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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아교사들의 

테크놀로지 활용의도 관련변인 간의 관계 규명

An Investigation of the Predictability of Variables Related to 
Kindergarten Preservice Teachers’ Technology Intention to Use

정애경*, 홍유나**, 강정진***

Ae-Kyung Chung*, Yu-Na Hong**, Jeong-Jin Kang***

요  약  본 연구는 비유아교사들의 테크놀로지 활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테크놀로지에 한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

각된 유용성, 테크노스트 스 변인들 간의 측력을 규명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비유아교사 교육을 

받고 있는 64명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 연구결과 첫째,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테크노스트 스에 부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유용성은 테크놀로지 활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 테크노스트

스는 테크놀로지 활용의도에 부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비유아교사들이 테크놀로

지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테크노스트 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 사용에 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주

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테크놀로지가 유아교육환경에서 유용한 교수학습매체로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략들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dictability of variables among technology easy to use, 
perceived usefulness, and technostress that had impacts on kindergarten preservice teachers’ technology intention to 
use. For this study, the survey data collected by 64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the kindergarte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were analysed by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as follows. 
First, technology easy to use significantly affected perceived usefulness. Second, technology easy to use negatively 
affected technostress. Third, perceived usefulness significantly affected technology intention to use while technostress 
negatively affected it. From this results, it is revealed that various technology training opportunities would be 
provided for improving preservice teachers’ technology intention to use and lessing preservice teachers’ technostress. 
Furthermore, effective teaching-learning strategies for utilizing technology as an educational media should be 
developed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al environment. 

Key Words : technology easy to use, perceived usefulness, technostress,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 technology 
intention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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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 융ㆍ복합시 에 어들면서 첨단 테크놀로지

의 발달은 우리의 일터, 교육, 생활 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기업에서는 모바일을 통한 자결재는 

물론이고 원격의 거리에서도 업무가 가능한 스마트워크 

등이 실시되고 있고, 교육분야에서는 디지털교과서를 개

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4차산업 명의 키워드로 주목

받고 있는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증강 실 등을 이용한 

미래학교 구축 등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고하고 있

다.
[1] 최근 유아교육분야에서도 ㆍ유아 상의 콘텐츠

가 다량 출시되고 있으며 련 모바일 앱의 수도 2013년 

4,700여개에서 2배가량 늘어났다고 보고되고 있다.[2]

이러한 변화 속에 유럽에서는 유아의 ICT의 활용이 

유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문해력과 수리력 등 인지발달

에 도움을 다는 정 인 해석과 함께 ICT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스마

트교육의 확산으로 유아교육 장에서의 교수학습방법

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 이다.[3] 교사들의 컴

퓨터 사용에 한 태도나 사용경험, 연수경험 등과 같은 

특성이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4]

를 고려해볼 때 유아교육 장에서도 유아교사들의 효과

인 테크놀로지 활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

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테크놀로지 활용의도는 Fishbein과 Ajzen의 합리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5]과 Davis

의 기술수용모형(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6]에 제시된 수용의도와 같은 맥락의 개념으로 교

사가 테크놀로지를 극 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설명할 수 있다. 테크놀로지 활용의도를 높이기 해 테

크놀로지에 한 개인의 정  태도를 강조해온 선행연

구들에서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이 요한 

변인이 되고 테크노스트 스가 부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Davis의 기술수용모형(TAM)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한 활용의도를 설명하기 해 리 사용되고 있다. 이

를 통해 지각된 사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 지각

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이 활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임이 밝 졌다. TAM은 최근 교사들

을 상으로 디지털교과서  컴퓨터 등 다양한 테크놀

로지 활용의도를 설명하기 해 리 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지각된 사용용이성을 테크놀로지를 이용

할 때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 지각된 유용성을 특정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것이 비유아교사의 학습 성취나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

라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여 테크놀로지 활용의도와의 

계를 규명하고자 하 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생활

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장 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

에게 심리  부담을  수도 있기 때문에
[7] 테크놀로지에 

한 두려움이나 긴장감과 같은 테크노스트 스가 테크

놀로지 활용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테크

노스트 스를 비유아교사들이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

에 해 느끼는 심리  부담감으로 정의하고 테크놀로지 

활용의도를 측하는 변인으로 상정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형에서 제시되고 있

는 테크놀로지에 한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

성과 비유아교사들의 테크노스트 스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 살펴 과 동시에 이러한 요인들이 최근 교

육 환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테크놀로지 활용의도에 미치

는 향력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과의 관계

지각된 유용성은 지각된 사용용이성과의 계에서 정

임을 나타냈는데 TAM에서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

된 유용성은 인지  신념변수로써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의 선행변인으로 설명된다. 기술 비도와 

수용모형을 결합시킨 기술 비도와 수용모형(TRAM: 

Technology Readiness and Acceptance Model)에서도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과의 계도 TAM에

서와 계와 동일하 다.[8][9]

2.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테크노스트레스와의 관계

테크노스트 스는 Brod가 처음 제시한 것으로 컴퓨터

를 사용한 업무처리과정에서 컴퓨터 사용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개인이 갖게 되는 심리  압박감을 의미한다.[7] 

본 연구에서는 테크노스트 스를 비유아교사들이 테

크놀로지활용 수업에 한 비와 운 에 있어 느끼는 

심리  부담감의 정도로 정의한다. 이러한 테크노스트

스와 련하여 Kay의 연구를 살펴보면 비 등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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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명을 상으로 컴퓨터 활용에 한 연수를 시행한 후 

컴퓨터에 한 지식과 컴퓨터 불안감을 측정한 결과, 컴

퓨터에 한 지식이 비 등교사의 컴퓨터 불안감을 

유의하게 측하 고 수업  컴퓨터, 인터넷, 워포인

트 등 소 트웨어 활용방법을 습득함으로써 테크놀로지

의 사용이 용이함에 따라 컴퓨터 불안감이 낮아진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10]

3. 테크롤로지 활용의도 관련 영향변인 간의 

   관계

테크놀로지 활용의도와 련된 변인으로 지각된 유용

성과의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생과 직장인 등 

성인 스마트폰 사용자 151명을 상으로 한 이지은, 신민

수[11]의 연구에서 지각된 유용성이 테크롤로지 활용의도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철 , 윤

성 , 우원[12]은 개선된 기술수용모형을 이용한 모바일 

인터넷 활용의도를 연구한 결과 지각된 유용성을 높이 

지각할수록 인터넷 활용의도가 높아짐을 설명하 다. 

한 교육환경에서도 서순식[13]이 기술수용모형을 확장하

여 교사의 디지털교과서 수용과 사용의도를 결정하는 주

요변인들을 규명하는 연구에서 교사의 지각된 디지털교

과서 용이성은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지각

된 유용성은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고 보고하

고 있고, Brown과 그의 동료들[14]의 연구에서도 정보기

술의 유용성을 높게 지각한 사용자가 수용의도도 높게 

나나내고 있음을 검증하 다.  객의 기술 비도가 

증강 실 기술수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정남호, 이

애, 구철모[15]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이 증강 실 

어 리 이션 활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 다. 기술 비수용모형(TRAM)의 이론  기반

을 용하여 학생들의 이러닝 사용의도를 측한 주

주, 유화 , 임유진[16]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유용성이 사

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지각된용이성, 유의성

보다 가장 큰 향력을 나타냈다고 설명하 다.

테크놀로지 활용의도와 테크노스트 스 간의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테크노스트 스가 높은 경우 테크놀로지 

활용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먼  김민정, 홍식[17]이 베트남 학생의 컴퓨터 

불안이 이러닝 수용태도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터키 학생들의 이러닝 활용의도를 연구한 

Rezaei, Mohammadi,Asadi 와 Kalantary[18]도 학생들의 

컴퓨터 불안과 이러닝 활용간에 부 인 계가 나타났음

을 증명하 다.  Chatzoglou, Sarigannidis, Vraimaki와 

Diamantidis[19]는 그리스의 기업에 종사하는 성인 287명

을 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컴퓨터에 한 불안감이 

이러닝 교육 로그램의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부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사용용이성을 매개

로 사용의도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

된 유용성, 테크노스트 스, 테크놀러지활용의도 간의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Fig. 1. Hypothetical Research Model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비유아교사들의 테크놀로지활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련변인들 간의 계를 규명하기 하여 

수도권에 소재하는 I 문 학 유아교육과 2학년 재학생

을 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

과 2학년 64명이 최종 연구 상자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타당성  신뢰성을 검증받았으며 본 연구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 다. 먼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측정하기 해 Davis
[6]
의 TAM에서 소

개된 측정도구를 번역하고 수정하여 사용하 다. 각각 

총 6문항, 5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집된 자료의  

Cronbach's α = .87, Cronbach's α = .80이었다.  

테크노스트 스를 측정하기 해 Loyd와  Loyd[20]가 

테크놀러지에 한 태도를 측정하기 해 개발한 도구를 

번역하고 수정하여 사용하 으며 총 10문항,  5 척도이

며 Cronbach's α = .81이었다.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 활용의도는 Taylor와 Todd[21]

가 TAM과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를 비교하

기 하여 경 학과 학생을 상으로 컴퓨터 수용의도를 

측정하기 해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의 환경에 맞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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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이 측정도구의 문항은 총 3

문항, 5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는 .84 다.

2.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 으며, 기술통계  상 분석을 통해 측정

변수들의 정상분포를 확인하 다. 그 결과 다변량 정산

분포 조건이 충족됨을 확인한 후,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테크노스트 스에 미치는 향, 지각된 

유용성과 테크토스트 스가 테크놀러지 활용의도에 미

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최 의 회귀방정식을 구하기 해 단계선택법을 사용하

여 회귀모형에 포함될 변수를 하나씩 추가해 나가며 이

미 모형에 포함된 변수 각각에 해 유의성을 검정하여 

유의하지 않으면 제거하 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측정변수들의 정상분포를 확인하기 해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테크노스트 스, 테크놀러지 활

용의도의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았다.

표 1. 측정변인의 상호상관행렬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① ② ③ ④

① 　 　 　 　

② .55* 　 　 　

③ -.60
*

-.36
*

　 　

④ .67* .42* -.52* 　

평균 3.20 3.83 2.48 3.72

표 편차 .59 .48 .74 .59

왜도 -.20 .05 -.02 -.22

첨도 -.10 .18 -.94 -.86
*
p < .05

주 : ① 지각된 사용용이성 ② 지각된 유용성 ③ 테크노스트 스 

    ④ 테크놀로지활용의도

그 결과 측정변수들의 평균은 최소 2.48에서 최고 

3.83, 표 편차는 최소 .48에서 최고 .74사이에 분포하

다. 왜도는 값 최소 .02에서 최고 .22, 첨도는 값 

최소 .10에서 최고  .94의 값을 나타냈다. 측정변수의 표

왜도가 3보다 작고 표 첨도가 10보다 작으므로 본 연

구에서는 다변량 정상분포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

다.  

한 각 변수간의 상 계는 유의수  .05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회귀분석 결과

가. 지각된 유용성, 테크노스트레스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비 유아교사들의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

성과 테크노스트 스를 측하는지 확인하기 하여 다

음과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첫째, 지각된 사용용이성의 지각된용이성에 한 향

력과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지각된 사용용이성

은 지각된용이성(β = .55, t = 5.11, p < .05)에 유의한 

향을 미쳤고 F 통계값은 26.14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유

용성 총 변화량의 30%가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의해 설

명되고 있다. 

표 2. 지각된 유용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Table 2.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f 
          perceived usefulness

독립변수
비표 화계수

β t p
B 표 오차　

사용용이성 .44 .09 .55 5.11 .00

상수 2.43 .28 　 8.68 .00

주) R
2
(adj. R

2
) = 0.30(0.29), F = 26.14, p = 0.00, 

*p < .05,  B : 회귀계수 β : 표 화된 회귀계수, p : 유의확률

둘째, 지각된 사용용이성의 테크노스트 스에 한 

향력과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지각된 사용용이

성은 테크노스트 스(β = -.60, t = -5.87, p < .05)에 부

인 향을 미쳤고, F 통계값은 34.41로 나타났으며 테

크노스트 스 총 변화량의 36%가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 3. 테크노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Table 3.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f 
          technostress

독립변수
비표 화계수

β t p
B 표 오차　

사용용이성 -.75 .13 -.60 -5.87 .00

상수 4.87 .41 　 11.75 .00

주) R
2
(adj. R

2
) = 0.36(0.35), F = 34.41, p = 0.00, 

*p < .05,  B : 회귀계수 β : 표 화된 회귀계수, p : 유의확률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IIBC)

Vol. 16, No. 6, pp.217-223, Dec. 31, 2016. pISSN 2289-0238, eISSN 2289-0246

- 221 -

나. 테크놀로지활용의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유아교사의 테크놀로지에 한 지각된용이성, 테

크노스트 스가 테크놀로지활용의도를 측하는지 확인

하기 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두 개의 독립

변수로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 모형에 한 통계  유의

성 검정결과, 지각된용이성(β = .27, t = 2.39, p < .05), 테

크노스트 스(β = -.42, t = -3.79, p < .05)가 포함된 모

형의 F 통계값은 15.33, 유의확률은 .00으로 유의수  .05

에서 테크놀로지활용의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테크놀로지활용의도 총 변화량의 33%가 지각된용이성, 

테크노스트 스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 4. 테크놀러지활용의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Table 4.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intention to use technology

독립변수
비표 화계수

β t p
B 표오차　

지각된 유용성 .33 .14 .27 2.39 .02

테크노스트 스 -.34 .09 -.42 -3.79 .00

상수 3.29 .65 　 5.05 .00

주) R
2
(adj. R

2
) = 0.33(0.31), F = 15.33, p = 0.00, 

*
p < .05,  B : 회귀계수 β : 표 화된 회귀계수, p : 유의확률

Ⅴ. 결 론

본 연구는 비유아교사들의 테크놀로지 활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계를 규명함으로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교육 환경에서  교사의 테크놀

로지 활용의도를 높일 수 있는 략을 제시하고자 하

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첫째,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각

된 유용성과 테크노스트 스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테크놀로지를 어려움 없이 이용할 때 테

크놀로지에 한 유용성이 높아지며, 테크노스트 스를 

낮추게 됨을 의미하며 기존의 선행연구[8][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비유아교사를 상으로 테크놀로지

에 한 이해와 사용방법에 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

서 사용용이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지각된 유용성은 테크놀로지 활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11-16]로 비유아교사가 특정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것이 자신의 학업성취나 업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높을수록 테크놀로지를 극 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유아교사

를 상으로 테크놀로지는 유아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배

우는  하나의 수단임을 인지시키고 최신의 유아교육용 

어 리 이션과 증강 실을 이용한 책의 사용 등 실제로 

테크놀로지가 용된 교재교구 등 을 직  이용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테크노스트 스는 테크놀로지 활용의도에 부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

구
[17-19]의 결과와 일치하며 테크놀로지에 한 두려움 

는 긴장감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하

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유아교사들이 테크

놀로지에 한 교육 신념을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비

유아교사 상호간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이 필요하여 함께 고민하고 개선방향을 찾

도록 해야 한다.  학의 수업에서도 다양한 테크놀로

지를 통한 교수자의 강의  실습으로 테크놀로지에 

한 긴장감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유아의 ICT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유아

교사의 역량 외에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이 강조되어야 

할 시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 등교사을 

상으로 한 테크놀로지 활용의도 연구에서 벗어나 그 

상을 비유아교사로 확 하여 수행하 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I 학의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제한 이 있어 향후 타 학의 

비유아교사 상으로 확 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자료  모

의수업을 용한 강의를 통해 비유아교사의 테크놀로

지 리터러시  학업성취 등의 학업성과를 검증할 수 있

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비

유아교사의 테크놀로지 활용과 련된 변인들을 인지 , 

정의  측면에서 도출하여 변인들을 구조모형을 통한 통

합 인 인과 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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