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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distance lectures are expected to continue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Research on factors affecting distance lecture quality and learner satisfaction is essenti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ance lecture quality (system quality, 

information quality, service quality, interaction quality), self-efficacy, and learner satisfaction, and to 

sugges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distance lectures. A survey 

was conducted for university students taking distance lectures, and 197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25.0 and AMOS 21.0. 

As a result; First, distance lecture quality (system quality, information quality, service quality, 

interaction qualit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Second, distance lecture quality 

(system quality, information quality, service quality, interaction qualit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learner satisfaction. Third, self-efficac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learner 

satisfac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Key words: Distance Lecture Quality, System Quality, Information Quality, Service Quality, 

Interaction Quality, Self-Efficacy, Learner Satisfaction

[요   약]

COVID-19의 장기화에 따라 상당 기간 원격강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원격강의

품질과 학습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

격강의품질(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 상호작용품질)과 자기효능감 및 학습자 만족의 관

계를 알아보고, 원격강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

격강의 수강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97개의 설문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

다.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SPSS 25.0과 AMOS 21.0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원격강의품질(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 상호작용품질)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원격강의품질(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 상호작용품

질)은 학습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학습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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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20년 국내 대학들은 COVID-19로 인하여 대면강의를 

대체하여 원격강의를 진행하였다. COVID-19의 추이를 지

켜봐야겠지만, 대학의 원격강의는 2021학년도 1학기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몇몇 대학은 원격강의와 대면강의를 

번갈아 실시하거나 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수업에 한해서

만 대면강의를 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대학들도 내부적으로 

2020학년과 비슷한 형태의 학사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COVID-19와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회뿐만 아

니라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학도 예외 없이 이러

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유례없는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

고 있다[1]. 이와 같은 상황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육 

현장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2,3], 전염의 위험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이동 제한 조치에 따라, 학습자들은 교

육을 지속하기 위해 원격강의를 수강하고 있다[4].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원격수업은 온라인상에서의 교

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맞춤형 학습 등 다양한 학습

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5]. 몇몇 

교수자는 콘텐츠 개발과 기술 활용이 편해지면서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과 보다 긴밀한 상호작용을 즐기고 시간

과 공간의 유연성을 누리게 되었다[6].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면 실시된 원격강의 

시행 초기에 대부분 학생들은 강의품질에 만족하지 못하

였다. 또한, 원격강의를 위한 기반이 완벽히 구축되지 않

아 강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

히 COVID-19의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로운 

표준이 되었기 때문에 원격강의의 만족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7]. 

원격 교육의 교육용 도구로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COVID-19의 장기화에 따라 상당 기간 원격강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원격강의품질과 원격강의 효과

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원격강의품질(시스

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 상호작용품질)과 자기효능

감 및 학습자 만족의 관계를 알아보고, 원격강의의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Distance Lecture Quality

원격강의란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이용하여 교수와 학

생이 동일한 장소에 있지 않고 기존의 대면강의에서 교육

하는 내용을 동일하게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8].

COVID-19와 같은 위기 상황의 온라인 수업을 

ERT(Emergency Remote Teaching)라 지칭하며, 근본

적으로 기존의 온라인 학습과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지

적을 하고 있다. 비상사태인 만큼, 교육 전반에 걸쳐 유연

한 접근이 필요하다[9]. 많은 수의 대학과 교육기관은 학생

들에게 녹화된 강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학습 수준을 높이

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강의만 듣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제, 퀴즈, 토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효과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10].

전국 27개 대학의 총학생회 연대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

네트워크가 2020년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대학생 6천 

2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격수업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학생의 비율이 6.8%인 것으로 나타났

다. 오늘날의 학생들은 대학의 고객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대학은 학생들에게 최상의 이러닝 서비스품질을 제공해야 

한다[11].

시스템품질은 원격강의를 위한 컴퓨터를 포함한 하드웨

어와 네트워크를 포함한 인터넷 그리고 보안 체계 등에 대

한 품질을 의미한다[12]. 학습 콘텐츠가 비슷하더라도 원

격강의가 어떤 기술적 방식으로 학습 내용을 전달하고 운

영하느냐에 따라 학습자 만족은 달라질 수 있다.

원격강의는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정

보품질은 원격강의 성공의 기본 요소이며 학습자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13]. 교육 내용이 명확하고 타당할수록 학

습 효과에 긍정적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학습자는 이러

닝이 유효하다고 느끼고 만족하게 된다고 하였다[14].

서비스품질은 원격강의의 서비스역량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전반적인 지원 및 운

영 관리를 의미한다. 원격강의 서비스품질 관리를 위해서

는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확보 및 적절한 인력배치, 안정적

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학습자 만족도 조사를 통

한 교육 운영 상담 및 행정지원을 위한 교육지원, 강좌 공

동개발을 위한 대학 간 및 산학 간 컨소시엄 운영 등이 필

요하다[13]. 기존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보품질, 시스템품

질, 서비스품질은 학습자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16].



The Effect of Distance Lecture Quality on Self-Efficacy and Learner Satisfaction   121

상호작용품질은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과 

서비스 직원과의 대인적 품질을 의미한다. 서비스품질에 

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상호작용품질이 소비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18].

원격강의품질에서는 교수자-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른 품질로 정의하였다. 이러닝에서의 상호작용 유형은 주

체에 따라 교수자-학습자, 학습자-콘텐츠, 학습자-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구분한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

러닝 환경에서의 교수자-학습자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학습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2. 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이란 학업 상황에서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

는 데 필요한 행동들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판단을 의미한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

는 능력이나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기대와 예측을 수반하는 주관적 판단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학습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 이러닝에서 다차원적 자기효능감은 학습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3].

3. Learner Satisfaction

학습자 만족은 학습자가 느끼는 교육 경험의 긍정적 정

도이며 성공할 수 있다는 지각과 성취한 결과에 대한 학습

자의 인식이다. 또한, 수강하는 원격강의와 학습 경험 간

의 관계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24]. 학습자 만족은 학습자의 요구가 충족되었음을 밝히

는 지표이며, 학습 과정에 참여하여 지식을 생성하고 그 

가치를 느끼게 되어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면 만족도가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25].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이 기술

적으로 능숙한 것은 아니며, 교수자라고 해서 모두 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또한, 기술적 능력과는 별도

로, 적절한 디지털 디바이스의 미비나 학습 조건 및 장소

의 쾌적함 등, 온라인강의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조건들이 

학습자마다 상이하다[26].

e－비즈니스에서 지각된 품질은 소비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요인이며, 원격강의품질 또한 학습자 만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13]. 학습자 만족은 원격강의에 참여한 

학습자의 반응으로, 이는 다시 이러닝에 대한 학습자 태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학습자 만족은 이러닝 평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며, 학습자 만족은 학습자 충성도

(지속사용 및 구전)로 이어진다. 이러한 학습자 만족은 교

육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필수적 요인으로 사용되었다

[27,28].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원격강의품질(시스

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 상호작용품질)과 자기효능

감 및 학습자 만족 간의 영향 관계를 고려하여 다음의 가

설을 설정하였다.

H1 : 원격강의 시스템품질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 : 원격강의 정보품질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 원격강의 서비스품질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4 : 원격강의 상호작용품질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5 : 원격강의 시스템품질은 학습자 만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6 : 원격강의 정보품질은 학습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7 : 원격강의 서비스품질은 학습자 만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8 : 원격강의 상호작용품질은 학습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 원격강의 자기효능감은 학습자 만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Research Model

원격강의품질(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 상호작

용품질)이 자기효능감 및 학습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 [Fig. 1] 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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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asurement items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측정항목 [Table 1] 은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정된 항목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

다. 7점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여 원격강의품질(정보품질, 

시스템품질, 서비스품질, 상호작용품질)과 자기효능감 및 

학습자 만족을 측정하였다.

Construct Items Sources

System 

Quality

SYQ1. The distance lecture system 

has clear and reliable quality 

characteristics

SYQ2. The distance lecture system 

always responds quickly

SYQ3. The remote lecture system 

communicates information clearly 

and concisely.

[12-14]
Information 

Quality

INFQ1. The distance lecture 

provides information related to my 

learning.

INFQ2. The distance lecture 

provides very easy-to-understand 

educational content.

INFQ3. The distance lecture 

provides the latest information for 

my purpose.

Service 

Quality

SEQ2. The distance lecture 

provides customized information 

based on my preference.

SEQ3. The distance lecture 

responds quickly to questions.

SEQ4. The distance lecture can 

immediately check the progress of 

processing.

Interaction 

Quality

INTQ1. The professor answers 

questions with expertise.

INTQ2. The professor is interested 

and considerate of me.

INTQ3. The professor conducts 

lectures efficiently.

[19]

Self-Efficacy

SE1. I can get good grades in this 

distance lecture.

SE2. I can understand the content 

covered in this distance lecture 

well.

SE3. I can do the assignments well 

in this distance lecture.

[20-23]

Learner 

Satisfaction

LS1. I am satisfied with the overall 

distance lecture.

LS2. I am satisfied with the recently 

learned distance lecture.

LS3. I think taking distance lecture 

was a good thing.

[27,28]

Table 1. Measurement Items

3. Procedure

본 연구의 원격강의 특성을 살펴보면, U대학교 전공분

야의 이론수업으로 녹화강의가 진행되었다. LMS를 통해 

인터넷과 모바일로 강의를 시청할 수 있으며, 녹화강의 특

성상 해당 주차의 원하는 시간대에 중복 학습이 가능하였

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U대

학교의 해당 원격강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232부 중 197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

용되었다.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SPSS 25.0과 

AMOS 21.0을 이용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설문지 197부의 표본의 특성은 다음

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은 남성은 95명

(48.2%), 여성은 102명(51.8%)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학

년은 2학년이 115명(58.4%), 3학년이 32명(16.2%) 4학년

이 50명(25.3%) 순이었다. 원격강의 방식은 162명(82.2%)

이 녹화 강의를 35명(17.8%)이 실시간 강의를 선호하였다.

4.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easures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Table 2] 과 확인적 요

인분석 [Table 3] 을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과 타

당성 검정하였다. 시스템품질(0.867), 정보품질(0.870), 서

비스품질(0.865), 상호작용품질(0.845), 자기효능감

(0.873), 학습자 만족(0.897)의 Cronbach’s α값이 0.7 이

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신뢰도와 내적일관성은 확보되

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185.996, df=113, 

p=0.000, χ2/df=1.646, GFI=0.913, AGFI=0.869, 

RMR=0.044, TLI=0.956, CFI=0.967, RMSEA=0.057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전반적으로 적합하다.

Construct Item Factor loading Cronbach's α

System Quality

SYQ1 0.833

0.867SYQ2 0.884

SYQ3 0.831

Information 

Quality

INFQ2 0.817

0.870INFQ3 0.846

INFQ4 0.870

Service Quality

SEQ2 0.771

0.865SEQ3 0.857

SEQ4 0.823

Interaction 

Quality

INTQ1 0.865

0.845INTQ2 0.852

INTQ3 0.832

Self-Efficacy

SE1 0.897

0.873SE2 0.834

SE4 0.820

Learner 

Satisfaction

LS1 0.785

0.897LS2 0.814

LS4 0.805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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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Item
Standardized

estimate
Std. estimate t-value

Composit 

reliability
AVE

System Quality

SYQ1 0.832 - -

0.869 0.688SYQ2 0.887 0.074 14.086

SYQ3 0.798 0.086 12.865

Information Quality

INFQ2 0.777 - -

0.881 0.713INFQ3 0.820 0.086 12.076

INFQ4 0.890 0.090 12.599

Service Quality

SEQ2 0.871 - -

0.876 0.702SEQ3 0.883 0.071 14.659

SEQ4 0.748 0.077 12.131

Interaction Quality

INTQ1 0.788 - -

0.851 0.656INTQ2 0.880 0.092 11.577

INTQ3 0.740 0.092 10.482

Self-Efficacy

SE1 0.760 - -

0.891 0.732SE2 0.927 0.092 13.960

SE4 0.830 0.089 13.289

Learner Satisfaction

LS1 0.872 - -

0.913 0.779LS2 0.905 0.057 16.992

LS4 0.812 0.061 14.983

χ2=185.996, df=113, p=0.000, χ2/df=1.646, GFI=0.913, AGFI=0.869, RMR=0.044, TLI=0.956, CFI=0.967, RMSEA=0.057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단일 차원성이 입증된 각 변수들 사이의 판별 타당성 충

족과 변수 간 관계의 방향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

계 분석  [Table 4] 을 실시하였다. AVE 제곱근의 값이 

0.7 이상이고, 상관계수 값들보다 크게 나타나므로 측정 

도구의 기준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은 충족되었다.

Construct (1) (2) (3) (4) (5) (6)

(1) System 

Quality
0.830

(2) Information 

Quality
0.315** 0.844

(3) Service 

Quality
0.312** 0.270** 0.838

(4) Interaction 

Quality
0.206** 0.236** 0.227** 0.810

(5) Self-Efficacy 0.359** 0.461** 0.367** 0.288** 0.856

(6) Learner 

Satisfaction
0.507** 0.466** 0.473** 0.369** 0.590** 0.883

Note: The diagonal bold is the AVE square root value

Table 4. Factor Correlation Matrix

5. Hypothesis testing

본 연구의 경로분석 결과는 [Fig. 2], [Table 5] 와 같

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χ2=186.097, 

df=113, p=0.000, χ2/df=1.647, GFI=0.912, 

AGFI=0.867, RMR=0.043, TLI=0.956, CFI=0.967, 

RMSEA=0.057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첫째, 원격강의 시스템품질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은 표준계수 0.120, 

t=1.822(p<0.010)로 채택되었다. 

둘째, 원격강의 정보품질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2는 표준계수 0.362, 

t=4.699(p<0.001)로 채택되었다.

셋째, 원격강의 서비스품질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3은 표준계수 0.166, 

t=2.591(p<0.001)로 채택되었다.

넷째, 원격강의 상호작용품질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4는 표준계수 0.147, 

t=2.144(p<0.005)로 채택되었다.

다섯째, 원격강의 시스템품질이 학습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5는 표준계수 0.256, 

t=3.684(p<0.001)로 채택되었다. 

여섯째, 원격강의 정보품질이 학습자 만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6은 표준계수 0.143 

t=1.720(p<0.010)으로 채택되었다.

일곱째, 원격강의 서비스품질이 학습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7은 표준계수 0.207, 

t=3.077p<0.001)로 채택되었다.

여덟째, 원격강의 상호작용품질이 학습자 만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8은 표준계수 0.183, 

t=2.522(p<0.005)로 채택되었다.

아홉째, 원격강의 자기효능감이 학습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9는 표준계수 0.314, 

t=3.449(p<0.001)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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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zed path
Std.

estimate
S.E. t-value p-value Results

H1 System Quality → Self-Efficacy 0.120 0.066 1.822 0.068 Accepted

H2 Information Quality → Self-Efficacy 0.362 0.077 4.699 0.000 Accepted

H3 Service Quality → Self-Efficacy 0.166 0.064 2.591 0.010 Accepted

H4 Interaction Quality → Self-Efficacy 0.147 0.069 2.144 0.032 Accepted

H5 System Quality → Learner Satisfaction 0.256 0.070 3.684 0.000 Accepted

H6 Information Quality → Learner Satisfaction 0.143 0.083 1.720 0.085 Accepted

H7 Service Quality → Learner Satisfaction 0.207 0.067 3.077 0.002 Accepted

H8 Interaction Quality → Learner Satisfaction 0.183 0.073 2.522 0.012 Accepted

H9 Self-Efficacy → Learner Satisfaction 0.314 0.091 3.449 0.000 Accepted

χ2=186.097, df=113, p=0.000, GFI=0.912, AGFI=0.867, RMR=0.043, TLI=0.956, CFI=0.967, RMSEA=0.057

Table 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ig. 2. Path Model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원격강의품질(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

품질, 상호작용품질)과 자기효능감 및 학습자 만족과의 관

계를 알아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이론

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원격강의품질(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 

상호작용품질)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품질은 자기효능감에 가장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품질은 현대 비즈니스에

서 중요한 자산의 역할을 한다고 여겨져 왔으며, 정보 내

용의 중요성이 높게 평가된다[11]. 따라서 양질의 컨텐츠 

제공 및 사용자의 목적에 맞는 최신 학습 정보를 제공하여 

수강생의 원격강의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원격강의의 서비스품질과 상호작용품질 역시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

격강의의 특성상 자기주도학습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학

습자의 자기효능감은 원격강의 수강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수업에 대한 집중도와 참여도, 

교과에 대한 흥미와 가치, 과제 수행에 대한 인식 등에 영

향을 미친다[29]. 따라서 원격강의의 원할한 운영관리와 

서비스 지원 및 상호작용을 위해 즉각적인 공지와 실시간 

응대와 학습자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원격강의품질(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 

상호작용품질)은 학습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스템품질은 학습자 만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의 정확성과 효율

성에 의한 기술적 수준을 의미하며,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인 활용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학생들이 동시에 원격수

업에 접속하여 서버가 다운되고, 원격수업에 사용된 프로

그램이 보안에 취약하여 외부인이 원격수업에 참여하여 

등 원격강의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원격강

의 시스템은 안정적인 접속과 보안 강화는 물론, 활발한 

지식공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여건과 환경을 조

성해주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학습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23-23]와도 일치

하는 이론적 시사점을 가진다. 학습자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는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충분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하

며, 교수자가 원격강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 간에 지식공유가 활발

히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면 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

의 강도를 높이고 학습자 만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나타나 향후 연구에서

는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과 확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해당 설문의 경우 동일 학교, 동일 교과목(전공 이

론수업-녹화강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연구 결

과를 전체 원격강의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둘째, 사용하는 원격강의 시스템별 차이점이나 실시간/

녹화, 전공/비전공, 이론/실습 등의 강의 속성에 따른 차

이가 고려되지 않았다. 향 후 가설설정이나 추가분석을 통

해 연구를 보다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세분화하지 않았으나 

수강생들의 성별, 학년, 전공, 원격강의 특성에 따라 구분

하여 비교 분석한다면 세분시장별로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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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원격강의에 대한 다양한 선·후행 변수들을 

개발함으로써 연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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