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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온라인 강의는 최근 10년 동안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의 교육 접근성

이 좋아지면서 전통적인 대학 캠퍼스의 교육프로그램을 누릴 수 없는 

학생들의 교육방법으로 제시되어왔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

학들은 수업방법을 대면수업,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혼합한 수업

(blended learning)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발달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전통적인 대면 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에 각 교육기관에서 

대부분의 교육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여 진행하였다[1,2].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은 교수

자와 학습자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 시행하게 되었

다. 2019년 국내 4년제 대학에서 온라인 기반 원격수업은 1%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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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전체 대학의 99.4%가 비대면 강의를 시행하였다[3]. 급

격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교육관계자,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온라인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인 학생들과 소

통이 부족하고 학생들 간의 교류 없이 일방적으로 학습 내용을 전달하

게 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의 기술적인 지원 부족과 미흡한 교수방법, 

학습자들의 학습 효율성 저하, 동기생과 인관관계 형성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1-4].

온라인 대학 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지식 습득이 가능하고 

등교를 위한 이동의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각 대학

에서 교육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의 안정성, 인터넷의 속도와 온라인 

접속 단말기의 성능, 데이터 백업 등의 인터넷 관련 지식, 학습자 개인

의 강의 참여 의지 정도에 따라 학습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단점

이 있다[1,2,5]. 학습자들은 스스로를 통제하여 정해진 시간에 학습하

고, 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학습이 시작되고 교수자 없이 학습하는 과

정에서 학습내용의 체계적인 전달의 제한 등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학

습시간 동안 지속적인 몰입이 어려우며 학습 성과가 저하되어 학습자

의 학업 성취도와 학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8].

코로나19 이전 수동적인 대면 수업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을 경험한 학습자들의 온라인 수업만족도는 낮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9-11]. 대면 수업에 비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부

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위드(with)코로나 이후 포스트(post)코로나 

시대에는 학습자들의 요구도에 맞추어 발달 된 새로운 온라인 학습 형

태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학습

자들의 학습 성과 향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9,12]. 

수업만족도는 학습자가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얻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며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내용, 학습 방

법, 학습 환경 등 총체적인 학습경험을 만족하는 것을 나타낸다. 수업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되

어 학습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게 된다[13]. 그러므로 수업만족도

는 교육의 성과를 제시할 때 주요소이며 온라인 학습에서의 수업만족

도는 학습효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온라인 수업

만족도를 통해 학습효과를 측정하였다[14-16]. 대학의 온라인 학습의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변인으로는 학습몰입과 학업 성취

도가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11,17]

학습몰입이란 학습자가 학습에 집중함으로써 최적의 경험에 다다른 

상태를 의미하며 학습자가 장기적으로 학습할 동기를 유발하는 강력한 

내적 요인이라고 한다[18]. 학습자들이 학습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의 

내용을 이해하고자 할 때 몰입을 경험하게 되면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

고 학습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몰입을 자주 경험하게 될 

때 학업 성취도와 만족도가 높아진다[4,19]. 몰입은 학습만족도 학업

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입도가 높은 학

습자가 학습만족도가 높았으며, 몰입도가 높은 학습자가 학업성취도가 

더 높았다[18,20,21]. 

학업성취도는 학습자가 교육과 학습 이후 학업능력이나 지식습득이 

향상되는 결과로 학습목표에 도달한 정도이다. 학습자가 학습 후 교육

에서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수업만족도는 학습자의 주관적 평가 

지표이고, 학업성취도는 학습목표에 도달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점수로 나타난다.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20,22].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대학의 학습방법은 

코로나19 이전의 완전한 대면의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

으로 생각되며, 현재의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을 보완한 다른 형태의 수

업방법으로 학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학습자 스스로 주

도적인 학습전략이 필요하다. 온라인 학습에 대한 치기공과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를 파악하고 학습만족도와 관련된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

여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할 것을 생각

된다[4,6,7,9].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올바른 학습 방향의 제시를 위해 학습

자들의 온라인 학습에 대한 만족도, 학업성취도, 학습몰입도에 대해 알

아보고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한다. 치기공과 

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현장에 투입 될 때 현장과 대학교육 간의 격차를 

줄이고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며 치기공과 전공에 맞는 온라인 학습방법이 제시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설문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D 대학 치기공과에 재학 중

인 1, 2,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0년 9월 29일부터 

2020년 10월 8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기기입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 3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총 300명의 

설문 가운데 응답이 미흡한 10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90명을 분

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총 35문항으로 일반적인 특성 5문항, 학

습몰입도 18문항, 수업만족도 8문항, 학업성취도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

다)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선행논문[23-25]의 연구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1) 학습몰입도

Jackson과 Marsh (1996)가 고안하고 Chan과 Repman (1999)이 

컴퓨터 기반 활동에 적용한 측정도구를 Kim [23]이 학습몰입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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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번역,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학습몰입도에 관한 설문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총 18문

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온라인 학습에 대한 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α 값이 0.898로 나타나 척

도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수업만족도

수업만족도는 Baik [24]이 온라인 학습에서의 성과와 만족도를 측

정하기 위해 제작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업만족도에 관한 

설문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총 8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석 결

과 Cronbach’α 값이 0.921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1).

3)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Kim [2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학업성취도에 

관한 설문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총 4문항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분

석 결과 Cronbach’α 값이 0.957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3. 자료 분석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25.0 (IBM,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

의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습몰입도,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

성에 따른 학습몰입도,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하여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넷째, 학업성취도와 학습몰입도, 

수업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다섯째,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신뢰성 있는 검증을 위하여 α=0.05의 유의수

준을 사용하였다.

RESULTS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56.2%가 남성이고, 43.8%가 여성이었고, 1학년이 

32.8%, 2학년이 31.7%, 3학년이 35.5%였다. 이들의 온라인 학습집

중시간은 21~30분이 4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분 이하가 

27.9%, 31~40분이 18.3%, 41분 이상이 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4.5%가 비규칙적으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였고, 25.5%만이 

규칙적으로 학습하였다(Table 2).

Table 1.Table 1. Reliability of the scale

Variable Mean±standard devi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α

Immersion in learning 3.35±0.55 18 0.898
Class satisfaction 3.45±0.78 8 0.921
Academic achievement 3.37±0.92 4 0.957

Table 2.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N %

Gender
   Man 163 56.2
   Woman 127 43.8
Grade
   First-year 95 32.8
   Second-year 92 31.7
   Third-year 103 35.5
Engaged time
   Less than 20 minutes 81 27.9
   21~30 Minutes 117 40.4
   31~40 Minutes 53 18.3
   More than 41 minutes 39 13.4
Learning regularity
   Regular learning 74 25.5
   Non-regular learning 216 74.5
Grade point average
   Lower than 2.0 10 3.4
   2.0~2.9 70 24.1
   3.0~3.9 152 52.5
   Higher than 4.0 58 20.0
Medium of learning
   Laptop 151 52.1
   Desktop 70 24.1
   Smart-phone 52 17.9
   Tablet 17 5.9
Number of interruption 
   Almost no interruption 87 30.0
   1~2 123 42.4
   3~4 43 14.8
   More than 5 times 37 12.8
   Total 29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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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몰입도,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의 

차이

학년, 학습집중시간, 학습규칙성, 기존학업성적, 학습중단횟수에 따

라 학습몰입도,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있어 1학년의 경우 2학년, 3학

년에 비해 학습몰입도(p=0.002), 수업만족도(p=0.005), 학업성취도

(p=0.003)가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습집중시간의 경우 20

분 이하의 집중을 보이는 것에 비해 31분 이상의 집중을 보이는 그룹에

서 학습몰입도(p<0.001)가 더 높았고, 20분 이하의 집중을 보이는 것

에 비해 21분 이상의 집중을 보이는 그룹에서 수업만족도(p<0.001), 

학업성취도(p<0.001)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습규칙성에 따라 규칙적

인 학습을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학습몰입도(p<0.001), 수업만족도

(p<0.001), 학업성취도(p<0.001)가 높았고, 기존학업성적에 따라 학습

몰입도와 학업성취도가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학습중단횟수에 따라 학

습몰입도(p=0.025)에 차이가 있었으며, 거의 중단 없이 학습하는 경우 

5회 이상 자주 중단하는 그룹에 비해 수업만족도(p=0.001), 학업성취

도(p=0.003)가 높았다(Table 3).

Table 3.Table 3. Differences in immersion in learning, class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Immersion in learning Class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Mean±SD Mean±SD Mean±SD

Gender

   Man 3.35±0.58 3.46±0.81 3.37±0.96
   Woman 3.35±0.53 3.44±0.75 3.37±0.87
   t/F (p) 0.012 (0.991) 0.284 (0.776) –0.054 (0.957)
Grade
   First year 3.51±0.53b 3.66±0.72b 3.63±0.87b

   Second year 3.25±0.54a 3.31±0.80a 3.23±0.87a

   Third year 3.29±0.56a 3.38±0.79a 3.25±0.96a

   t/F (p) 6.560 (0.002) 5.409 (0.005) 5.778 (0.003)
Engaged time
   Less than 20 minutes 3.08±0.57a 3.07±0.76a 2.96±0.96a

   21~30 Minutes 3.35±0.47ab 3.51±0.74b 3.41±0.83b

   31~40 Minutes 3.61±0.53b 3.74±0.64b 3.68±0.78b

   More than 41 minutes 3.56±0.54b 3.66±0.87b 3.68±0.96b

   t/F (p) 13.663 (<0.001) 10.972 (<0.001) 9.920 (<0.001)
Learning regularity
   Regular 3.55±0.51 3.80±0.80 3.79±0.89
   Non-regular 3.28±0.56 3.33±0.74 3.23±0.89
   t/F (p) 3.735 (<0.001) 4.581 (<0.001) 4.760 (<0.001)
GPA
   Lower than 2.0 3.23±0.47a 3.65±0.71 3.48±0.79a

   2.0~2.9 3.23±0.54a 3.41±0.72 3.29±0.81a

   3.0~3.9 3.35±0.56a 3.37±0.78 3.28±0.93a

   Higher than 4.0 3.53±0.53a 3.67±0.85 3.67±0.98a

   t/F (p) 3.376 (0.019) 2.375 (0.070) 2.314 (0.041)
Medium of learning
   Laptop 3.36±0.54 3.48±0.77 3.41±0.94
   Desktop 3.36±0.50 3.51±0.81 3.45±0.89
   Smart-phone 3.26±0.64 3.23±0.79 3.12±0.90
   Tablet 3.52±0.63 3.61±0.64 3.44±0.83
   t/F (p) 1.036 (0.377) 1.819 (0.144) 1.601 (1.89)
Number of interruption 
   Almost no interruption 3.50±0.56a 3.72±0.73b 3.66±0.86b

   1~2 3.29±0.55a 3.34±0.74ab 3.31±0.83ab

   3~4 3.32±0.51a 3.40±0.74ab 3.24±0.99ab

   More than 5 times 3.23±0.56a 3.25±0.94a 3.06±1.08a

   t/F (p) 3.154 (0.025) 5.320 (0.001) 4.837 (0.003)

SD: standard deviation. 
a,bpost hoc test: Sch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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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성취도와 학습몰입도, 수업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업성취도와 온라인 학습에 대한 몰입도, 수

업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변인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와 수업만족도(r=0.862, 

p<0.001)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업성

취도와 학습몰입도(r=0.700, p<0.001), 학습몰입도와 수업만족도 

(r=0.697, p<0.001) 간의 관계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4).

4.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이 1단계에서는 학년(β=–0.156), 학습

집중시간(β=0.193), 학습규칙성(β=0.174)이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p<0.01). 즉 학년이 높을

수록 학업성취도가 떨어지고, 학습집중시간이 길수록 학업성취도가 높

아지며, 규칙적으로 학습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Table 5).

2단계에서는 학습몰입도(β=0.181), 수업만족도(β=0.714)가 학

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p<0.001). 즉 학습몰입도와 수업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

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DISCUSSION

대학의 교육이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온라인 교

육을 경험한 치기공과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학습몰입, 수업만족

도,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상호간의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온라인 수업

의 질을 개선하고 학습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치기공과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한 시간은 21~30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분 이하로 나타났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성과를 높이

기 위하여 변인들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교수학습전략을 모색하는 것

이 향후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으므로[18] 온라인 학습환경

에서 학습자가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설계 시 

학습집중시간을 고려하여 수업을 준비하여야 한다. 

온라인 학습 참여는 비규칙적으로 참여가 74.5%로 나타나, 온라인 

학습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온라인 학습의 장점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1,26,27]. 그러나 온라인 학습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의지를 가지고 학습해야 하므로 비규칙적인 참여

가 많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1학년이 2학년, 3학년에 비해 학습몰입도,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

가 높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9,28]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 반면,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방법에 따라 학습몰입이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29]는 본연구 결과와 대조되며 수업에 대한 만족

은 학년과 관계없다는 결과[6]도 있다. 연구마다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

나 향후 온라인 수업이 학년별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Table 4.Table 4. Correlations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immersion in learning, and class satisfaction 

Variable Academic achievement Immersion in learning Class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1
Immersion in learning 0.700*** 1
Class satisfaction 0.862*** 0.697*** 1

*p<0.05, **p<0.01, ***p<0.001.

Table 5.Table 5.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achievement 

Variable B ββ t B ββ t

(Constants) 3.200 10.927 –0.458 –2.067
Gender 0.020 0.011 0.190 –0.018 –0.010 –0.333
Grade –0.173 –0.156 –2.817** –0.035 –0.031 –1.052
Engaged time 0.180 0.193 3.305** 0.003 0.003 0.092
Regularity of learning (1=regular) 0.366 0.174 2.949** 0.067 0.032 1.006
GPA 0.084 0.069 1.202 0.023 0.019 0.616
Medium of learning (1=laptop) 0.005 0.002 0.044 0.009 0.005 0.157
Number of interruption –0.104 –0.110 –1.904 –0.037 –0.039 –1.273
Immersion in learning 0.299 0.181 4.302***
Class satisfaction 0.837 0.714 17.300***

Adjusted R2=0.136, F=7523*** Adjusted R2=0.759, F=101.992***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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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필요하다.

31분 이상 집중을 보이는 그룹에서 학습몰입도가 더 높게 나타나 학

습에 집중하는 시간이 긴 학습자가 학습에 잘 몰입한다는 결과[9,11]

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방적인 수업으로 학습자들의 수업 집중정도

를 확인할 수 없는 수업방법이므로 학습자가 온라인 학습 시 학습집중

을 높일 수 있도록 교수자가 학습설계에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각 수

업에서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유용한 학습활동을 제안하여 학습자가 중

요한 부분을 인지하고 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고민하여 수

업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학습을 규칙적으로 하는 학생이 학습몰입도, 수업만족도, 학업성취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습을 사전에 잘 계획하고 규칙적으로 참

여하는 학습자일수록 학습에 잘 몰입하고, 학습몰입이 높을수록 수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9,20-

22,30]와 일치한다. 온라인 학습에 규칙적인 학습은 학습자가 교육과

정 전반에서 스스로 학업을 계획하고 수행함으로써 학습성취도에 유의

한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거의 중단없이 학습하는 경우 5회 이상 자주 중단하는 그룹에 비해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학습자가 학습내용에 집

중하지 못하고 여러 번 중단하였다가 학습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업성취도와 수업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비대면 강의환경에서의 온라인 학습효과에서 수업만

족도와 학업성취에 관련한 연구결과[6,13,29]와 맥을 같이한다. 학업

성취도는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성과 변인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의 하

나[22]이며, 수업만족도는 학습자의 심리적, 인지적 반응과 밀접한 연

관이 있으므로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13].

학습집중시간이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선행의 연구[31]에서 교수자는 온라인 학습자의 학습집중시간은 

15~20분정도가 최적이라고 하였고, Jeong [32]의 연구에서는 1학점

당 25분의 학습분량이 적절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콘텐츠에 대

한 연구’[33]에서 학습자가 생각하는 온라인 학습의 적정시간은 20분

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온라인 수업 시 집

중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학업성취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학교별 전공별로 학습자

의 집중시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학습집중시간에 

대한 세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다고 나타난 결과는 Jung [34]

의 연구에서 4학년이 1~3학년 보다 낮게 나타난 결과와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학습몰입도와 수업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27]와 동일한 연구결과로 온라인 학습에서는 주의집

중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학습에 몰입하는 것이 학습효과를 높이고, 학습

몰입이 증가하면 학업성취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자의 학습

몰입이 수업만족과 학습성취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20,21]. 학습자가 온라인 학습을 시작하고 학습내용에 대한 몰

입이 이루어질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설계가 필요하다. 

치기공과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에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결과 학습몰입도와 수업만족도가 학업성

취도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수업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수자는 온라인 학습 시 수업만

족도 향상을 위한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과 대학의 적극적인 준

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하였던 치기공

과 학생들의 학습몰입과 수업만족도, 학습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고 학생들의 의견을 분석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이 현재의 온라인 수업

에서 생각하는 학습몰입, 수업만족도, 학습성취도의 결과는 추후 치기

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설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자료수집에 있어 연구대상이 일

개 대학 치기공과 학습자들로 한정되었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

할 필요성이 있다.

CONCLUSIONS

본 연구에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한 치기공과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

성 및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온

라인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학습자의 학습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학습의 효과적인 수업설계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학년이 2학년, 3학년에 비해 학습몰입도, 수업만족도, 학업성취

도가 모두 높았으며, 학습집중시간은 31분 이상의 집중을 보이는 그룹

에서 학습몰입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학습을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학습몰입도, 수업만족도, 학

업성취도가 높았고, 학습중단횟수에서는 거의 중단 없이 학습하는 경

우 5회 이상 자주 중단하는 그룹에 비해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가 높

았다. 

2.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업성취도와 온라인 학습에 대한 몰입도, 수

업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학업성취도와 수업만족도 간의 상관관

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가 떨어지고, 학습집중시간이 길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며, 규칙적

으로 학습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수업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몰입도

와 수업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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