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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목적은 일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온라인 수업 환경, 그리고 학습만족도 간의 구조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세종 B고교 3학년의 219명이며, 상관관계와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자기주도 학습과 온라인 수업 환경 및 학습만족도 간에는 중간 이상의 상관관계를 있었다. 둘째로, 측정변인들 

간의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도 양호했다. 자기주도 학습은 온라인 수업 환경에 영향을 주고, 온라인 수업환경은 학습만

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은 없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학습자의 

온라인 수업만족도는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교사의 훌륭한 수업환경의 조성이 이루어질 때 시너지 효과를 얻음을 

알 수 있다. 추후 온라인 학습만족도에 대하여 다양한 학습자의 개인, 가정 및 학교요소를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키워드 : 구조적 관계분석, 자기주도 학습, 온라인 수업 환경, 학습만족도, 구조모형의 적합도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online class environment, and learning satisfaction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219 12th grade students in Sejong B High School responded to the survey questionnaire. For data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 were implement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moderate or higher correlation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online class environment, and 

learning satisfaction. Second, the model fit of the structural model among variables was good. Self-directed 

learning had an effect on the online class environment, and the online class environ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learning satisfaction. However, self-directed learning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learning satisfaction. The researcher found the implication that learners' online class satisfaction showed 

a synergistic effect when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educators’ excellent class environment 

are created. Also, the researcher proposed to analyze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factors of various learners.

Key Words :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Self-directed learning, Online class environment, 

Learning satisfaction, The fitness of the structura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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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으로 모든 초·중등

학교는 수업방법의 대안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되었다. 

원격수업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

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수업을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수

업 및 비동시적 원격수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시간 화상 교육 등 동시적 원격수업도 원격수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실시간 쌍방

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리고 기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수

업 등 네 가지 형태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교육부는 온-

오프라인 융합 학습 형태를 미래형 학습모형으로 제시

함으로써 원격수업이 미래교육 환경에 적합한 수업형

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여고생 사회과목 온라인 토론

수업이 면대면수업보다 쟁점 참여태도, 비판적 사고력

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한 것은 온라인 수업의 효과 가능

성을 뒷받침해준다[1]. 교육부는 2021년부터 학교 공

간 혁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온라인 기반 학

습여건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

술이 접목된 학습플랫폼 조성을 위하여 전체 일반고에 

무선망 구축, 태블릿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

기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2020년 4월 온라인개학과 더불어 교육부

에서 제시한 원격교육 형태 중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주목하고 온라인수업의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결정변인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온라인 수업과 관련한 선행연구

들은 주로 교육공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미국 사범

대학 학생에 대한 질적 연구 및 비교방법을 통하여 수

업목표와 구성, 수업활동, 과제인식, 교사의 피드백 제

공원칙, 교사와 학생의 상호기대와 신뢰감 등이 온라인

과제를 통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었다

[2]. 또한, 대학생의 온라인수업의 만족도는 편리성보다 

수업방식과 호기심 충족이 유의미한 요인이었고[3], 대

학교수들은 온라인수업을 새로운 교수·학습 패러다임

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지식 전달시스템으로 인식하고 

대면수업보다 많은 학습내용과 강좌운영에 많은 시간

을 투자하고 있었다[4]. 하지만, 대학생의 온라인 상호

작용 도구는 학습 성취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없었다[5]. 이에 비해서 인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

인수업 만족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2학년이 1학

년보다 높으며, 온라인수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콘텐

츠와 시스템 변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인 관계가 있고, 콘텐츠와 시스템이 온라인수업 만족도

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6]. 온라인수업 수

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의 자발성과 자기

조절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7]. 이처럼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학습자, 

또는 교수자 중심 변인으로 투입이 진행되어 관련 변인 

중심으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일반고 학생의 온라인수업의 학

습만족도에 대한 영향변인으로 자기주도 학습, 온라인

수업환경을 설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구조를 탐색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수업의 학습만족도를 학생

변인과 교사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살펴본 점에서 타 

연구과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 미래교육환경에서 교수-학습의 방법

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온라인수업의 질적 제고와 이에 

따른 교육과정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온라인수업

우리나라의 온라인수업은 2011년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2012년 방송통

신고등학교에서 사이버교육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온라

인수업을 시작하였다. 2012년에는 온라인수업에 대한 

고등학교의 시범학교가 운영되면서 학생들의 활용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2015년부터는 중학교까지 확대되

었다. 초기 온라인수업은 집중이수제와 전입 및 편입 

때문에 발생되는 과목 미 이수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

로 활용되었다. 최근 온라인수업은 단위학교에서 개설

이 어려운 희소 선택 교과목들을 중심으로 학생 진로맞

춤형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많이 활용하고 있

다[8]. 시범운영을 통해보면, 온라인수업은 학교의 인

식, 수업콘텐츠, 평가, 학사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 현장 교육주체들은 온라인수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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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수업의 대체라기보다는 학습 기회를 부가하여 제

공하는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결

과, 지금까지 학교의 온라인 수업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은 완벽하게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교육부는 미래

사회 교수․학습 패러다임의 전환의 필요성에 따라서 미

래형 학교는 학교공간의 혁신, 인공지능(AI), 정보통신

기술(IC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학습 환경이 필요하다

고 인식하였고, 2021년부터 학교공간혁신사업 본격 추

진하면서 온라인 기반 학습여건 및 인공지능(AI), 정보통

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플랫폼 조성을 

위해 전체 일반고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태블릿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2.2 온라인수업의 학습만족도 및 영향변인

수업만족도는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 과정의 결과

이며, 학습효과를 보여준다. 온라인수업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은 전반적인 수업평가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된다. 온라인수업은 가상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무엇보다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이 핵심변인이다[9]. 온

라인수업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변인으로 학습자의 특

성(자기주도 학습능력, 동기, 학습준비도 등), 학습내용

과 학습자원의 질, 학습내용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 운

영 전략, 시스템 환경 구축 및 지원, 지원행정 등을 제시

했다[10]. 이를 종합하면,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습자 특성으로 연구되었다. 따라

서 학습자와 교사의 차원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확인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

는 개인차원에서 자기주도 학습과 교사차원에서는 온라

인 학습 환경의 구성 등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2.1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수요

를 파악하고, 적합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

을 사용하여 학습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교직 수

업에 참여한 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습만족도

에 직접적인 영향변인이 된다[11]. 학습과정에서 주도

성이 학습자의 주의력, 노력, 관심 등 심리적 과정이 포

함하는 능동적 자발적 과정이라고 볼 때[12], 실시간 온

라인 수업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만족도

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2.2 온라인 학습 환경

실시간 온라인수업은 분리된 공간에서 학습자의 자

기조절의 개인차가 존재하므로 수업참여에 있어서 학

습 환경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인 수업참여는 

효과적인 수업을 촉진하고 이는 학습만족도를 높이는 

변인이다[13]. 특히, 학습자가 온라인 수업에서 경험하

는 학습 환경은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요소이

다[14]. 또한, 온라인 수업의 질에 대한 판단 준거로서 

상호작용, 학습용 콘텐츠, 수업여건, 평가 요소를 제시

되었고[15], 수업내용, 상호작용, 학습 환경이 온라인 

수업에서의 수업의 질로 파악하였다[16].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는 온라인 수업 환경으로 콘텐츠, 상호

작용, 시스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수업에서 자기주도 학습, 수업환경, 학

습만족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온라인수업에서 자기주도 학습과 학습만족도

와의 관계에서 수업환경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연구문제를 통하여 연

구모형을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즉, 학습자의 온라

인 학습만족도에 대하여 자기주도 학습과 온라인 수업

환경의 구조적 관계 모형을 경험적 검증을 하고자 한다. 

SDL LS

CE

* SDL : Self-directed learning

LS : Learning Satisfaction, Class Environment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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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일반고 학생의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소

속 B고교 3학년 희망학생 219명이다. 교과 담당교사 

주관으로 2020년 12월 21일(월)부터 24일(목)일 까지 

4일 간에 걸쳐서 설문했다. 불완전 자료 8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11명(남 109명, 여 102명)의 자

료를 분석했다. 

3.2 측정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자기주도 학습이고, 매개변인

은 온라인 학습 환경이며, 종속변인은 온라인수업의 학

습만족도이다. 설문지 작성과정에서 교육과정 박사 1

명, 교사 2명이 검토하여 고등학교에 맞게 수정하여 활

용하였다. 

3.2.1 자기주도 학습

경기종단연구 설문지를 참고로 연구대상자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했다. 하위변인은 자발적 창의성은 4문항

(예: 나는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배워 

야 할지 알아낼 수 있다.)과 자기이해는 5문항 (예: 내

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안다.) 등 9문항이다. 1점

(전혀 아님)에서 5점(매우 그럼)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

었고 원점수로 처리했다. 자기주도 학습은 2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의 적절성 검증은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KMO<.5이고, Bartlett의 p<.05이

므로 적절했다. 본 연구는 2요인을 모두 합해서 사용하

였고, 전체 신뢰도는 .899이었다.

3.2.2 온라인 수업환경

설문은 총 9문항이다. 설문구성은 선행연구들(손찬

희 외, 2004; 권성호 외, 2005; 김영아, 2005; 박수원, 

2008; 황세원, 2012)을 참고하여, 하위영역을 콘텐츠

(3문항), 상호작용(3문항), 시스템(3문항) 등으로 구분

했다[6]. 콘텐츠의 예시문항은 ‘온라인수업으로 학습하

는 교과내용은 이해하기 쉽다.’ 상호작용의 예시문항은 

‘온라인수업 교과 선생님은 문자 등으로 진도관리를 해

주신다.’ 시스템의 예시문항은 ‘온라인수업 사이트는 이

용하기 쉽다.’ 등이다. 문항 반응은  1점(전혀 아님)에서 

5점(매우 그럼)까지 5점 척도이었고, 원점수로 처리했

다. 직접 오블리민 방법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3

개 요인이었고,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에서 적

절성을 확인했다. 전체 신뢰도는 .887이었다. 

3.2.3 온라인수업의 학습만족도

온라인수업의 학습만족도는 [6]의 전반적인 만족도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수업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앞으로도 온라인수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온라인수업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

천하고 싶다.’ 등이다. 척도 반응은 1점(전혀 아님)에서 

5점(매우 그럼)으로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의 온라인수

업의 학습만족도는 원점수로 처리했고, 전체 신뢰도는 

.864이었다. 

3.3 분석방법

SPSS 21.0으로 측정변인들의 정규분포의 가정과 변

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AMOS 21을 활

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했다. 설정한 연구모형

의 적합도 검증과 표준화 추정치로 변인들의 인과관계

를 알아보았다. 모형 적합도 지수 χ2 값은 표집수에 민

감하므로 참고만 하고, CFI, TLI, RMSEA 지수를 확인

했다. CFI와 TLI는 .90 이상, RMSEA은 .08 이하를 준

거로 삼았다[17]. 온라인 수업환경 매개효과 검증은 

Bootstrapping 및 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BC)은 95% 신뢰구간으로 확인했다.

4. 연구결과

4.1 변인들의 상관 및 기초통계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2와 같다.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 값은 전체적으로 

.448(p<.01)에서부터 .929(p<.01)까지 분포했다. 즉, 

변인들 간 상관은 높은 편이었다. 본 연구의 측정변인

들에 대한 정규분포의 검증 결과, 변인들 모두 절대 값

이 1.00 이하이었다. 외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값이 2와 7이하이면 정규분포성에 문제가 없다[18]. 이

에 정규분포를 가정하여 ML(Maximum Likelihood) 

방법으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했다. 한편, 연구변

인들 간 상관 값과 기초통계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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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 of variables, basic statistics

Vari-
able

y1 y2 y3 y4 y5 y6 y7 y8

y1 1.00

y2 .872** 1.00

y3 .929** .628** 1.00

y4 .719** .639** .658** 1.00

y5 .605** .506** .578** .848** 1.00

y6 .624** .601** .535** .865** .545** 1.00

y7 .657** .563** .617** .911** .712** .688** 1.00

y8 .617** .448** .640** .750** .752** .487** .75.3** 1.00

M 33.38 14.87 18.51 34.88 11.75 11.36 11.77 11.50

SD 7.22 3.44 4.54 6.97 2.50 2.89 2.57 3.03

skew-
ness

.026 -.213 -.236 -.228 -.414 -.510 -.552 -.741

kurto-
sis

-.981 -.732 -.964 -.568 -.494 -.226 -.016 .213

** 상관이 .01 수준에서 유의

y1: Self-directed learning, y2: Spontaneous creativity,

y3: Self-understanding, y4: Online class environment,

y5: Content, y6: Interaction, y7: System, y8: Learning satisfaction

4.2 측정모형 적합성 검증

측정모형의 검증으로 잠재변인이 측정변인에 의해 

잘 설명되는지를 확인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χ
2= 137.462(p＜.001)이었고 TLI= .901, CFI= .922, 

RMSEA= .079로써 수용할 정도로 확인했다. 

4.3 구조 모형의 적합성과 인관관계 검증

측정변인들 간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구조모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나 TLI 값(.901), CFI 값(.923)이 

.09 이상이고, RMSEA(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이 .08이하로 적합도가 양호했다. 

Table 2. Goodness-of-fit index of the study model

Goodness-
of-fit index

χ2 df χ2/df TLI CFI RMSEA

Study 
Model

137.46

2
17 8.086 .901 .923 .079

4.4 온라인 수업환경의 매개효과 검증

자기주도 학습과 온라인 수업환경 및 학습만족도 간

의 매개 구조모형의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완전

매개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 자기주도 학습은 온라인 

수업환경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β=.841,

p<.001), 온라인 수업환경은 온라인 학습만족도에 정적

인 영향을 주었다(β=.899, p<.001). 하지만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Table 3. Analysis Results of Structural Model

Path
Estimate

S.E C.R.
B β

Self-directed learning → 

Online class environment
.688 .841 .067 10.287***

Online class environment →

Learning satisfaction
.411 .899 .026 15.649***

Self-directed learning → 

Learning satisfaction
.013 .034 .281 .779

이 밖에도 자기주도 학습과 학습만족도 간의 관계에

서 온라인 수업환경의 매개효과를 Table 4와 같이 검

증했다.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래핑(Bias Corrected 

Bootstrapping)으로 확인하였으며, 온라인 수업환경

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이 .190에서 

상한 값이 .410을 보이고 있어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즉 온라인 수업환경의 매개효과는 p＜.05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했다. 한편, 독립변인 자기주도 학습이 종

속변인 온라인 학습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으나 매개효과가 유의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환경은 완전매개 효과를 지녔다.

Table 4. Intermediated effects of classroom

environment

Path Estimate S.E

95% 

Confidence 

interval

Self-directed learning→

Online class environment→

Learning satisfaction

.292 .064 .190∼.447

5. 논의 및 결론

우선,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과 온라인 수업환경 및 

학습만족 간의 상관은 중간 이상이었다. 따라서 구체적

으로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

서 측정모형을 검증했으며,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확인결과, 잠재변인이 측정변인에 의해 잘 설명되었다. 

측정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구조모형

에서 적합도 지수 역시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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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이 높을수록 온라인 수업

환경에 잘 적응하였다. 또한, 온라인 수업환경은 온라인 

학습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자기주

도 학습은 온라인수업에서의 학습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즉, 본 연구결과는 자기주

도 학습과 학습만족도의 관계에서 온라인 수업환경은 

완전매개모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서 보면 가상공간에서의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의 개인차는 온라인 수업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볼 때, 

교사는 학습자의 자기주도가 발휘될 수 있도록 온라인

에서의 수업환경의 구성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

리고 온라인 학습 환경이 학습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

향을 주는 결과는 온라인상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학

습 환경이 수업의 질을 좌우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14]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수업의 질의 결

정요소로서 상호작용, 학습 콘텐츠, 학습 환경이 중요함

을 제시한 선행연구들[6, 15, 16]의 주장을 뒷받침해준

다. 본 연구결과는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학생의 자발성과 자기조절능력이 중요하다고 

한 선행연구[7]과 부분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이는 학습

자의 자기주도성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온라인수업에서 학습자의 수업효과는 교사의 수업환경 

속에서 학습자의 자발성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학습만

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학생

들의 온라인 학습에서 자기주도성만이 학습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강조

되면서 학력격차, 수업만족도의 저하 문제가 논란이 되

고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학습자의 학습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교사의 수업

환경의 조성이 이루어질 때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수업의 효과는 학습자

가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에서 학습자의 자

기주도성과 수업효과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온라

인 학습만족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학생 자기주도성 요

소와 교사의 수업구성 요소만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특

정지역 1개교로 연구되었기에 일반화의 한계성을 갖는

다. 따라서 여러 지역의 일반고에 대한 연구축적이 필

요하다. 앞으로 미래교육에서 온라인 수업이 활발해지

고 중요시되는 만큼 다양한 학습자의 개인차 요소, 가

정 및 학교요소를 종합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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