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FM SE, 35(6), pp. 1042~1057, 2023.                                                                www.ksfme.or.kr
수산해양교육연구, 제35권 제6호, 통권126호, 2023.                       https://doi.org/10.13000/JFMSE.2023.12.35.6.1042

- 1042 -

Ⅰ. 서 론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생들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용빈도가 급증하였다. 오

온라인 교육에서 플랫폼과 학습자 특성, 지각된 유용성, 
학습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재한 중국인 

유학생을 연구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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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how learner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platform attributes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using online educational platforms impact learning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perceived usefulness. The summarized analysis results based on research hypotheses 
are as follows. First, how do learner characteristics and online education platform characteristics affect 
learning satisfaction? "The subject's learner characteristic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learning satisfaction (β=0.395, p<0.001), and the education platform characteristic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β=0.17, p<0.05).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useful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r characteristics and learning satisfaction was 0.676, and the indirect effect was 0.131 
through perceived usefulness of Chinese students. Third, "What is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useful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education platform characteristics and learning satisfaction?" 
showed that the value of education platform characteristics directly affects learning satisfaction was 0.481, 
and the indirect effect was 0.112. Fourth, as a result of verifying "How does learning satisfac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using online education platforms affect academic achievement?" it was found that 
learning satisfac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β=0.162, 
p<0.05). Through research, online education platforms should provide a variety of learning tools along with 
customized education that reflects learners' individual learning styles and language skills, and contribute to 
continuous improvement of platform performance by regularly measuring interactive lectures, task feedback 
systems, time management tools, and user satisfaction.

Key words : Education platform, Learner characteristics, Perceived usefulness, Learning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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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인 수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여러 국가와 

지역은 FaceTime, Zoom, Skype 등 플랫폼을 이용

해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며,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중국의 온라인 교육 플랫

폼은 대학 MOOC(慕课), 텐센트수업(腾讯课堂), 
지혜나무(智慧树), 위챗라이브(微信直播), 왕이공

개수업(网易公开课)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대학 MOOC와 왕이공개수업 플랫폼은 대학의 실

제 강의 과정을 녹화하여 강의자료와 함께 플랫

폼에서 제공하고 있다(Huang et al., 2020). 이러한 

방식을 통해 대학생들은 학교의 정규과목 시간에 

이해가 부족한 지식에 대한 보충학습 및 복습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학문의 목적으로 한국의 대학 및 대학원

에 입학하는 외국 유학생 수는 2021년 교육부 교

육통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120,018명에 이른다. 
전체 유학생(학위 비학위 과정 포함) 중 중국인 

유학생의 비율은 67,348명으로, 44.2%에 이르며 

이는 전년 대비 0.6% 상승한 수치이다(Hong et 
al., 2023). 이런 배경에서 대면수업 환경 중 외국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학업

성취도나 수업 만족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Nam et al., 2022). 해외에서의 학업을 진행하는 

유학생들은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에 부딪히

며, 특히, 그들은 수업과정에서의 언어 불안(Na, 
2019), 학업스트레스(Hou et al., 2022), 그리고 대

학생활적응 문제(Hong et al., 2023) 등으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일부 유학생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

하기 위해 중국어 또는 한국어 온라인 교육 플랫

폼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의 장점에 대해 Li and Asante(2021)
는 온라인 교육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이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온라인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속도와 스

타일에 맞춰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즉, 학생들

은 자신의 학습속도에 맞춰서 수업을 듣고, 복습

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대면수업에서 경험하

기 어려운 이점이다(Demuyakor, 2020). 외국 유학

생들이 모국어나 외국어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학습하는 것은 대면 수업보다 이해도를 높

이며, 학교의 정규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 예습하면 수업을 더 잘 따라갈 수 

있다(Komolafe et al., 2020). 언제든지 어디서든 

학습이 가능하며 접근성이 우수한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활용한 모바일 플랫폼

은, 학습의 필요성을 인지하나 외국어 능력의 부

족으로 인해 학습을 진행하기 어려운 유학생들이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학습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습만족과 학업

성취는 학업성과의 변인으로써, 유학생 교육이슈

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다(Kim et al., 
2022; Zhang et al.,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유학

생들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이용하여 학습하

고, 학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Jeong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강의만족도에 학습자 특성이 중요한 선행변

수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Noh(2014)은 교

육용 플랫폼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상호작용성, 
플랫폼의 명성, 플랫폼의 규모, 품질 등 플랫폼의 

특성이 교육 내용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학습자 

수용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특성과 플랫폼의 특성을 

통해 이러한 변인이 유학생들의 학습결과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학

습자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사용할 때의 기술

수용정도가 최종 학업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Jeong and Cho, 2011). Togaibayeva et 
al.(2022); Daneji et al.(2019)은 기술수용이론

(TAM)모델 중 '지각된 유용성'이 e-러닝 및 모바

일·스마트 러닝에서의 학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하였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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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 플랫폼 특성은 학습만족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습자 특성은 학습만족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셋째, 학습자 특성과 학습만족도의 영향관계에

서 지각된 유용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넷째, 온라인 교육 플랫폼 특성과 학습만족도

의 영향관계에서 지각된 유용성의 매개효과는 어

떠한가?
다섯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학

생의 학습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교육 플랫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갖는 강점은 대면 교육 

보다 풍부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Kang, 2011). 대면 교육에서는 교재 중심으로 자

료가 제공되지만 비대면 교육은 멀티미디어의 매

체적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제공

하고, 학습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Elsharief and 
Mohamed(2021)의 연구에 따르면, 인쇄 자료에서 

제공되는 정보 보다 빠르게 업데이트되어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습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공

간에서, IT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콘텐츠는 주기

적으로 업데이트된다. Sobaih et al.(2022)은 온라

인 교육 플랫폼은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참

여하여 구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면수

업이 주로 교수자에 의해 주도되는 반면, 비대면 

수업은 교육 프로그램 설계자, 웹 디자이너, 시스

템 관리자, 콘텐츠 제작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다.  
교육 플랫폼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인 

Kim(2014)는 교육 플랫폼 특성 요인으로 상호작

용성, 교육콘텐츠의 품질, 인지된 유용성, 
e-Learning 브랜드의 명성, 만족도, 그리고 수강의

도를 선정하였다. Im(2015)은 상호작용성, 교육 

플랫폼의 명성, 규모, 품질을 특성요인으로 제시

하였다. Oh(2016); Kim(2022)의 연구에서는 비대

면 교육 플랫폼의 특성을 강사역량, 콘텐츠 품질, 
시스템 품질로 보고자 하였다. Joo and Kim(2007)
의 연구는 비대면 교육 플랫폼 특성으로 상호작

용, 편리한 학습공간 및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학습경험의 제공을 강조하였다. 온라인 교육 플

랫폼 특성과 관련하여 콘텐츠 중요성, 시스템 품

질, 강사역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들은 

다수에 이른다. 학습내용과 함께 영상 및 멀티미

디어와 같은 학습 보충자료의 중요성을 비대면 

교육에서 제시하였다(Kim, 2007; Kim, 2022; EI 
Mhouti et al., 2017). Park(2006), Lee et al.(2008), 
Baber(2021)는 교육 플랫폼 시스템 품질의 중요성

을 제시하였고, 강사역량의 중요성과 학습내용 

전달 과정의 안정성 및 지속성 또한 중요한 요인

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 특성을 강사역량, 
콘텐츠 품질, 그리고 시스템 품질로 분석하고자 

한다.
교육 플랫폼 특성, 지각된 유용성과 학습만족

도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로는 Mei and Lee(2022)
이 중국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인터넷 교

육 플랫폼의 교사 특성, 콘텐츠 특성, 그리고 플

랫폼 특성이 학습만족도와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분석결과, 상

호작용성과 같은 플랫폼 특성을 제외하고, 기술

특성과 사용 편의성이 모두 학습만족도에 대해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Zanuddin et al.(2021)은 기술수용이론(TAM)을 

이용해 교육 플랫폼 특성이 플랫폼에 대한 지각

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Huang(2021)은 온라인 영어 교육 플랫폼

의 시스템 품질과 콘텐츠 품질이 학습자들의 학

습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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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 & Song(2021)은 교육 플랫폼 특성, 지각된 

유용성, 학습만족도, 그리고 지속적인 사용의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교육 플랫폼 특성이 학

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교

육 플랫폼 특성, 지각된 유용성, 학습만족도가 지

속적인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학습자 특성

일반적으로 학습자 특성에는 성별, 나이, 학년, 
직업, 동기, 성취 수준, 능력, 학습 스타일 등이 

포함된다. 학습자 각자는 정보를 처리하고, 그 과

정을 통해 의미를 형성하며, 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에서 개인차를 보인다(Shin and 
Shin, 2009). 이런 개인차 특성들은 학습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학습자원과 적극적인 

학습태도를 갖춘 학습자에게는 온라인 학습이 효

과적인 학습경험이 될 수 있다(Choi,2022). 따라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 

환경에 비해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에 대해 더 깊

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연구배경으로 학습자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Kim et al.(2022)은 원격교육의 수업참여와 학습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측 변수로서 학습

자 특성(그릿, 자기효능감, 과제가치)을 설정하였

고, 원격 수업참여도가 학습자 특성과 학습만족

도 사이의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였다. Lee(2011)과 Im(2015)은 학습자 특성과 

원격 교육 플랫폼 특성이 학습효과(학업 성취도, 
학업 만족도)에 미치는 과정에서 학습목표 지향

성, 자기주도적 학습, 컴퓨터 자기효능감 등의 하

위 요인을 고려하였다. 여기서, 학습목표 지향성

은 개인이 주어진 활동에서 새로운 것을 이해하

거나, 자신의 능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얼마

나 노력하는 정도이다(Bempechat et al., 1991). 자

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자의 의지에 따라 학습참

여, 학습 목표설정, 사용할 학습 프로그램의 선택 

및 학습평가 등 학습의 전 과정을 자발적으로 결

정하는 학습방식이다(Schweder and Raufelder, 
2021). 컴퓨터 자기효능감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

음이나 기대감을 의미한다.
학습자 특성, 지각된 유용성과 학습만족도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Lee and 
Lee(2013)은 스마트 교육환경에서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요인으로서 몰입, 상호작용, 
지각된 유용성을 설정하였다. 또한, 학습자 특성

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 수용성, 외향성, 매체

활용성을 외부요인으로 설정한 연구 모델을 구축

하였다. 연구결과, 학습자 특성은 학습만족도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

하였다. Kim et al.(2022)은 디자인 및 콘텐츠 전

공 실습과목의 원격수업 학습만족도 향상을 목표

로, 수업 참여와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

습자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학습

자 특성 하위요인인 그릿, 자기효능감, 과제가치

가 모두 학습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냈다. Jo et al.(2022)은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강좌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환경적 요인), 이러닝 효능감(학습자 요

인), 교수실재감(교수자 요인)이 학습만족도를 통

해 학습 지속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은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학습 지속의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

하였다.

3.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

함으로써 업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개인

적인 믿음의 척도이며, 또는 해당 서비스를 수용

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

도를 의미한다(Davis, 1989). Davis는 기술수용모

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에서 지각된 유용

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사용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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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ease of use)을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

였는데, 이 모델은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수용하

는 과정의 영향 요인을 설명한다. 지각된 유용성

은 사용자가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업무성과나 수행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믿음을 의

미하며, 이 개념은 학습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

다(Joo et al., 2010). 학습자가 온라인 교육 플랫

폼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학습이 자신에게 의미

가 있다고 지각하면,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

게 되며, 이는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

라서, 지각된 유용성은 학습 만족도 및 성취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Kim 
and Lim, 2017). 

많은 연구자가 지각된 유용성을 매개변수 또는 

독립변수로서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있다. Kerman et al.(2022)은 대학원 동료 간의 피

드백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만족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Togaibayeva et al.(2022)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외국어를 학습하는 학생의 지각된 유용성이 

학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Song et al.(2009)은 모바일 학습을 통한 

영어 학습에서, 학습 환경이 학습만족도와 학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지각된 유용성이 긍

정적인 매개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4.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

학습만족도는 학습자가 수업에서 제공된 학습 

내용이나 방법 등이 학습기대에 부합하는지에 대

한 학습자의 평가를 의미한다(Check and Wong, 
2015). 이는 학습 상황이나 학습 성과에 대해 학

습자가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정도를 나타내며, 
학습자의 계속적인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Elliott and Healy, 2001). 학업성취도는 학생들

이 학업을 통해 얻은 발전 수준을 의미한다(Noe 
and Schmitt, 1986). Li et al.(2023)에 따르면, 학업

성취도는 단순히 교과목 성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특성, 학습과제의 종류, 성실함, 
그리고 교사의 교수방식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

작용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온라인 교육에서는 

학습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학습만족도를 주요 변

인으로 사용한다(Kim and Lee, 2021). 특히, 온라

인 수업 환경에서는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

습을 수행해야 하므로, 새로운 매체와 교수방법

에 대한 선택과 수용에 학습만족도가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Zhao et al., 2022). 학습만족도는 학

습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학습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학습효과

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성과 지표로 간주된다. 
또한 학습만족도는 학업성취도와 학업 지속의향

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Basith et al., 2020).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Yavuzalp and Bahcivan(2021)의 연구는 

대학생들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학습할 

때의 학습준비능력, 자기조절능력, 학습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yeon et al.(2021)의 연구

는 대학의 온라인 튜터링 학습환경에서 교수실재

감이 학업성취도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습환경의 교수실재감은 

튜티의 학습활동 하위영역인 학습관리에서 유의

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학업성취도는 학습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 플랫폼을 사용하는 중국 유학생의 학습자 

특성과 교육 플랫폼의 특성이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서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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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교육 플랫폼 특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교육 플랫폼 특성은 학습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학습자 특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학습자 특성은 학습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학습자의 지각된 유용성은 학습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학습자 특성과 학습만족도 간의 영향관

계에서 지각된 유용성은 매개효과를 작용

할 것이다.
가설 7: 교육 플랫폼 특성과 학습만족도 간의 영

향관계에서 지각된 유용성은 매개효과를 작

용할 것이다.
가설 8: 학습자의 학습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대상 및 표집

본 연구에서는 교육 플랫폼이 온라인 공개수업 

플랫폼을 의미한다. 온라인 공개수업은 웹 서비

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참여적, 거대규모

의 교육을 의미한다. 비디오나 유인물, 문제집이 

보충 자료가 되는 기존의 수업들과는 달리, 온라

인 공개수업은 인터넷 토론 게시판을 중심으로 

학생과 교수, 그리고 조교들 사이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 지역에서 온라인 교육 플랫

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중국 유학생으로 선정

하였다. 표본 추출은 비확률적인 표본추출법 중 

판단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위챗(Wechat)을 통해 

온라인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5월 30일까지 총 400부를 배

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357부(회수율 

89.3%)이었다. 이 중 21부는 성실하게 기입되지 

않아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336부를 분석에 활

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

음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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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Division N/(%) Characteristics Division N/(%)

Gender
Male 194(57.7%)

Age

Less than 20 years old 35(10.4%)

Female 142(42.3%) 20s 260(77.4%)

Major filed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66(23.4%) More than 30 years old 41(12.2%)

Natural science 117(41.5%)

Degree

College 182(54.1%)

Engineering 31(11.0%) Graduate 
school

Master’s 50(14.9%)

Art, music, physical 47(16.7%) Ph.D 104(31.0%)

Undetermined 21(7.4%)

Study Abroad

Less than 1 years 49(14.6%)

Daily 
education 
platform 

usage time

Less than 1 hours 69(20.5%) 1 to 2 years 145(43.2%)

1 to 2 hours 127(37.8%) 2 to 3 years 109(32.4%)

2 to 3 hours 84(25%) More than 3 years 33(9.8%)
More than 3 hours 56(16.7%)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N=336)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교육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의 학습자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Lee(2010), Lee(2015)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반으로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총 23개의 항목으

로 구성되었다. 이 측정 도구는 학습목표지향성

(도전적인 과업 수행, 어려운 과제 완수, 새로운 

것의 학습 기회, 능력 범위의 확장, 문제 해결법

의 시도 등) 9문항, 자기주도적 학습(학습시간, 
학습콘텐츠, 학습욕구, 학습의 효율성, 학습을 통

한 개인적 성장)5문항, 그리고 컴퓨터 자기효능감

(컴퓨터 숙련도, 검색엔진의 효과적 활용, 온라인 

게시판 활용, 파일의 업로드/다운로드, 모바일 기

기에 대한 친숙도 등)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도구는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도구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는 0.93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육 플랫폼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은 Kim 

et al.(2022), Kim(2023)등의 연구에서 검증한 문항

을 토대로 선정한 강사역량(강의 내용, 강의 속

도, 질문에 대한 피드백, 훈련생의 자신감, 전문 

지식 등) 8문항과 콘텐츠 품질(적시성, 충분한 정

보, 정확하고 일관성, 최신 트랜드의 반영, 원하

는 업무에 적합성) 5문항, 시스템품질(손쉬운 사

용, 안정적 운영, 적절한 응답속도, 요청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처리 등) 7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1
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해당하는 5점 Likert 척도

로 측정되었다. 본 도구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0.944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

였다.
지각된 유용성의 측정항목은 Ha and Lee(2017), 

Crespo et al.(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3문항(효율성, 유용

성, 용이성)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

각된 유용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도구의 신뢰

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0.907로 매우 높은 신

뢰도를 보였다.
학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은 Kim(2022)

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토대로 중국 유학생

에게 적합하도록 측정항목을 보완하여 6문항(선
생님의 전문성, 학습 목표의 실현, 교수방법의 다

양성 , 이론과 실천의 결합, 연습 과제의 수행, 내

용 구조의 실용성)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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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학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다. 본 도구의 신

뢰도계수인 Cronbach’s α도 0.93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대부분의 대학생 

학업성취도 연구에서 사용하는 직전 학기 학점평

균(GPA)을 사용하며, 연구 대상의 평균 평점

(GPA)은 4.5점 만점이다(Lee, 2023). 또한, Seo, 
Kim(2022)에서 제시하는 측정항목 “직전 학기에 

배운 내용을 잘 파악한다”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교육플랫폼을 사용한 학과목의 점수 평점을 

2.5 미만은 1점, 2.5~3.0 미만은 2점, 3.0~3.5 미만

은 3점, 3.5~4.0 미만은 4점, 4.0이상은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문항의 응답방식도 Likert 5점 척도(1='전
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

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는 

0.849이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26.0과 AMOS 24.0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

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는 빈

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왜도, 첨도 등을 활

용하였다. 둘째,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셋째, 
주요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최

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한 구조방

정식을 사용하여 측정모형 검증 및 구조모형 분

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의 매개효

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

을 사용하였으며, 팬텀 변수를 활용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 과정을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주요변수인 학습자 특성, 교육 플

랫폼 특성, 지각된 유용성, 학습만족도, 학업성취

도의 평균점수는 각각 3.079점(±0.968)에서 3.547
점(±0.871), 3.360점(±0.968)에서 3.454점(±1.125),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➀ ➁ ➂ ➀ ➁ ➂
1. Learner 

Characteristics

➀ 1
➁ .403** 1
➂ .386** .301** 1

2. Education 
Platform  
Characteristics

➀ .374** .304** .360** 1
➁ .368** .308** .339** .507** 1
➂ .510** .398** .398** .402** .454** 1

3. Perceived Usefulness .410** .289** .284** .308** .233** .299** 1
4. Learning Satisfaction .439** .484** .253** .352** .373** .420** .379** 1
5. Academic Achievement .517** .450** .464** .377** .382** .444** .395** .380** 1

Mean. 3.547 3.523 3.079 3.360 3.407 3.454 3.657 3.520 3.095
SD. .871 .956 .968 .968 .922 1.125 1.204 1.108 1.049

Skewness -.244 -.458 .114 -.162 -.242 -.246 -.475 -.254 .086
Kurtosis -1.011 -1.014 -1.079 -1.196 -1.201 -1.395 -1.043 -1.329 -.720

** p<.01

<Table. 2> Correlation among variabl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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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7점(±1.204), 3.520점(±1.108), 3.095점(±1.049)
이었다. 또한, 주요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

은 각각 -0.475에서 0.114, -1.395에서 -0.720으로 

나타나며, 이는 정규성 충족 기준인 왜도의 절댓

값이 2 미만, 첨도의 절댓값이 7 미만(Curran et 
al., 1996)에 속하므로 본 연구 자료의 정규성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Table 2>).

2. 전체 측정모형 평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

하여 측정모형의 평가를 진행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표는 <Table 3>과 같다. χ2=290.839, 
TLI=0.941, CFI=0.955, RMR=0.073, RMSEA=0.073
로 나타났다. 이 중 표본 수에 민감한 χ2를 제외

한 모든 적합도 지표가 기준값(TLI, CFI: .90 이상, 
RMR, RMSEA: .05 이하 우수; .05~.08 어느 정도 

우수)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Noh, 2019). 

Index  χ2 df  χ2/ df TLI CFI RMR RMSEA

Model 290.839
(p=.000) 105 2.770 .941 .955 .073 .073

<Table 3> Goodness-of-fit index of measurement model

Variable Std. Unstd. S.E. C.R. AVE CR

Learner 
Characteristics

LC1 .738 1.000 - -
.569 .799LC2 .782 1.036 .108 9.563

LC3 .743 .952 .107 8.933

education 
Platform  

Characteristics

EPC1 .961 1.000 - -
.795 .920EPC2 .943 1.030 .046 22.613

EPC3 .756 .579 .064 9.056

Perceived 
Usefulness

PU1 .931 1.000 - -
.768 .909PU2 .835 .903 .043 20.980

PU3 .861 .971 .045 21.799

Learning 
Satisfaction

LS4 .832 .785 - -
.665 .856LS5 .796 .772 .036 21.183

LS6 .818 .820 .036 22.548
Academic 

Achievement
AA1 .994 1.000 - -

.766 .865
AA2 .738 .744 .054 13.759

<Table. 4>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Latent variable 1. 2. 3. 4. 5.
1. Learner Characteristics .754
2. Education Platform  Characteristics .587** .892
3. Perceived Usefulness .429** .333** .876
4. Learning Satisfaction .514** .454** .379** .842
5. Academic Achievement .628** .477** .395** .380** .875
** p<.01

<Table. 5> Results of discriminant validit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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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중타당

도와 판별타당도를 평가하였다(<Table 4>). 집중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적재량은 0.738에서 

0.994(기준값 .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AVE(평균

분산추출)는 0.569에서 0.795(기준값 .5 이상)로 

나타났으며, 또한, C.R(개념신뢰도)는 0.799에서 

0.936(기준값 .7 이상)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표가 

기준값을 충족하여 집중타당도가 충분히 확보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3. 구조모형 평가 및 가설검증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able 6>과 같

다. χ2=312.456, TLI=0.937, CFI=0.950, RMR=0.078, 
RMSEA=0.075로, 표본수에 민감한 χ2을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값(TLI, CFI: .90 이상, 

RMR, RMSEA: .05 이하 우수; .05~.08 어느 정도 

우수)를 충족하여 연구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

다(Noh, 2019).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결과<Table 
7>, 대상자의 학습자 특성은 지각된 유용성(β
=0.501, p<0.001) 및 학습만족도(β=0.395, p<0.001)
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

으며, 교육 플랫폼의 특성은 지각된 유용성(β
=0.552, p<0.001) 및 학습만족도(β=0.176, p<0.05)
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

다. 또한 대상자의 지각된 유용성은 학습만족도

(β=0.169,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대상자의 학습만족도는 학업성취

도(β=0.162, p<0.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dex  χ2 df  χ2/ df TLI CFI RMR RMSEA

Model 312.456
(p=.000) 108 2.893 .937 .950 .078 .075

<Table 6> Fit index of the research model

Path β B S.E. C.R. P pass or not
H1 Platform  Characteristics → Perceived Usefulness .552 1.113 .142 5.559 .000*** pass
H2 Platform  Characteristics → Learning Satisfaction .176 .144 .071 2.156 .029* pass
H3 Learner Characteristics → Perceived Usefulness .501 1.078 .154 6.989 .000*** pass
H4 Learner Characteristics → Learning Satisfaction .395 .727 .149 4.891 .000*** pass
H5 Perceived Usefulness → Learning Satisfaction .169 .144 .055 2.632 .008** pass
H8 Learning Satisfaction → Academic Achievement .162 .190 .076 2.503 .012*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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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Path coefficient of the research model

Path Direct Indirect Total S.E. 95% Confidence  interval pass or not

H6
Learner Characteristics→
Perceived Usefulness→
Learning Satisfaction

.676 .131 .807 .736  .662~ .951 pass

H7
Learner Characteristics→
Perceived Usefulness→
Learning Satisfaction

.481 .112 .593 .636  .468~ .718 pass

<Table 8> Mediating effec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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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생들의 학습자 특성과 교육 플랫폼 

특성이 학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지각된 유용성

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 검증 결과

는 <Table 8>에 제시되었다. 부트스트래핑 방법

을 활용하여 지각된 유용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국 유학생의 학습자 특성이 학습만족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값은 0.676이며, 간접

효과는 중국 유학생의 학습자 특성이 지각된 유

용성을 통해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값이 

0.131로 나타났다. 또한, 95% 신뢰구간에서 직접

효과 값과 간접효과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매

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확인되었다. 따

라서 중국 유학생들의 학습자 특성과 학습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유용성이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교육 플랫폼 특성과 중국 유학생의 학습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유용성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 플랫폼 특성이 

학습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값은 

0.481이며, 간접효과는 교육 플랫폼 특성이 지각

된 유용성을 통해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값이 0.112로 나타났다. 또한, 95% 신뢰구간에서 

직접효과 값과 간접효과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

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 밝혀졌

다. 이를 통해 교육 플랫폼 특성과 학습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유용성이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플랫폼을 

사용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학습자 특성과 교육 

플랫폼 특성이 어떻게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 학

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앞에 <Fig. 1>과 같이 

설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가설의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연구문제 1인 “교육 플랫폼 특성은 학습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연구문제 

2인 “학습자 특성은 학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한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학습자특성은 학습만족도(β=0.395, 
p<0.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

쳤으며, 교육 플랫폼 특성은 학습만족도(β=0.176, 
p<0.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

쳤다. 이는 Lee and Lee(2013), Chen and Song 
(202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학습자 특성의 경

우, 연구결과는 학습목표지향성, 자기주도적 학

습, 컴퓨터 자기효능 등 특성이 온라인 학습의 

만족도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온라인 교육 플랫폼 특성도 학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플랫폼의 강사역량, 사용자 친화

적인 디자인, 안정적인 기술 지원, 다양한 학습자

료 제공 등이 학습자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소임

을 보여준다.
둘째, 연구문제 3인 “학습자 특성과 학습만족

도의 영향관계에서 지각된 유용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를 검증한 매개결과를 살펴보면, 중국 

유학생의 학습자 특성이 학습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값은 0.676이며, 간접효과는 중국 

유학생의 학습자 특성이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값이 0.131로 나타

났다. 또한, 95% 신뢰구간에서 직접효과 값과 간

접효과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교육 플랫폼 제

공자들과 교육자들에게 유학생들이 지각하는 유

용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교육 방식

에 적용해야 함을 보여주고 학습자 특성에 따른 

학습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Togaibayeva 
et al., 2022). 

셋째, 연구문제 4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 특성

과 학습만족도의 영향관계에서 지각된 유용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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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는 어떠한가?”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

면, 교육 플랫폼 특성이 학습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값은 0.481이며, 간접효과는 교육 

플랫폼 특성이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 학습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값이 0.112로 나타났다. 또한, 
95% 신뢰구간에서 직접효과 값과 간접효과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특성에는 강사의 역

량, 콘텐츠 품질, 그리고 시스템 품질 등이 포함

될 수 있다(Oh, 2016; Kim, 2022). 이러한 특성들

이 유학생들의 학습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자들과 교육자

들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플랫폼의 특

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학습자가 느끼는 플

랫폼의 유용성을 높이는 것은 학습만족도를 높이

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넷째, 연구문제 5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이

용하는 유학생의 학습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

면, 학습만족도는 학업성취도(β=0.162, p<0.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Yavuzalp and Bahcivan 
(202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교육 플랫폼의 사

용자 경험을 최적화하고 학습만족도를 높이는 것

이 최종적으로는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교육 플

랫폼 개발자와 교육자들은 유학생들이 더 효과적

으로 학습하고,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달성하도

록 도울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분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습자 특성의 하위

요인에서 보면, 학습목표지향성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진도와 목표달성 정도를 스

스로 확인하며, 자신만의 학습 스케줄을 짜고 지

키도록 해야 된다. 자기주도적 학습습관 형성하

여, 컴퓨터 자기효능 향상시킨다. 둘째, 학습 플

랫폼이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각각의 유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습스

타일, 언어능력, 그리고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화 해보면, 교육 플랫폼은 학습자의 초기학

습결과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추

천해야 한다. 더불어, 다양한 언어배경을 가진 유

학생들에게 언어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보장한다(Demuyakor, 2020). 
셋째,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다

양한 학습자원 및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

다. 플랫폼 시스템 측면에서는 인터랙티브한 강

의, 과제 피드백 시스템, 시간관리도구, 그리고 

공동학습공간 등이 포함되어, 이들은 학습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또한, 사용자 친화

적인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

는 사용자가 직관적이며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Huang et al., 2020). 유학생들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쉽게 찾고, 강의를 수강하고,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플랫폼 시스템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

지막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플랫폼 사용자

들의 학습만족도와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 플랫폼의 성능을 평가하며 개선

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교육 플랫

폼은 학습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학습자의 학

습 경험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각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개별

적인 특성과 기능에 대해 더욱 심도있게 탐구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문헌 연구와 

결합을 통해 플랫폼의 사용성, 사용자 인터페이

스, 콘텐츠품질, 그리고 지원서비스 등을 보다 상

세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

습자 특성, 온라인 교육 플랫폼 특성, 지각된 유

용성 등의 변인을 고려했지만, 이 외에도 중국 

유학생의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

된다. 예를 들어, 자기효능감, 언어불안, 대학생활

적응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변인들을 새로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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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모형에 추가하겠다. 이러한 방향의 연구를 통

해, 중국 유학생들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더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학습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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