대

한 확신으로 개념화되는 심리적(Bandura & Locke, 

2003) 기반에 근거한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조

직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판단

(Zimmerman, 2000)이며, 교육적 맥락에서 학습자가 자

신이 의도한 수준의 학습이나 수행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에 대한 믿음이나 자신감(Schunk, 2000)을 말한다. 그리

고 자기효능감은 과제나 활동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Bandura, 2012)을 의

미하기에, 현재 행동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Bandura, 1997). 

국내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학습이나 과제 수행에 

대한 동기, 성공에 필요한 개인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인

간의 행동, 사고,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행동의 근원

으로 행동을 선택하고 적응하며 대처하는데 중요한 요인으

로(송영선, 2018) 작용한다. 즉 높은 자기효능감은 개인

의 성공 경험 및 목표뿐만 아니라 다른 행동에도 일반화

되며 다른 어떤 상황에도 보다 쉽게(송영선·송현정, 

2015) 전이 되므로, 높은 자기효능감 유지는 평생교육에

서 학습자의 학습수행 성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 구성요인은 대부분 자신감, 자

기조절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 등 3가지 요인으로 구성

하고 있다(권인아, 2019; 송영선, 2018; 이종운·허만세, 

2019). 자기효능감의 세부적 구성요인 개념을 살펴보면 

첫째, 자신감은 자신의 가치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개인 능력에 대한 확신이자 확신의 강도를, 둘째, 

자기조절 효능감은 개인이 어떠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조절 즉 자기 관찰, 자기 판단 인지 과정과 자기 반응

의 동기과정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를, 셋째, 

과제 난이도 선호는 개인이 어떤 수행 상황에서 목표를 

선택하고 설정할 때 어떤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하는가를 

(송영선, 2018) 측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

감 구성요소는 권인아(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 등 3가지 요인으로 설

정하였다.

2.5 가설설정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 자기효능감, 학습성과 간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학습자의 학습

참여동기는 그들의 학습 목적을 파악하는 중요한 요인이

며, 주도적 학습 참여를 유도하여 학습성과와 높은 관련성

(하영자·하정희, 2011)이 있기 때문에, 성인학습자의 학습

목표지향적이고 자기주도성이 높을수록 학습성과는 높게 

나타난다(임숙경·조용하, 2008). 그리고 평생학습참여동기

는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참여 동기가 높은 학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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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학습자보다 학습성과 모든 영역에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송선희·노유석, 2017). 

일반적인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는 학습성과에 유의

한 영향이 없음을 밝힌 연구(Pintrich & DeGroot, 1990; 

Schunk, 1985; 서순옥, 2013; 소원근·김하균, 2017; 은

주희·임규연, 2013) 등이 있지만, 대체로 성인학습자의 

참여동기는 학습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권인아, 2019; 노유석·송선희, 2019; 신미정·정칠화·

우희정, 2020; 이종훈·김성환, 2015; 임명희·황유진, 

2021; 조광미, 2018).

 그리고 학습참여동기의 각 하위변인(활동지향, 목표지

향, 학습지향)은 각각 학습성과에 유의한 결과(김나영·강

정은, 2011)를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

면 학습참여동기의 하위요인을 목표지향, 학습지향, 활동

지향으로 구분하여 학습성과 간 영향을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목표지향은 학습성과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학습지향은 학습성과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활동지향은 학습성과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학습참여동기는 지속적인 평생학습 참여방향과 정

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를(송영선, 2018)제공하며, 학습참여

동기는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지속적인 학습활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이영선, 2014) 변인이다. 높은 자기효능감은 

상황 적응력을 증진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고(권인아, 2019; 임명희·박영금, 2020), 과제나 상

황에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홍동표, 2013).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로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McGeown 

et al., 2014; Meyer & Sternberger, 2005), 여성 성인

학습자, 성인대상, 기업교육강사 등의 학습참여동기는 자

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권인아, 2019; 

박민희·정민, 2016; 신미애, 2016; 임명희·박영금, 

2020). 

그리고 회귀분석 연구로 고학력 성인학습자의 자기효능

감에 학습참여동기의 하위요인 활동지향성은 정(+)적 영향

을, 학습지향성은 부(-)적 영향이 나타났고, 목표지향성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선, 2018). 

이상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학습참여동기는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 향상 요인으로 제시되었기

에, 본 연구에서도 학습참여동기 각 하위변인 목표지향, 

학습지향, 목표지향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이에 학습참여동기 각 하위요인별

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목표지향은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학습지향은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활동지향은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학습참여동기 각 하위변인 목표지향, 학습지향, 목

표지향과 학습성과 간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연구로 일반 

성인학습자 대상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나타

났다(임명희·황유진, 2021). 그리고 기업교육 강사 대상 

연구에서 학습참여동기 중 학습지향성과 학습효과성 간 자

기효능감 간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목표지향성, 

활동지향성과 학습효과성 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나

타났다(권인아·한상길, 2019). 이와 유사연구로 중년여성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주관적 안녕

감 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박민희·정민, 

2016)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유튜브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학습몰입 간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되었다(김태

린, 2022). 그리고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베이비부머 세대

의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도 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경배, 2023).

이상 학습참여동기와 학습성과 또는 다른 종속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학습참여동기 각 하위변인 목표지

향, 학습지향, 목표지향과 학습성과 간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선행연구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선

행연구 결과로 볼 때 학습참여동기 각 하위변인과 학습성

과 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추론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7.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목표지향과 학습성과 간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 8.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습지향과 학습성과 간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 9.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활동지향과 학습성과 간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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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3.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지자체 U시 및 Y

시 주민자치센터 및 공공 평생교육기관에 참여한 일반 성

인학습자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추출은 위 공공 평생

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

학습자 중에서 비확률적 표집방법에 의한 우연적 표집으로 

630명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자료수집은 공공평생교육 담

당자의 협조하에 개인정보 보호를 원칙으로 2022.11.15~ 

2021.12.15(30일)까지 설문에 참여한 608명 중 무응답 

및 이상치 23부 제거한 총 585명의 응답자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빈도분석 결과, 성별은 

남자 100명(17.1%), 여자 485명(82.9%)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0세 이하 36명(6.2%), 30대 41명(7.0%), 40대 

159명(27.2%) 50대 183명(31.3%), 60대 132명

(22.6%), 70세 이상 34명(5.8%)이며, 최종 학력은 중졸 

이하 28명(4.8%), 고졸 224명(38.3%), 전문대 졸 이하 

112명(19.1%), 4년제 대학 졸 이하 190명(32.5%), 대

학원 재학 이상 31명(5.3%)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혼인 

상태는 미혼 63명(10.8%), 기혼 493명(84.3%), 기타 

29명(5.0%)으로 나타났고, 직업은 회사원 67명(11.5%), 

공무원 17명(2.9%), 자영업 72명(12.3%), 주부 244명

(41.7%), 학생 36명(6.2%), 기타 149명(25.5%)으로 나

타났다.

 

3.2 측정도구

3.2.1 학습성과

본 연구에서 학습성과 측정 도구는 Schuller et 

al.(2002)가 개발한 척도이며, 이를 국내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한 최운실(2005)의 측정 도구를 참고한 조광미(2018)

의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다. 

조광미(2018)의 학습성과 측정도구는 4개 요인으로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인 Cronbach’s 값은 인적자본(4문항) 

.902, 개인자본(4문항) .906, 사회문화자본(8문항) .957, 

학습성과 전체(16문항) .97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문

항 간 내적 일관성인 Cronbach’s 값은 인적자본 .87, 개인

자본 .87, 사회문화자본 .94, 학습성과 전체는 .96으로 나

타났다.

3.2.2 학습참여동기

본 연구에서 학습참여동기 측정도구는 Houle(1961)이 

개발한 척도로 정진(2014)은 18문항으로 수정하였고, 이

를 참고한 최은희(2020)는 3개 요인 총 16문항으로 구성

하였고, 본 연구는 최은희(2020)의 도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 사용하였다. 최은희

(2020)의 학습참여동기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인 

Cronbach’s 값은 목표지향형(4문항) .781, 학습지향형(6

문항) .863, 활동지향형(6문항) .900으로 나타났고, 본 연

구에서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인 Cronbach’s 값은 목표지

향형 .88, 학습지향형 .89, 활동지향형 .88, 학습참여동기 

전체는 .89로 나타났다.

3.2.3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Sherer et al. 

(1982)이 개발한 측정도구로 이종훈(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참고한 권인아(2019)가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 사용하였다. 권인아

(2019)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3개 요인(각 5문항, 전

체 15문항)으로 구성되며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인 

Cronbach’s 값은 자신감 .826, 자기조절효능감 .818, 과

제난이도 선호 .82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

감 각 하위요인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인 Cronbach’s 값

은 자신감 .87, 자기조절효능감 .88, 과제난이도 선호 

.88, 그리고 자기효능감 전체는 .94로 나타났다.

3.2.4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방법은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 인구통계학적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델 검정을 위해 

AMOS 23.0 통계프로그램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모델

의 부합도, 타당도 검정 및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기준에 

따른 부합도 여부, 통계적 유의성 검정 및 매개효과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성은 .05 수

준에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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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4.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검증

본 연구의 기술통계, 상관분석 결과표는 아래 <표 1>에 

요약 제시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수의 왜도는 

-.08~.31, 첨도는 -.71~-.07로 나타났다. 즉 왜도 ±3 

미만, 첨도 ±10 미만의 정규성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모든 연구변수는 정규분포 가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문수백 2009; Kline, 2011). 

다음으로 상관분석 결과,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4.2 측정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AMOS 23.0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구조회귀모델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

모델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단계와 구조회귀모델 검정단

계인 2단계 분석절차(문수백 2009; Kline 2011)과정을 

거쳤다.

4.2.1 측정모델의 부합도 추정

먼저 1단계 확인적 요인분석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측정

모델을 설정하였으며, <표 2>와 같이 절대부합도인 지수 

Chi-Square(), Steiger-Lind의 90% 신뢰구간 근사치

오차평균제곱근(RMSEA), 상대적 부합도 Tucker 지수(TL

I: Tucker-Lewis Index)와 비교부합지수 (CFI: Compara

tive Fit Index), 표준화비부합지수(SRMR: Standized Ro

ot Mean Aquare Residual)를 산출하여 측정모형의 부합

도를 평가하였다(Kline, 2011; 문수백, 2009). 

분석 결과, CMIN/DF는 4 미만, RMSEA 및 SRMR은 

.10 미만, TLI 및 CFI .90 이상으로 모든 모델 부합도 평

가 지수가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측정

모델이 통계적으로 적합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부합

도
χ²

CMIN

/DF
DF

SR

MR
TLI CFI

RMSEA(.08)

LO90 HI90

측정

모델

977

.92
4.94 198 .09 .90 .91 .08 .09

<표 2> 측정모델의 부합도 지수 

4.2.2 측정모델의 모수치 추정을 통한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도 검증

다음으로 앞서 부합도가 검증된 측정모델을 기반으로 확

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

y) 및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검증하였다. 

구분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3-3

1 1　 　 　 　 　 　 　 　 　 　 　 　

1-1 .69*** 　1 　 　 　 　 　 　 　 　 　 　

1-2 .84*** .38*** 1　 　 　 　 　 　 　 　 　 　

1-3 .77*** .22*** .55*** 　1 　 　 　 　 　 　 　 　

2 .39*** .16*** .36*** .37*** 　1 　 　 　 　 　 　 　

 2-1 .35*** .11** .35*** .36*** .90*** 　1 　 　 　 　 　 　

 2-2 .34*** .14*** .32*** .31*** .92*** .79*** 　1 　 　 　 　 　

 2-3 .37*** .19*** .32*** .34*** .89*** .68*** .72*** 　1 　 　 　 　

3 .54*** .22*** .51*** .52*** .52*** .46*** .46*** .48*** 　1 　 　 　

 3-1 .53*** .22*** .50*** .49*** .51*** .46*** .46*** .45*** .93*** 　1 　 　

 3-2 .45*** .14*** .46*** .44*** .46*** .41*** .40*** .44*** .93*** .78*** 　1 　

 3-3 .53*** .25*** .46*** .51*** .48*** .42*** .43*** .46*** .94*** .83*** .80*** 　1

평균 3.45 2.61 3.78 3.68 3.72 3.87 3.78 3.53 3.65 3.62 3.74 3.60

표준편차 .61 1.05 .71 .71 .58 .61 .62 .69 .60 .62 .66 .65

왜도 .17 .24 -.06 -.08 .11 -.07 .01 .15 .31 .29 .17 .23

첨도 -.07 -.71 -.40 -.23 -.28 -.26 -.21 -.22 -.25 -.10 -.51 -.27

*p<.05, **p<.01, ***p<.001.

주: 1 학습참여동기전체 1-1. 목표지향, 1-2. 학습지향, 1-3. 활동지향, 2. 자기효능감전체, 2-1. 자신감, 2-2. 자기조절효능감, 

2-3. 과제난이도선호, 3. 학습성과전체, 3-1. 인적자본, 3-2. 개인자본, 3-3. 사회문화자본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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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문수백(2009)이 제안한 타당도 검증 기준

에 따라 수렴타당도는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지표변수의 표

준화 요인부하량(β) 평균값이 .50 이상일 경우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판별타당도는 모든 잠재변수

들 간 상관계수가 .85 이하일 경우에 기준을 만족한다. 확

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모델의 모수치 추정 결과는 아

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측정모델의 모수치 추정 결과

먼저 각 잠재변수와 각 지표변수 간 표준화 요인부하량 

값(β)을 살펴본 결과, 목표지향 .59~.89, 학습지향 

.59~.88, 활동지향 .51~.88, 자기효능감 .80~.90, 학습성

과 .87~.92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델에서 잠재변수를 측

정하기 위해 설정한 지표변수들은 평균 .50 이상으로 나

타나 수렴타당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또한 잠재변수 간 상

관계수가 .15~56 사이로 나타나 잠재변수 간 판별타당성

도 양호한 것로 확인되었다.

4.3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

 

4.3.1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추정

앞서 측정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변수가 각 

잠재변수를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 구조회귀모델을 구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설정한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지수를 추정한 결과

는 아래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부합도 기준치인 

CMIN/DF 4.0 미만, RMSEA와 SRMR .10 미만, TLI 및 

CFI .90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문수백, 

2009), 구조회귀모델이 통계적으로 적합하게 설정된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부합

도
χ²

CMIN

/DF
DF

SR

MR
TLI CFI

RMSEA(.08)

LO90 HI90

구조

회귀

모델

977

.92
4.94 198 .09 .90 .91 .08 .09

<표 3>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지수 

4.3.2 구조회귀모델의 모수치 추정을 통한 경로분석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지수가 양호하였으므로, 다음 단

계로 잠재변수 간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

다. 구조회귀모델의 경로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는 아래 <표 4>,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외생변수인 학습지향(β=.31, p<.001)과 

활동지향(β=.21, p<.001)은 내생(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이지만 목표지향

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외생변수인 학습지향(β=.27, p<.001)과 활동지향(β

=.26, p<.001)은 내생변수인 학습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

경로 B β SE CR p

목표지향 → 자기효능감 .01 .00 .02 .03 .98

학습지향 → 자기효능감 .27 .31 .05 5.75*** <.001

활동지향 → 자기효능감 .17 .21 .04 4.14*** <.001

목표지향 → 학습성과 .01 .01 .02 .30 .76

학습지향 → 학습성과 .25 .27 .04 5.84*** <.001

활동지향 → 학습성과 .21 .26 .04 5.88*** <.001

자기효능감 → 학습성과 .36 .35 .04 8.51*** <.001

*p<.05, **p<.01, ***p<.001.

<표 4> 구조회귀모델의 경로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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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적 영향을 보이지만 목표지향의 영향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생(매개)변수

인 자기효능감(β=.35, p<.001)은 내생변수인 학습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4.3.3 매개효과 분석

외생변수인 목표지향, 학습지향, 활동지향이 내생변수인 

학습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Boostrapping기법(5,000회)

으로 검정하여 아래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

째, 직접 효과 통계적 검정으로 외생변수인 학습지향(β

=.27, p<.001), 활동지향(β=.26, p<.001)과 내생변수인 

학습성과 간 경로에서 직접 효과는 유의하고, 자기효능감

과 학습성과 간 경로에서 직접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목표지향과 학습성과 및 자기효능감 

간 경로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간접효과 통계적 검정으로 외생변수인 학습지향

(β=.11, p<.001), 활동지향(β=.07, p<.001)과 내생변수인 

학습성과 간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목표지향과 학습성과 간 관계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목표

지향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학습지향과 

활동지향의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경로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목표지향→학습성과 .02 .01 .01

학습지향→학습성과 .38*** .27*** .11***

활동지향→학습성과 .33*** .26*** .07***

자기효능감→학습성과 .35*** .35*** -

*p<.05, **p<.01, ***p<.001.

<표 5> 최종 연구모델의 경로 분해 (표준화 계수)

Ⅴ. 결론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의 하위요인 목표

지향, 학습지향, 활동지향이 자기효능감 및 학습성과에 직

접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자기효능감을 매개

로 목표지향, 학습지향, 활동지향과 학습성과 간 매개효과 

확인을 위해 구조방정식모델링을 설정하고 585명의 표본

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에 따른 결과 요약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학습참여동기의 하위요인 목표지향은 

학습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습지향, 활동지향은 각각 학습성과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서 연구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학습참여동기는 대부분 학

습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확인한 연구(권인아, 2019; 노유

석·송선희, 2019; 신미정·정칠화·우희정, 2020; 이종훈·

김성환, 2015; 임명희·박영금, 2020; 임명희·황유진, 

2021; 조광미, 2018)가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는 유의하

<그림 2> 구조회귀모델의 모수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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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는 연구(Pintrich & DeGroot, 1990; Schunk, 

1985; 서순옥, 2013; 소원근·김하균, 2017; 은주희·임규

연, 2013)도 있다. 다만, 본 연구 결과 학습지향과 활동지

향은 학습성과에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연구(김나영·강정은, 2011)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의 이유로 학습참여동기 하위요인은 각각 다

른 성격과 본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학습참여동기 중 목표지향은 학습의 참여에 

있어 기술 습득, 전문지식, 직업적 향상을 목적으로 학습

목표를 달성하면 학습을 중단하는 유형(Houle, 1961)이

다. 성인학습자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 배경을 가지고 있

으나 조사대상자의 분포가 여성 485명(82.9%), 전업주부 

244명(41.7%)가 다수를 차지하여 이들의 관심사가 전문

적인 기술 또는 직업적 지식보다는 문화예술교육에 집중하

거나 학습 및 활동을 위해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학습참여동기의 하위요인 목적지향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하지 않으나, 학습지향, 활동지향은 각각 자기효능감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서 연구가설은 부분채택 되었다. 본 연구 관련 선행연구

로 여성 성인학습자, 성인, 기업교육강사 등의 학습참여동

기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권인아, 

2019; 박민희·정민, 2016; 신미애, 2016). 그리고 고학력 

성인학습자의 자기효능감에 활동지향성은 정(+)적 영향, 

학습지향성은 부(-)적 영향, 목표지향성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구(송영선, 2018)가 본 연

구결과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의 이유를 들면 조사대상자는 대부분 여성, 

전업주부로 이들은 주로 주간 시간에 교육에 참여하고 그 

동기는 주로 직업적 선택 보다는 사교적 활동 또는 학습

지향적 목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 학습지향, 활동지향과 학습성과 간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관련 선행연구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평생교육참여동기와 학습성

과 간 매개효과(임명희·황유진, 2021) 연구가 본 연구결

과를 지지하고 있다. 다만 기업교육 강사 대상 연구(권인

아·한상길, 2019)에서는 목표지향성과 활동지향성에서 자

기효능감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의 상이함은 조사대상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데, 기업교육 강사의 경우 학습지향성 보다는 직업적·사교

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정책적,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요약화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시사점으로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는 

학습목적을 확인하고,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성인학습자가 자발적으로 평생교육에 참

여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 평생

학습을 활성화 방안으로 여성, 전업주부 외에도 자영업자, 

공무원, 학생, 직장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강

의뿐만 아니라 시간 구애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강

의가 구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전문지식 또는 직업 

관련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할 수 있을 때 평생교육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평생교육이 사회에 필요한 인

력을 양성하고 시민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문적 시사점으로 불확실한 경제사회에서 평생교

육은 인생에서 자신의 삶을 재설계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

회를 탐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기초문해, 학력보완, 직업능력,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

민참여교육 등으로 구분되는 평생교육이 학문적 발전을 위

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ADDIE 모형 등 이론에 

기반한 프로그램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실무적 차원에서의 시사점으로 수요자에 부합하는 

현장 중심의 온라인 교육과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및 적극적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공공 평생교

육 프로그램은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여 성인학습자에

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공공 평생교육 담당자는 성인학습자가 다양한 교

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층별로 성인학습자를 요구조사에 참여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연령대별, 계층별, 직업별 

수요조사 결과 기반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보다 

다양한 계층의 성인학습자가 참여로 지식기반 사회에 부합

하는 시민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으로 본 연구는 첫째, 대부분의 연구

에서 학습참여동기는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학습참

여동기 전체로 학습성과를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

습참여동기 하위요인 목표지향, 학습지향, 활동지향으로 

구분하여 자기효능감 및 학습성과 간 직접 영향을 확인하

였다는 점 둘째, 자기효능감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학

습참여동기 하위요인별로 각각 구분하여 확인하였다는 점 

셋째, 선행연구에서 조사대상자는 주로 대학부설 평생교육

원 및 민간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평생학습 프로그

램에 참여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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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민센터 평생교

육기관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

는다.

본 연구의 한계성과 향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2개 지자체 성인학

습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전국 성인

학습자로 일반화하는데 한계성을 지닌다. 따라서 향후 연

구는 조사대상자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방법은 동일한 조사대상자에

게 동일한 시점에서 자료수집으로 인해 동일방법편의 오류

(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

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자료수집 시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거나 단일응답자편차(single responde

nt bias)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arman의 단일요인검

증(single-factor test)을 실시(Podsakoff & Organ, 19

86)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를 규명하기 위해 

양적 연구를 진행하여 조사대상자의 심도 있는 내용 확인

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양적 연구

방법 이외에 인터뷰 등을 통한 질적 연구를 추가한 혼합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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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related to learning 

performance of adult learners in public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Jonghu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learning participation motivation(purpose-oriented, 

learning-oriented, activity-oriented), self-efficacy directly affects learning performance, and self-efficacy 

mediating effects of adult learners in lifelong education. To achieve this goal,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analyzed using the SPSS 23.0 statistical program and the AMOS 23.0 statistical program for a sample of 

585 people who participated in public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in U and Y cities in Gyeonggi-do.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among the sub-factors of learning participation motivation, learning orientation and activity orientation 

each had a positive(+) effect on learning performance, and second, a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Third, 

self-efficacy confirmed the positive(+) effect on learning performance, and fourth,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orientation, activity orientation, and self-efficacy between learning performance was confirm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ions for vitalizing lifelong education were presented at the policy 

and practical level.

KeyWord: Lifelong education, Learning performance, Learning participation motivation, Self-efficac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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