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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self efficacy, communication skill,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young adult learners. To verify the causal relation among self efficacy, 
communication skill,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young adult learners, the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is model fit was considered acceptable.

This study’s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self efficacy and 
communication skill, and between communication skill and problem solving ability were revealed. However, 
there was no direct correlations between self efficac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Second, the value of 
research model fit was confirmed acceptable. Third, self efficacy had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problem 
solving ability via communication skill of young adult lea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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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영역에서 

일자리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한참이다.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위협을 

예상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의 일자리는 미래에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산업의 변화에 

따라 일자리는 변화하고 있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국가차원, 조직차원, 개인차

원에서 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진단을 통하여 미래에 

대비하려는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OECD에서도 

2030년대 핵심 교육역량으로 가치 창조, 갈등 해

소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과 능력으로 인지·메타인지 능력을, 관계적 

역량에서는 사회·정서적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해

야 한다고 제시하였다(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8). 지적역량인 문

제해결능력은 현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이다. 현대산업사회에서 성인에게 직무

현장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은 단순한 지적 영역을 

뛰어넘는 업무실행력과 성과에 있어 많은 차이를 

일으키는 역량이다. 또한, OECD에서 말하는 사

회·정서적 능력의 대표적인 부분인 의사소통능력

은 현대 직무현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직업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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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보유해야 하는 필수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조직 구성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여 

조직 내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다(Park and Yon,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업에 채용되고 

있는 신입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과 요구능력 사

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역량이 의사소통

(Kim et al., 2005)이며, 개인 스스로 그리고,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

다. 
이렇게 실제 업무현장에서 초기성인 학습자는  

문제해결과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Lee and Lee, 2015). 더 나은 문제해

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인 자신의 특성이나 인식에 대한 고찰과 함께 

관계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

다. 개인특성으로서 기본이 될 수 있는 자기효능

감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조직화

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신념(Bandura, 1977)으로 개

인의 과정역량과 결과역량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의 결과 역량

으로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고려가 많이 이루어지

고 있다. 특히, 직장을 다니거나 대학 또는 대학

원에 재학 중인 초기성인 학습자는 직업현장과 

학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

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 과정에서 구성

원인 초기성인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자기효능감은 의사소통과 집단의 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Russel, 1998). 초기성인 학습의 결과 변인으로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을 주요한 요소로 연구

되고 있다(Koh et al., 2013; Jin et al., 2009). Lee 
et al.(2003)은 현장실습이나 근무상황 시 의사소

통능력의 차이가 문제해결능력에 차이를 벌어지

게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의사소통능력이 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Kim and Moon, 2019; Choi 2019; Han et 
al., 2015),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Kim and 
Byun, 2019; Cho, 2018) 간에 대한 각각의 연구는 

있었으나, 초기성인 학습자가 당면하는 자기효능

감과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사이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

다. 또한, 업무현장 및 대학 및 대학원 수업에서 

개인과 집단이 어우러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특성과 경험이 집단의 성과인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 그 과정변인으로 의사소

통능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

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초기성인 학습자의 

개인특성과 집단 내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과의 관계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의 

구조적 모형은 적절한가?
2.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 관계에서 의사

소통능력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가 제시한 개념으

로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행동관련 과정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본인의 능력에 관한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Shell et al.(1995)은 자기효능감

을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부분을 조직, 실행하는 

데 있어 사람들이 갖게 되는 자신감으로 표현하

였다. Corkin(2012)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성과

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과제를 완수

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완료하는 능력을 발휘하

게 되는 개인적, 동기적 신념으로 설명되었다. 
Bandura(1977)는 업무수행 시 본인이 그 일을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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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

게 작용하는 데 낮은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영

역에 대해 회피하게 만들고, 높은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동영역에 대해 자주 접하게 한다고 설명

하였다.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이

나 행동변화에 대한 중요 중재변인이라 할 수 있

다.
Bandura(1982)는 자기효능감 판단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정보근원으로 성취경험(Mastery 
Experiences),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s), 구

두설득(Verbal Persuasion), 감정각성(emotional 
arousal)을 제시하였다. 

성공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든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게 되며, 이러

한 성공 경험과 자기효능감은 상호간 정적인 순

환관계를 나타낸다(Bandura, 1982). 따라서 성취경

험은 효능감 정보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근원이라 

설명할 수 있다(Shin, 2007). 대리경험과 관련하여 

관찰자가 자신과 모델이 유사하다고 인지할수록 

모델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Bandura, 1986). 특정 활동에 대해 성공할 수 

있다고 언어적으로 설득된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

을 때 자기회의나 결함에 몰두하기보다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Schunk, 
1989). 정서적 각성은 본인의 신체를 건강하게 하

고,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 성향을 줄이는 것

으로 설명할 수 있다(Bandura, 1977). 긍정적인 기

분상태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지만 절망적인 

기분은 자기효능감을 낮추게 되는데, 이와 관련

한 정서적, 신체적 반응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반응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

하는가가 자기효능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Bandura, 1977).

2. 문제해결능력

문제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찾는 상황을 말

한다(Park, 2009). 문제해결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초기 상태로부터 목적이 달성된 최종 상태

로 가는 최적의 길을 찾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Park, 2009). 문제해결능력은 문제 이해, 분

석, 전략 개발, 전략 실행, 결과 검증에 이르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 이해 능력, 
해결전략을 수립하는 능력, 계획에 따라 이를 실

행하는 능력, 검증하는 능력을 합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Park, 1997). 문제해결 과정을 거쳐 학습

자는 단순 지식뿐만 아니라 기존의 선수지식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고 학습전

략을 수립하며 이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

다(Kim, 2002).
문제해결은 급격히 변화해 나가는 사회에 적응

하여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활동이며, 빠르게 변

화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문제해결능력에 대

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Park, 
2009).

Bransford and Stein(1984)은 문제해결과정에 대

해 문제의 발견, 문제의 정의, 가능해결책 고안, 
문제해결책 실행, 문제해결의 검토의 5단계를 제

시하였다. 문제의 발견 단계에서는 해결이 필요

한 문제 상황과 문제의 난이도를 인식하게 된다. 
다음은 문제를 명료화하고 정의하는 단계로서 해

답을 찾기 위해 난이도의 근거를 파악하고 정의

하는 문제의 정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로 자료를 관찰하고 수직하여 해결방안을 탐

색하는 해결책 고안 단계가 있다. 다음 단계로는 

문제해결책을 실행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문제해결의 검토 단계

를 거치게 된다고 문제해결과정에 대해 제시되었

다(Bransford and Stein, 1984).  

3.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인간 생존을 위한 기본적이며 필수

적인 사회화의 과정으로 개인의 인간상올 발전시

키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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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발전시키고, 보존시키는 수단이다(Choi, 
2004). 또한 인간들이 상징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하고, 이를 통해 의미를 만들고 해석해가는 체계

적인 과정이기도 하다(Wood, 2004).  
Gross and Knoll(1980)은 의사소통은  사람 간

에  감정, 태도, 생각 등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서

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모든 수

단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즉 의사소통이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과정으로 서로의 감정, 생각, 
느낌, 태도 등의 메시지를 기호나 상징을 통해 

전달하고 수신해서 서로의 공통적인 의미를 수집

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이라

고 정리할 수 있다(Choi, 2004). 
Trenholm and Jensen(2000)에 따르면 의사소통

은 과정의 특징,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의 특

징을 갖는다. 또한 창의적 활동, 환경에 대한 조

정, 그리고 사회적 동의와 관련된 집합적인 활동

의 특징을 지니는데, 이는 의사소통이 단순한 의

미 전달 뿐만 아니라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특성

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Trenholm and Jensen, 
2000)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기능은 관계

형성이며, McCrone(1991)은 의사소통이 자기 지

각의 발달을 위한 기초를 다루고 있다고 제시하

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인지적인 공감

이 생겨나는 데, 이는 자기 자각을 가져올 수 있

다는 점(Gallup and Platek, 2002)에서 의사소통이 

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긍정적 접근에 영향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4. 변인간의 관계

자기효능감은 학습자로 하여금 주어진 학습과

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한다(Shin, 2009). 또한 자기효능감은 성공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학습자가 할 수 있는 모

든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을 나타나게 한다

(Schunk, 1989).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도전적인 문제 상황에 대처하여 문제해결을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Shin, 
2009). Heo(2006)는 초등 과학수업에서 자기효능

감과 문제해결능력의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연

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Shin(2007)은 자기효능감

이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Shin(2009)의 공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두 변인간의 유의한 관

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능력이 뛰어난 경

우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 해 더 나은 업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

혀졌다(Park, 1994; Jang, 2003; Seo et al., 2003). 
문제해결능력이 목적을 달성해 가는 과정이므로

(Park, 2009),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은 문제해결능

력을 높여주어 더 나은 업무성과를 달성하게 해

준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

력 사이에도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연구를 찾을 

수 있다. Cho and Park(2017)의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두 변인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Jung and Kim(2018)의 

어린이집 교사의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에 대

한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결과를 

나타냈다.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이 찾을 수는 

없었다. 다만 대학생의 협동학습 내에서 협력적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 안에서 의사소통이 

매개 효과를 한다는 Park and Koh(2016)의 연구

가 있었으나 초기성인 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의

사소통과의 관계를 좀 더 파악하고, 세 변인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검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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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초기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

다. 2018년 8월에 충남, 전북 지역에서 초기성인 

학습자를 위해 마련된 의사소통 강의에 참여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160명의 설문 중 불성실한 응답과 결측치

가 많이 포함된 설문 14개를 제외한 후 설문 결

과를 분석하였으며, 회수율은 91.3%으로 나타났

다. 설문에 참여했던 146명 중 남자는 120명

(82.2%), 여자 26명(17.8%)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만 22.2세였다. 

2. 측정도구의 구성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Sherer et 
al.(1982)이 개발한 SES(Self-Efficacy Scales) 척도

를 바탕으로 Shin(2007)이 연구에 사용한 측정도

구를 사용하였다. Shin(2007)의 연구에서는 자기

효능감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값이 .86을 

나타냈다.
문제해결능력 측정을 위해서는 Lee(1978)가 개

발한 과정행동 설문(Process Behavior Survey)을 

한국어로 번안한 Woo(2000)의 측정도구를 사용하

였다. 이 측정도구는 문제의 발견, 문제의 정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고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 

실행, 문제해결의 검토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영역별로 5개의 문항,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ee(1978)에서의 해당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의 

값은 .86, Woo(2000)에서는 .89, Park(2009)의 연

구에서는 .86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서 Navran(1967)의 

PCI(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 검사를 

Moh(2001)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연구에 사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Moh(2001)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89, 이 문항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Choi(2004)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84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초기성인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과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매개

효과를 가지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4. 자료분석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AMOS22.0, SPSS22.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다음의 절차와 

같이 분석이 이루어졌다.
첫째, 독립 변인, 종속 변인, 매개 변인에 대하

여 신뢰도 분석과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측정변인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여 변수들 사이

의 관련성과 관계의 방향성을 파악하였다.
넷째, 연구에 맞는 모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

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연구에 더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였다.
다섯째,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모형

의 적합도와 연구 변인들 사이의 영향력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Ⅳ.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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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위

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간명

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의 경

우 데이터 파슬링을 통해 4개의 하위변인을 임의

로 설정하였고, 문제해결능력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5개의 하위변인으로 측정변수를 설정하

였다. [Fig.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Fig.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또한 측정변인들과 잠재변인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였고, <Table 1>와 같이 적합지수

를 확인하여 모형을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

석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판단 기준으

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근사치 오차평균 제

곱근인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1 이하 적합), 비교 적합도 지수

인 CFI (comparative fit index: .9 이상 적합), 비표

준부합치인 TLI (Tucker-Lewis Index: .9 이상 적

합)를 이용하여 측정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χ2 df CFI TLI  RMSEA

90.39* 62 .955 .944 .056

*p<.05 

<Table 1> Goodness-of-Fit Indexes for a 
confirmatory factor-analysis model  

다음으로는 설문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값을 확인

하였다. 추가적으로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통

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

고, 이와 관련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다음으로는 제안모형인 부분매개모형과 대안모

형인 완전매개모형을 경쟁하는 모형으로 설정하여 

모형 사이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이렇게 제안모

형과 대안모형을 비교하게 된 이유는 

Kelloway(1998)가 매개모형이 가장 최적의 모형인

지 확인하기 위하여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 

사이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형태동일성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부분매개모

형은 자기효능감이 의사소통을 매개변인으로 하

여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는 가

정을 사용하였다. 부분매개모형의 전반적인 적합

도 지수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부분매개모

형의 경우에  =90.387(df=62, p<.05)로 유의하였

으며 적합도 지수인 TLI=.944, CFI=.955로 적합도

는 높게 나타났다. 
다음분석단계로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대안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모

형이 지지하고 있는 부분매개의 가정을 보다 분

명하게 확인하기 위한 대안모형인 완전매개모형

을 만들기 위해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 사이

의 직접 관계를 삭제하였다.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able 3>와 같

이  =92.832(df=63, p<.01)로 유의하였으며, 
TLI=.942, CFI=.953로 높은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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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χ2 df CFI TLI  RMSEA

Partial Mediation Model 90.387* 62 .955 .944 .056

Full Mediation Model 94.832** 63 .953 .942 .057

*p<.05 **p<.01

<Table 3> Goodness-of-Fit Indexes for partial mediation model and full mediation model

Variable M SD Cronbach’s α

1. Self Efficacy 3.290 .820 .852
2. Communication Skill 3.595 .817 .820
3. Problem Solving Ability: Finding 3.779 .488 .636
4. Problem Solving Ability: Defining 3.329 .639 .620
5. Problem Solving Ability: Developing 3.544 .609 .766
6. Problem Solving Ability: Implementing 3.215 .633 .609
7. Problem Solving Ability: Checking 3.251 .646 .635

<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s, Cronbach's α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보다 근사한 차이로 

좀 더 나은 결과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대안모형

과 연구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두 모형간의 값

의 차이(⊿= 경합모형 -
연구모형) 를 통해 

모형 비교를 하였는데, 검증한 결과 의 차이는 

4.445로 자유도 1일 때 임계값인 3.84보다 크게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값과 자유도

를 비교하였을 때, 모형검증이 유의미하게 나왔

으며, 이런 경우 자유도가 낮은 부분매개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즉, 적합도 지수와   차이 비교

를 통하여 부분매개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더 적

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음 [Fig. 3]과 [Fig. 4]에서 연구모형인 부분매

개모형과 대안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제시하였

다.

[Fig. 3] Partial Medi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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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ull Mediation Model 

본 연구의 주요 변인간의 관계와 매개효과가 

어떠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에 대한 표준

화 경로계수(β), 경로계수(b), 표준오차(S.E.), t-값
(C.R.)을 검토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자기효능감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 β=.497으로 나타나 유의하면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1). 의사

소통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 β

=.266으로 나타나 유의한 정(+)적인 결과를 보였

다(p<.05).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 β=.189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위의 분석결과는 다음 [Fig.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모형분석 결과를 통한 연구변인 간

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다음 

<Table 5>와 같다. 초기성인 학습자의 자기효능

감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총효과 .322 중에서 

직접효과는 .189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을 매개변

수로 설정한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 사이의 

간접효과는 .132로 나타났다. 하지만 <Table 4>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 

사이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

졌다.

Paths Estimate The standardized 
path estimates C.R. (P)

Self Efficacy -> Communication Skill .476 .497 4.322 (.000)

Communication Skill -> Problem Solving Ability .238 .266 2.211 (.027)

Self Efficacy -> Problem Solving Ability .162 .189 1.623 (.105)

<Table 4> The standardized path estimates of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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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research model’s Path Estimates

Paths of variables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Self Efficacy -> Communication Skill -> 
Problem Solving Ability .322 .189 .132

<Table 5> Decomposition of Effects

Ⅴ. 결 론

초기성인 학습자는 사회나 조직에서 적응을 위

한 다양한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그 가운데서 

사회인으로 감당해야 하는 역량을 보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성인 학습

자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초

기성인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문제

해결능력의 구조적 모형은 적절한지, 그리고 자

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

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도출

하였다.
이를 위해 변인들 간의 구조 관련 측정 모형, 

구조모형, 대안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형와 구조

모형, 대안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수용 기준을 상

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조모형에 포함된 

경로 가운데 초기성인학습자의 자기효능감에서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에서 문제해결능력은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연구변인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총효과를 확인하였

고, 이를 통해 의사소통능력이 자기효능감과 문

제해결능력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초기성인학습자

는 문제해결능력이 높으며 그 가운데 의사소통능

력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결론

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문

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를 증명한 Kim and Byun(2019)의 연구 및 

Cho(2018)의 연구를 찾아 볼 수 있었다. 또한, 자

기효능감과 의사소통(Choi, 2019; Han et al., 
2015; Kim and Moon, 2019)의 결과들이 있는데,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발생되는 의사소통능력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문제해결능력에 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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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한 Park and Koh(2016)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초기성인 학습자가 처음

으로 직면하게 될 사회경험에서 자기효능감을 높

일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동기부여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신입사원교육과 직원 

OJT에서 본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교육, 취업 교육이나 직장 내 

신입사원교육, 보수 교육 시 의사소통능력과 문

제해결능력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교과목 구성과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 
초기성인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많으

나 실제 그러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나 교육체계, 정서적 지원 등이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다. 초기성인 시기에 좀 더 현장과 

학습과의 괴리를 없애고 실제 필요한 의사소통능

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학습하고 적용해 보는 과정

이 진행된다면 조직 혹은 직장 내에 적응력을 높

이고 업무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충남, 전북의 일부 초기

성인 학습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결과

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후속연구는 

초기성인 학습자들에 대한 전국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제언한다.  또한 초기성인학습자들에 대

한 업무 및 조직 적응을 단순히 기업이나 조직의 

몫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사점

을 제공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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