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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trac t

This study is for understanding differences of satisfaction followed by learning and teaching presence perceived by learners
and participation motivation on learning in a distance educati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learner are classified as an
entrance type, sex, age, new/transfer of distance university learners. Perceived presence is classified with learning presence
and teaching presence. Participation motivation on learning is classified with the directivity of activity, goal, and study
based on the reason of participating in classes in a distance university. And this research tried out to find the effects 
of learner’s characteristics, perceived presence, and participation motivation on learning satisfac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meaningful difference of general characteristic on satisfaction. It means sex, age, and entrance
type did not have an effect on satisfaction. Second, with the level of presence perceived by learner, satisfaction has
meaningful differences. It means that students who had higher learning presence perceived of distance university showed
higher satisfaction, and so as in teaching presence perceived on satisfaction. Third, factors effecting satisfaction based 
on participation motivation on learning differ with types of motivation. There was no meaningful difference of the level
of activity directivity study participant on satisfaction, but was a meaningful difference of goal directivity and of study
directivity in participation motivation on learning satisfaction. It was the learning presence tha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earning satisfaction of adult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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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현대사

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특히, 개인의 역량이 경쟁력

이 되는 시대에서 평생학습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원격대학을 

통해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의 새로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체계가 확산되고 있다(권세준, 2012). 원격대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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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으며, 웹을 사용할 수 있는 장

소면 학습이 가능하다. 원격대학 학습자들은 일반대학의 학

습자들에 비해 개인의 삶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

다. 특히 자발적 동기에 의해 학습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양

한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를 위해 원격대학에서는 학습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

절한 수업환경을 구축하고, 최적의 교수학습 전략을 활용해

야 한다. 이처럼 원격대학에서는 학습자들 대부분이 자발적 

동기에 의해 스스로 학습을 선택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교육

참여동기가 학습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성인학습자의 교육참여동기는 내재적 동기(Knowles, 

1999), 취업, 업무수행 향상, 자격증 취득 등의 외재적 동기

(Sargant, 2001),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동

기(Tough, 1979)가 성인학습자의 중요한 교육참여동기 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성인학습자들은 교육의 동기나 목적이 

뚜렷하지만 개인이 처해있는 환경, 위치, 경험, 지식 등이 다

르기 때문에 이들의 교육참여동기를 분석하는 것은 곧 학습

자의 교육목적을 분석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한상

훈, 2003). 원격대학에서 학습자의 학습참여동기 외에 고려해

야 할 요소로 실재감이 있다. 실재감이란 가상공간에서 사물

이나 사건 등의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 학습자가 인식하는 실

재감의 수준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Garrign 
& Arbaugh, 2007; Piccano, 2002). 일반대학교의 경우 교수자와 

학습자가 같은 공간에 있어 물리적인 교류를 통해 학습실재

감을 채워가지만, 원격대학의 경우는 이러한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실재감을 느끼기 어렵고, 고립감을 느끼

게 된다(김은경, 2010). 이처럼 원격대학은 가상공간에서 학

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가 인식하는 실재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실재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요구된다.

교육참여동기와 실재감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가장 부각되

고 있는 것이 학습만족도이다. 특히, 원격대학에서는 교수자

와 학습자가 면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활동, 학습과정, 학습결과 등을 포괄하는 ‘학습만

족도’라는 요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만족도가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업성취를 보여주는 지표로도 손색이 없다

고 할 수 있다(Wachtel, 1998). 원격대학 학습자들의 경우 자발

적 학습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학습만족도를 통해 그들의 욕

구가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김지심, 2009). 이처럼 

학습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참여동기와 학습

자 자신이 학습상황에 있음을 인식하여 유의미한 학습을 경

험할 수 있게 해주는 실재감, 학습의 ‘즉각적인 결과(Astin, 

1993)’라고 할 수 있는 학습만족도는 원격대학 학습자들을 파

악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격대학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

는 연구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일반

대학교의 학습자들로 국한되어 있으며 연구결과나 사례는 미

비한 실정이다. 또한 일반대학교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비교적 다양한 연령대가 학습에 참여하는 원격대

학의 학습자들에게 연구결과를 적용하거나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격대학의 교수⋅학습상황을 고려하여 

학습자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지속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원격대학 학습자들의 일반

적 특성과 교육참여동기, 실재감, 학습만족도의 관계를 분석

하여 최적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

는 시의 적절한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향후 원격대학에서 

학습자들을 위한 교수설계 및 수업운  전략 수립에 기초적

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성인학습자의 특성

원격대학의 성인학습자들에게 나타나는 배움에 대한 욕

구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특히 개인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배움에 대한 욕구로 인하여 스스로 학습하고자 선택할 경우

에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임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

타난다(한상훈, 2007). 성인학습자는 성장과정에 있어서 신체

적, 심리적, 사회적 역에서 많은 경험과 변화를 거쳐 왔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학습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학

습을 수행하게 된다. 성인학습에 있어서 경험이란 학습의 원

천이며,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원동력이자 요구라고 할 수 있

다(Lindeman, 1926). 자아개념의 성장으로 성인학습자는 자

기주도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 때 나타나는 자기주도적 

성향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수행의 발달과업과 연관된

다(Knowlesm, 1984). 성인학습자가 승진, 학위취득, 직장 내에

서의 보상 등의 현실적인 목적이 학습에 참여하는 경향이 크

다고 할 수 있다. 즉, 성인학습자는 학습 자체에 흥미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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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참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실용적 학습자(pragmatic 
learner)로서 직업적 성취, 자격증 취득, 사회적 관계형성 등 

실생활과 관련된 현실적 필요에 의해 학습에 참여한다

(Boshier, 1991). 성인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교수

자와 다른 학습자들과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원하고, 학습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Riechmann & 

Grasha, 1974). 또한 개개인이 목표를 정립하고 획득할 것을 

기대한다. 성인학습자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임하기 때

문에 대체적으로 학습촉진에 의한 만족을 느끼며 학습을 성

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Lindeman, 1926). 하지만 그 이면

에 성인학습이 자발적인 경향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학습

에 대하여 중도 포기 또한 자신 스스로 결정을 하고 본인이 

원할 시에 언제든지 이루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인학습

자의 교육참여동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중도탈락률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참여동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참여동기에 대한 분석은 성인학습자

의 유형에 따라 학습참여를 촉진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김진호, 

2003). 종합해 보면, 성인학습자는 자발성을 가지고 학습상황

을 선택하고,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에 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습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자신의 욕구와 관련된 수업상황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2.2. 교육참여동기

동기는 행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정서적 흥분을 일으

키며, 목표의 선택과 결과에 작용한다(임 희, 안주 , & 권
인탁, 2012). Sternberg 와 Williams(2010)에 따르면 동기는 내

적인 정신의 힘으로서 인간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

며, 동기가 유발된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성취도가 더 뛰어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고 한다. 동기 중에서도 교육참여동기

란 학습자가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나 이유를 의미한

다. 국내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참여동기에 대한 연

구들은 Houle(1961)이 범주화한 교육참여동기 이론을 토대로 

한 경험적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Houle은 성인학습자

들의 교육참여동기를 활동지향형, 목표지향형, 학습지향형

으로 분류하 다. 활동지향형 학습자들은 특정 목표나 학습

보다는 사회적 관계형성, 가족들의 기대, 대인관계 향상, 사

회적 안정과 참여 등 삶의 권태를 해결하거나 대인관계를 위

해 학습에 참여한다. 특히 활동지향형 학습자에게는 학습의 

장소가 곧 사교의 장소이며, 인간관계를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학습에 참여한다. 즉, 학습에 참여하는 행위나 활동 그 자체

에서 만족을 느낀다. 목표지향형 학습자들은 학습에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고, 교육을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학습을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

에 주로 조직적인 강의, 학위취득, 자격증취득 등을 목표로 

학습을 시작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학습자들은 지속적 참여

보다는 원하는 학습목표가 달성되면 학습을 중단하는 경우

도 있다. 학습지향형 학습자들은 배움이라는 자체에 목적을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는 집단으로, 학습을 통한 즐거움을 추

구하기 때문에 학습활동은 비교적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이

들은 학습을 통해 알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려는 근본적인 바람을 지니고 있

다(권두승, 2005). 교육참여동기에 대한 연구가 Houle 이후에

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기본적으로 Houle의 이론을 반박하는 

것이 아닌 그의 이론에 조금씩 첨가되거나 보완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권두승, 조아미, 2005). 본 연구에서는 Houle(1961)

의 참여동기 유형을 활용하여 원격대학 학습자들의 참여 동

기를 활동지향형 동기, 목표지향형 동기, 학습지향형 동기의 

세 가지 변인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2.3. 실재감

실재감이란 ‘어딘가에 존재하는 느낌’을 의미한다(Heeter, 
1992). 실재감은 인간의 감각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에 대한 자극을 인식하는 주체의 지각이 강조된 개념이다(박

혜진, 2013). 학습자는 자신이 학습상황에 있음을 인식하는 

실재감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다(김유진, 

박주호, 2012). 가상공간에서 교수실재감은 학습자 스스로 유

의미한 학습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인지적, 사회

적 과정을 설계하고 촉진하는 것이다(김지심, 2009). 원격대

학 학습자의 경우 교수자와 자신이 분리되어 혼자 학습한다

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유의미한 학

습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학습자들이 교수실재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alonen(2002)은 학습자가 가상공간에

서 학습할 때 교수실재감을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학습과정

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 다. Swan(2002)은 교

수실재감과 인터페이스 디자인, 학습자 특성이 이러닝에서 

학습 효과에 유의미한 향을 준다고 밝혔다. 김민정(2005)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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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응답 백분율(%)

성별

남 48 56.5

여 37 43.5

계 85 100

연령

20대 26 30.6

30대 30 35.3

40대 19 22.4

50대 이상 10 11.8

계 85 100

입학유형

신입 37 43.5

편입 48 56.5

계 85 100

<표 1> 연구대상자의 구성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신뢰와 기대가 상호작용에 향을 준

다고 하 으며, 김지심(2009)은 교수실재감이 학습을 계속적

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학습지속의향에 정적인 향을 준다고 

보고하 다. Kessler(2000)는 학습자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져

도 교수실재감을 인식하지 못하면 학습자가 불안정한 상태

에 놓여있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수실재감은 학습

자에게 긍정적인 향을 준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학습

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격대학의 학습자들의 경우 

학습자가 인식하는 교수자의 존재가 학습지속과 학습만족에 

큰 향을 줄 수 있는 측면에서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

다. 학습자는 자신이 학습상황에 있음을 인식하는 순간 학습

실재감을 바탕으로 의미있는 학습이 가능하다. 박혜진(2013)

은 학습자가 학습실재감을 인식하는 순간 온전히 학습과정

에 몰두하여 학습목표 달성은 물론 긍정적인 학습결과를 가

져올 수 있다고 보고하 다. 학습자가 인식하는 학습실재감

의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의 학습에 만족하고(김지심, 2009), 
학습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

실재감은 성공적으로 학습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Picciano, 2002). 

2.4. 학습만족도

학습만족도는 학습목적을 달성하거나 학습자 개인이 가

지고 있던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얻는 마음의 상태라고 정의

할 수 있다(Wolman, 1989). 학습만족도는 학업성취도나 수업

참여도 등을 측정하기 곤란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적인 지표이다(Phillips, 1997; Wachtel, 1998; 김지심, 2009; 박

혜진, 2013). 이처럼 학습만족도는 학습의 ‘즉각적인 결과

(Astin, 1993)’로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주요한 변수 중 하

나다(Willging & Johnson, 2004). 원격대학은 대부분의 수업이 

웹 기반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

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웹기반 환경은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공적인 학습수행을 이끌어 낸다(Swan et al., 2000). 또한 동

료학습자와의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학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Swan, 2001). 이처럼 학습만족도는 학습자가 학습내

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

나게 되므로 지식의 습득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Merriam, 2001). 상호작용 정도가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는 연구를 토대로 보면(Hurtman & 

Turman-Davis, 2001), 원격대학 학습자들에게도 동일한 효과

가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원격대학은 교수자와 학습자

가 면대면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웹기반 환경에서 쌍반간의 

네트워크 커뮤니티로 구성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는 양

방향 교수-학습이 진행된다. 웹기반 환경 안에서 학습자 간의 

과제, 토론 등과 관련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웹을 통해 

학습자는 언제든지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학습만족도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는 

학습실재감이 학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닝 환경에서 협력학습을 수행한 결과, 인지적 실재감이 

학습만족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명희, 2005). 

Kim(2007)역시 탐구공동체에서 높은 수준의 인지적 실재감 

촉진전략을 제공받은 집안이 학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웹기반 학습에서 학습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친 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학습만족도에 긍

정적인 향을 주며(Tu & Mclsaac, 2002), 사회적 실재감과 학

습만족도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Swan & Shin, 2005).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H사이버 대학교의 계

절학기 수업인 ‘현대사회와 마케팅’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92

명의 학생들이다.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대상을 성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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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유형으로 분류하 다. 총 92명분의 회수된 설문지 가운

데 분류 과정에서 무응답과 불성실 응답 7부를 제외한 85명

분만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표 1>과 같다. 

3.2. 연구도구

3.2.1. 실재감

본 연구에서는 실재감을 교수실재감과 학습실재감으로 

분류하여 측정하 다. 실재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김정화

(2010)의 실재감 설문지 문항을 기초로 본 연구대상의 특성

과 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하 다. 해당 설문지 중 교수실재

감은 6문항으로 내용구조화 촉진, 학습활동 촉진, 이해촉진, 

참여격려, 학습관리 등이 포함된 문항으로 구성하 다. 학습

실재감은 18문항으로 인지적 실재감, 감성적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구성하 다. 문항형식은 Likert 

5점 척도로 총 24문항으로 재구성하 으며, 교수실재감의 

Cronbach's α계수는 .89가 산출되었으며, 학습실재감의 

Cronbach's α계수는 .91로 나타났다. 

3.2.2. 교육참여동기

본 연구에서는 교육참여동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Houle 

(1961)의 참여동기를 기반으로 한 임현민(2003)의 교육참여

동기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교육참여동기의 하위요인으로 

활동지향형, 목표지향형, 학습지향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

동지향형은 사회적 관계 형성, 외적 기대 충족, 사회적 인정

과 참여, 현재 상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내용으로 19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지향형은 직업적 성취와 전문성 함양

에 대한 내용으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지향형은 

지적인 흥미에 대한 내용으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교육참여동기 문항은 총 33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각의 하위 역별 Cronbach's α계수는 활동지

향형은 .87, 목표지향형은 .77, 학습지향형은 .91로 나타났다.

3.2.3. 학습만족도

본 연구에서 학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나연(2011)의 

학습만족도 설문문항을 기초로 본 연구의 특성과 환경에 맞

게 수정⋅보완하 다. 설문문항 내용은 학교 만족도, 콘텐츠 

만족도, 상호작용 만족도, 과정추천의향, 학습완료 만족도, 

학습지속방해요소의 극복의지, 원격대학 강의 선택 의향 등 

총 18문항이 포함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 으며, 
Cronbach's α계수는 .95로 나타났다.

3.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실재감과 학습참여동기를 독립변인으로 

보고 학습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 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의 필요성과 이론적 배경을 뒷받침 하 으며, 변

인의 측정을 위한 연구도구를 수정⋅보완하 다. 개발된 측

정도구들은 교육공학과 전문가 3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 다. 최종적으로 수정⋅보완된 설문지를 A사이버 대

학교 강의실 시스템에 문항을 등록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회수된 설문지를 가지고 통계처리 및 분석을 통해 설정

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

언을 제시하 다.

3.4. 자료의 처리 및 통계방법

본 연구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텍스트 형식

으로 코딩한 후, 이를 SAS version 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들을 분석하 다. 그 구체적인 분석기법과 사용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 표준편차를 

확인하고, 각각의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여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성인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교육참여동기가 학습

만족도에 주는 각각의 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

을 사용하 다. 마지막으로 실재감(인지적, 사회적, 감성적, 

교수 실재감)이 4가지 요인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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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N M SD DF t P

성별
남 48 3.60 .533

83 -2.15 .034
여 37 3.79 .584

<표 2> 성인학습자의 성별에 따른 학습만족도

기술통계 One Way of ANOVA

집단 N M(SD) F MS DF P

20대 26 3.60(.664)

.59 .188 3 .624
30대 30 3.77(.532)

40대 19 3.62(.464)

50대 이상 10 3.77(.553)

<표 3> 성인학습자의 연령에 따른 학습만족도

변인 N M SD DF t p

유형
신입학 37 3.67 .578

83 .06 .949
편입학 48 3.70 .553

<표 4> 성인학습자의 입학유형에 따른 학습만족도

기술통계 One Way of ANOVA

유형 집단 N M(SD) F MS DF p

활동 지향형
낮음 40 3.59(.558)

2.17 .672 1 .144
높음 45 3.77(.556)

목표 지향형
낮음 48 3.54(.562)

8.12 2.357 1 .0055
높음 37 3.82(.506)

학습 지향형
낮음 37 3.48(.598)

9.67 2.759 1 .0026
높음 48 3.84(.479)

<표 5> 교육참여동기 수준에 따른 학습만족도

4. 결과분석

4.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만족도 차이

성인학습자의 성별에 따른 학습만족도에 대한 t-test 결과

를 살펴보면, 남성의 평균은 3.60(SD=.533)이고, 여성의 평균

은 3.79(SD=.584)로 나타났다. <표 2>에서 성인학습자의 성별

에 따른 학습만족도에서, t값이 –2.15으로 나타났으며, p값은 

.05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 현재의 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성인학습자의 성별에 따른 학습만족도의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학습자가 여성일 경우 학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성인학습자의 연령에 따른 학습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를 살펴보면, 20대의 평균은 3.00(SD=.599)이다. 30대의 평균

은 3.77(SD=.523), 40대의 평균은 3.62(SD=.464)이며, 50대 이

상의 평균은 3.77(SD=.553)로 나타났다. <표 3>에서 성인학습

자의 연령에 따른 학습만족도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F값이 .59이며 P값은 .05보다 큰 값을 가진다. 따라

서 성인학습자의 연령에 따른 학습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성인학습자의 입학유형에 따른 학습만족도에 대한 기술

통계를 살펴보면, 신입의 평균은 3.67(SD=.578)이고 편입은 

3.70(SD=.553)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t값이 .06이며 p값은 .05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성인학습자의 입학유형에 따른 학습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원격교육에서 성인학습자들

의 일반적인 특성 중에서 성별에 따라서 학습만족도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과 입학유형에 따른 학습만족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4.2. 성인학습자의 교육참여동기 수준에 따른 
학습만족도의 차이

원격교육에서 성인학습자의 교육참여동기에 대한 3가지 

유형인 활동지향형, 목표지향형, 학습지향형에 따라 학습만

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각각의 독립변인을 바탕으

로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의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내용과 같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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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학습

만족도
인지적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

감성적
실재감

교수
실재감

1
학습
만족도

1.00

2 인지적실재감 .55*** 1.00

3 사회적실재감 .49*** .61*** 1.00

4 감성적실재감 .54*** .62*** .66*** 1.00

5 교수실재감 .85*** .64*** .60*** .6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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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변인들 간 상관관계 매트릭스

종속변인:
학습만족도

독립변수(실재감 요인)

인지적실재감 사회적실재감 감성적실재감 교수실재감

tolerance .482 .479 .433 .461

VIF 2.075 2.090 2.308 2.171

<표 7> 학습만족도 관련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 결과

모델 DF SS MS F p

회귀모델 4 16.35 4.09 52.97 .000

잔차 80 6.17 0.08

합계 84 22.52

<표 8> 학습만족도 관련 다중회귀분석 결과

째, 성인학습자의 활동지향형 수준(낮음/높음)에 따른 학습

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활동지향형이 낮은 수

준의 집단의 평균은 3.59(SD=.558)이고 높은 집단의 평균은 

3.77(SD=.556)로 나타났다. <표 5>에서 성인학습자의 교육참

여동기 중 활동지향형 수준에 따른 학습만족도의 일원변량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만족도의 F값은 2.17이며 p값은 

.144로 .001보다 큰 값을 가지므로 활동지향형 수준에 따른 

학습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성인학습자의 목표지향형 수준(낮음/높음)에 따른 

학습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목표지향형이 낮

은 수준의 집단의 평균은 3.54(SD=.562)이고 높은 집단의 평

균은 3.82(SD=.506)로 나타났다. 성인학습자의 교육참여동기 

중 목표지향형 수준에 따른 학습만족도의 일원변량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F값은 8.12이며 P값이 .01보다 작은 값을 가지

므로 목표지향형에 따라 학습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인학습자 학습지향형 수준(낮음/높음)에 따른 학

습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학습지향형이 낮은 

수준의 집단의 평균은 3.54(SD=.562)이고 높은 집단의 평균은 

3.82(SD=.506)로 나타났다. 성인학습자의 교육참여동기 중 목

표지향형 수준에 따른 학습만족도의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F값은 9.67이며 P값이 .01보다 작은 값을 가지므로 

학습지향형에 따라 학습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지향형의 수준에 따른 학습만족도

의 효과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 에타자승값을 구한 결과 .092

으로 보통의 관계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지

향형의 수준에 따른 학습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교육참여동기 중 활동지

향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목

표지향형과 학습지향형은 학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는 결과가 나타났다. 

4.3. 성인학습자가 인식한 실재감에 따른 
학습만족도 다중회귀분석

본 연구는 원격교육에서 성공적으로 학습목표를 달성하

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실재감을 도출하

다. 따라서 원격교육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들의 실재감과 

관련하여 학습실재감의 3가지 주요 변인(인지적, 사회적, 감

성적 실재감)과 교수실재감이 학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선행연구에서 실재감 구성 요인들이 원격교육의 학습만족

도에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고자 하며, 그 이전에 먼저 상관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변

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하 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의 결과, 교수실재감과 학습만족도(.85)에서 다중공

선성에 대한 문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

공선성에 대한 재점검을 위하여 허용값(tolerance)과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확대요인)의 값을 도출하여 <표 

7>의 결과를 확인하 다. 

<표 7>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허용값이 .40이상으로 나타

나 기준값인 .10보다 큰 값으로 제시되었으며, VIF 또한 2.0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10보다 작은 값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허용값과 VIF의 결과 값을 바탕으로 다중공선성에 문

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8>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F값이 52.97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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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베타

t p
 표준오차

상수
(Intercept)

1.104 .213 0 5.18 .000

인지적
실재감

.022 .074 .026 .30 .762

사회적
실재감

-.018 .068 -.022 -.26 .798

감성적
실재감

-.026 .076 -.031 -.35 .726

교수실재감 .756 .075 .869 10.07 .000

 = .726(수정된  = .712) 

<표 9> 학습만족도 관련 다중회귀분석 계수

타났으며, p값이 .05보다 작은 값인 .000으로 나타나 회귀식

의 설명력( ) 대한 가설인 “     ”
이 기각되었다.

<표 9>를 바탕으로 인지적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 감성적 

실재감, 교수 실재감의 4가지 요인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회귀식은 ‘원격교육 성인학습자들의 실재감에 

따른 학습만족도 = 1.104+ .022＊인지적 실재감 -.018＊사회

적 실재감＊-.026감성적 실재감 +.756＊교수실재감’으로 기

술할 수 있으며,  값이 .726으로 나타나 실재감의 4개의 변

인을 투입했을 때 종속변인인 학습만족도를 72.6% 설명한다

고 할 수 있다.

둘째, 원격학습의 성인학습자들이 학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실재감의 주요 변인은 .05 기준의 p값을 고려할 때 

교수실재감(=.869, p=.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학습실재감으로 구성되는 인지적 실재감(=.074, 

p=.762), 사회적 실재감(=-.022, p=.798), 감성적 실재감(

=-.031, p=.726)은 원격교육의 학습만족도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성인학습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인학습자

가 인식한 실재감과 교육참여동기에 따른 학습만족도의 차

이를 밝히고자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학습만족도의 차

이에서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으나, 연

령과 입학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에서 최호열과 최

미나(2006)는 성별에 따라 대학 이러닝 강의 만족도에 차이

가 발생한 연구와는 그 의미적 결과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

나 연령에 따른 학습만족도의 차이가 있다고 밝힌 송종춘

(1999)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오프라

인 기반 대학 학습자의 입학유형에 따른 학습만족도를 비교

한 이두현(2009)의 연구 결과 신입학과 편입학에 따른 학습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 지만 원격교육

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 추후 이들의 요인에 대한 추가연

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원격교육에

서 학습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이 성별이므로 구체저인 

요소에서 어떤 특성이 반 되는 가를 새롭게 연구주제로 선

정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성별 외에 학습자의 다른 일

반적 특성보다는 교수-학습 지원부분 등 원격교육 측면에 나

타나는 특성 등에서 다른 결과를 나타날 수 있다고 유추가능

하다. 
둘째, 성인학습자의 교육참여동기(활동지향형, 목표지향

형, 학습지향형)수준에 따라 학습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활동지

향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 반면에 

목표지향형과 학습지향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

와 삶의 만족도에 대해 연구한 송은주(2011)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나온 것으로, 송은주(2011)의 연구에서는 모든 교육참

여동기와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향이 없음으로 밝혀졌

다. 목표지향형 및 학습지향형은 활동지향형에 비해 성인들

의 배우고자 하는 욕구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따라서 성인

학습자들이 목표지향형 및 학습지향형 동기수준이 높을 때 

학습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성인학습자들의 학업에 대한 열

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 학습자들

의 교육참여동기 중에서도 목표지향형과 학습지향형이 학습

만족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참여동기들 간

의 상관관계에서도 목표지향형과 학습지향형은 상관계수 

.780으로 교육참여동기 내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 다. 
따라서 성인학습자들의 동기유발을 위해 서로간의 유대감을 

위한 활동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 보다는 학습적인 측면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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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습자들의 교육참여동기

에 부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원격교육에서 성인학습자의 학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인은 교수실재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실재감인 3가지 유형인 인지적, 사회적, 감성적 실재감

은 원격교육의 학습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거으로 나

타났다. 즉, 원격교육에 있어서 성인학습자들은 학습목표와 

학습계획에 대한 분명한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습자료

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퀴즈나 시험, 토론 등 학습과 관련된 

활동을 유도하여 자신들의 학습을 체크하도록 하는 교수실

재감을 높여줄 때 학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교수실재감을 향상하는 방안으로 김정

화(2010)의 연구와 같이 e-튜터가 존재하는 과정을 개설하여 

교수실재감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들

이 교수전략과 과정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 상황을 

모니터링해주는 시스템을 고안하고 그에 대한 교수자는 물

론 운 자, e-튜터 등이 피드백하는 협력적 운  과정을 도입

하는 등 교수실재감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강화하는 전략

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학습자에 관련된 한정된 변인만 가

지고 학습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대학의 특성과 운 적인 측면인 콘텐츠 품질, 상호작용 

방법, 소속감 증진, 학습관리시스템의 기능, 교수자의 역할 

등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서는 원격교육에서 학습실재감이 아닌 교수실재감이 학습자

의 학습만족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교수실재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러닝 설계전략 방

법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교수실재감과 

학습실재감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양적연구로 진행하 다. 
성인학습자의 일반적 특성, 실재감, 교육참여동기가 학습만

족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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