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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비동시적 온라인 토론활동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실재감, 인지적 실재감이 온라인학습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는 2020년 12월부터 2개월간 일개대학 4학년 간호대학생 93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검정, ANOVA,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

대학생의 사회적 실재감, 인지적 실재감, 온라인 학습만족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온라인 학습만족도

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는 사회적 실재감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학습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62.9%로 나타났다.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목에서 온라인 토론활동의 학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실재감

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며 향후 실재감 향상 프로그램 중재 관련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키워드 : 비동시적 온라인 토론, 사회적 실재감, 인지적 실재감, 온라인 학습만족도,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resence, 

cognitive presence, and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Asynchronous Online Discussion Activities. The study was 

conducted in December, 2020 for two months, and the participants were 93 grade 4 nursing students 

attending universities nationwide. The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run 

on the collected data.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social 

presence, cognitive presence, and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social presence. The explanatory power of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was 62.9%. Based on the 

above results, in order to increase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a plan is needed to improve nursing 

students' social presence for online discussion classes.

Key Words : Asynchronous online discussion, Social presence, Cognitive presence,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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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COVID-19 이후 대학에서는 비대면 동영상 강의 

및 콘테츠 활용 수업을 시작으로 화상 시스템을 활용한 

토론 및 피드백을 받는 등 쌍방향 수업을 통해 학습자

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토론활동의 경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이 이루어져 비판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의 발달과 의

사소통 및 문제해결력 향상이라는 효과를 나타내며, 가

상공간에서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면대면 교육을 보

완하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토론활동은 전문성을 기반

으로 하는 간호활동 및 보건의료전문가의 협업을 강조

하는 간호교육환경에서 간호사들에게 핵심적으로 요구

되는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협업능력, 글쓰

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활동이라 할 

수 있다. 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 전공지식, 간호술

의 통합적용, 비판적 사고능력, 전문분야 간 의사소통과 

협력뿐만 아니라 윤리적 판단과 책임인식능력을 강조

하고 간호사가 생명의료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윤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1] 윤리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윤리 교육목표에 적합한 교

수학습방법으로 전통적인 강의방법 이외 사례를 접목

시킨 토의, 토론수업을 적용한 경우 생명의료윤리의식, 

윤리적 가치관, 비판적 사고능력 향상에 유용한 학습방

법으로 나타났다[2,3]. 이에 간호실무표준과 법적 윤리

적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

를 인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관계법규 교과목

에서 온라인 토론활동은 사고력 증진과 문제해결 능력의 

신장을 위해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온라인 토론활동은 화상회의, 웹채팅, SNS를 통해 

토론 참여자가 동시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토론을 수행하

는 유형과 온라인 게시판이나 전자 우편 등의 방법을 활

용하여 비실시간으로 특정한 기간 내에 토론을 수행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비동시적 온라인 토론활동

(Asynchronous online discussion activities)은 많은 

대학에서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에서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학습방법으

로, 학습자와 교수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 게

시판에 접속하여 다른 학습자들의 토론의견을 읽고 자

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온라인 토론활동을 의미한다[4]. 

비동시적 온라인 토론활동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으며 

토론주제에 대해 천천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한 근거자료를 시간을 두고 제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자신이 온라인에 진술한 글을 나중에 

다시 읽어보고 그 내용을 성찰할 수 있으며, 다른 학습자

의 의견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

이러한 교육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시간, 장소, 자원

의 범위 등 학습자에게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자율권이 

부여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토론활동이 이루어지다 보

니 이들의 좀 더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요구된다. 이

에 효과적인 온라인 토론학습을 위해서는 ‘실재감

(presence)’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재감은 어딘가에 존재하는 느낌(the sense of 

being there) 또는 지각을 의미하며, 온라인 교육에서 

지속적인 참여 유도와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학습자가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중요한 변

인으로 볼 수 있다[5,6].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타인과 

의사소통하며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인식

할 때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이 형성되는데 

이는 학습자가 느낄 수 있는 고립감을 완화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함께 하고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학

습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7]. 더 나아가 

사회적 실재감은 학습몰입, 학업성취도, 만족도 등 학습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예측 요인으로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7-11]. 인지적 실재감(cognitive 

presence)은 학습내용과 연관시켜 이해하거나 기억하

는 등 지적인 측면에서의 학습자 인식을 말하고[12] 단

순히 정보를 교환하거나 의견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협력적으로 창출하고 곧 개인의 성

찰에까지 의미 있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학습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13].

선행연구에서 온라인 학습에서 실재감이 학습만족

도, 학업성취 등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9,11] 일부 연구에서는 실재감의 

종류, 연구대상, 학업성취 측정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

를 보여[14,15] 대상자 특성 및 실재감 종류에 등을 고

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학습 만족도는 학습자의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학업성과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변수로[16], 학습만족도

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학습몰입의 효과, 몰입을 촉진하

는 내⋅외적 변인, 몰입의 구성요인 규명 등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8-10]. 그러나 학습만족도와 관련된 

개별연구마다 포함된 변인 및 그 결과가 상이하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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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동시적 온라인 토론학습 

환경에서 자신의 학습상황에 대해 인식하는 실재감과 

온라인 학습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비동시적 온라인 토론활동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실재감, 인지적 실재감

이 온라인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온라인 토론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비동시적 온라인 토론활동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의 사회적 실재감, 인지적 실재감, 온라인 학습만

족도의 관계를 확인하고 온라인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자는 편의표출에 의해 선정된 K소재의 

일개 대학교에서 보건의료관계법규 온라인 수업을 수

강하며 비동시적 온라인 토론활동을 경험한 4학년 간

호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재학생이다. 연구대상자는 보건의

료관계법규 수업에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상에 업로드된 강의 녹화 파일을 주차별로 각

자 시청하고, LMS 토론 게시판에서 팀 단위 게시글과 

댓글을 통하여 수업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하였다. 연

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 할 때 검정 기준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 크기 0.15 요인변수 5개로 하였을 때 최소로 필요

한 표본 수는 총 92명이었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전

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회수된 

100부 중에 내용 작성이 불충분한 7부를 제외한 93부

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이며, 설문 응답 시간은 평균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자료수집에 연구 목적 및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언제든 철

회가 가능 하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어

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비밀보장에 대해 동의를 

받은 후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사회적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은 Kim[17]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문항은 총 18문항이다. 정서적 유대, 개방적 커뮤

니케이션, 상호지원 및 집중과 공동체감의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형식 5점 평정척도로 최저 

18점부터 최고 9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실재

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17]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2.3.2 인지적 실재감

인지적 실재감은 Kang, Park, & Shin[18]이 개발

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21개 문항이다. 학습내용의 

이해, 지식창출, 학습관리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졌으며 

Likert 형식 5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 

실재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Kang, Park, & 

Shin[18]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72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98였다.

2.3.3 온라인 학습만족도

온라인 학습만족도는 Lim[19]이 활용한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측정문항은 총 9문항이다. 온

라인 토론활동 수업의 전반적인 만족도, 현재 학습형태

를 다시 선택할 생각이 있는지, 다른 학습자에게도 추

천할지를 묻는 일반적인 만족도 4문항과 학습과 관련

된 개인적 선호 등을 확인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평정척도로 최저 9점부터 최고 

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Lim[19]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1.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주요변수의 정

도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온

라인 학습만족도 차이는 t-test/ ANOVA, 사후분석은 

Scheffé 분석을 하였다.  대상자의 사회적 실재감, 인

지적 실재감, 온라인 학습만족도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온라인 학습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인지적 실재감과 온라인 학습만족



산업융합연구 제20권 제2호40

도 영향관계에서 사회적 실재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

기 위하여 Baron & Kenny가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추가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학습만족도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3.55(±2.56)세이며 여

학생이 85명(91.4%) 남학생이 8명(8.6%)이었다. 대상

자의 학업성취도는 ‘하’가 46명(49.5%)으로 가장 많았

으며, 대상자 중 78명(83.9%)이 이전에 온라인 토론수

업 경험이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학습만족

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참고).

Table 1.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93)

Characteristics Category n(%)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Total
(M±SD)

t or f/(p)

Age(year)

23.55±2.56

23≤ 74(79.6) 2.70±0.78 1.401 
(.165)24≥ 19(20.4) 2.43±0.60

Gender
Female 85(91.4) 2.67±0.76 -1.127 

(.263)Male 8(8.6) 2.36±0.58

Academic
achievement

High 6(6.5) 2.13±0.65

2.006  
(.140)

Medium 41(44.0) 2.76±0.92

Low 46(49.5) 2.61±0.55

experience in online 
discussion class

Yes 78(83.9) 2.58±0.73 -1.923 
(.058)No 15(16.1) 2.99±0.82

3.2 사회적 실재감, 인지적 실재감, 온라인 학습만족도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실재감은 5점 만점에 평균 

2.57±0.62점이며, 하위영역으로 정서적 유대는 

2.96±0.71점, 개방적 커뮤니케이션은 2.58±0.72점, 공

동체감은 2.49±0.75, 상호지원 및 집중은 2.37±0.69

점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실재감은 5점 만점에 평균 

2.30±0.66점이며 하위영역으로 학습내용의 이해는 

2.38±0.72점, 지식창출은 2.27±0.70점, 학습관리는 

2.20±0.67점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학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4±0.7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고).

Table 2. Social presence, Cognitive presence,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N=93)

  Variables
Total 

(M±SD)
Actual Range

Social presence 2.57±0.62 1.22-4.89

affective connectedness 2.96±0.71 1.50-5.00

open communication 2.58±0.72 1.00-5.00

sense of community 2.49±0.75 1.00-5.00

mutual support and empathy 2.37±0.69 1.00-5.00

Cognitive presence 2.30±0.66 1.00-4.81

understanding the contents 2.38±0.72 1.00-5.00

constructing the knowledge 2.27±0.70 1.00-5.00

managing the learning resources 2.20±0.67 1.00-4.20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2.64±0.75 1.11-5.00

3.3 사회적 실재감, 인지적 실재감, 온라인 학습만족

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온라인 학습만족도는 사회적 실재감

(r=.794, p<.001), 인지적 실재감(r=.726,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고).

Table 3. Relationships among Social presence, Cognitive 

presence,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N=93)

  Variables
Social 

presence
(r/p)

Cognitive 
presence

(r/p)

Learning 
satisfaction

(r/p)

Social presence 1

Cognitive 
presence

.859(<.000) 1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794(.000) .726(.000) 1

3.4 온라인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실재감, 인지적 실재감이 온라인 학습만족도

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Durbin-Watson을 확인한 결과 1.93로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각각 3.81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온라인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실재감(β=.649,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

며, 설명력은 62.9% 이었다(Table 4 참고).



비동시적 온라인 토론활동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실재감, 인지적 실재감, 온라인 학습만족도의 관계 4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N=93)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93 .203 .953 .343

Social presence .043 .008 .649 5.241 .000

Cognitive 
presence

.009 .007 .168 1.357 .178

R²= .637, Adjusted R²= .629,  F=79.07  p<.001 

3.5 인지적 실재감과 온라인 학습만족도 사이에서 

사회적 실재감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적 실재감이 인지적 실재감과 온라인 학습만족

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Baron

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3단계를 적

용하여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 인지적 실재감이(β

=0.589, p<0.01) 매개변수인 사회적 실재감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를 검정하기 위한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인지적 실

재감이(β=0.726, p<0.01) 종속변수인 온라인 수업만족

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인지적 실재감

과 매개변수인 사회적 실재감이 종속변수인 온라인 수

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인지적 실재감이 온라인 학습만족도에 β

=0.168, p=0.178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사회적 실

재감은 온라인 학습만족도에 β=0.649, p=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5 참고).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N=93)

model
Predictive
variable

B SE β t(p) F(p) R² (Adj.R²)

1
IV:CP
MV:SP

.813 .051 .859
15.984
(.000)

255.487
(.000)

.737
(734)

2
IV:CP

DV:OLS
.828 .082 .726

10.061
(.000)

101.218 
(.000)

.527 
(.521)

3

IV:CP .192 .141 .168
1.357 
(.178) 79.065

(.000)
.798 
(.637)MV:SP

DV:OLS
.783 .149 .649 5.241 

(.000)

IV=Independent Variable, DV= Dependent Variable,

MV=Mediating Variable, SP=Social Presence,

CP=Cognitive Presence, OLS=Online Learning Satisfaction

즉, 사회적 실재감은 인지적 실재감과 온라인 학습만

족도를 예측하는데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4.991로(p<.001) 유의하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보건의료관계법규 온라인 수업에서 비동

시적 온라인 토론활동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실재감, 인지적 실재감이 온라인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 온라인 학습만족도를 높

이며 효과적인 온라인 토론활동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사회적 실재감 및 인지적 실재감을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사회적 실재감은 평균 2.57±0.62점, 

인지적 실재감은 평균 2.30±0.66점이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1]에

서는 사회적 실재감 평균 4.04±0.69점, 인지적 실재감 

평균 4.22±0.6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연구

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같은 온라인 학습 

환경에 학습자가 인지하는 실재감의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유사한 온라인 환경이라도 학습자의 학

년, 개인적 특성과 함께 교수자의 개인별 교수 역량에 

따라 차이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실재감이 인지적 실재감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실재감의 4가지 하위영역 중 ‘정

서적 유대감’이 가장 높았으며 ‘상호지원 및 집중’이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정서적 유대감은 참여자들 사이에서 

느끼는 사적인 친밀감과 즉시성의 개념으로[17] 본 연

구대상자들이 4년의 시간 동안 같은 학반을 유지하였

기에 높게 나타났으리라 생각된다. 상호지원 및 집중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며 대화와 집중하고 상호간의 

학습활동에 긍정적인 도움과 지원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17] 온라인 토론의 경험 및 온라인 학습 환경에 

요구되는 학습기술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Kwon연구[22]에서는 사회적 실재감의 하위

요인 가운데 상호집중 및 지원, 개방적 의사소통이 지

각된 토론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에 

온라인 토론 콘텐츠 개발과 교수학습전략 수립 시 학습

자 특성에 따라 사회적 실재감의 어떤 하위 요인에 초

점을 맞출 것인가를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인지적 실재감의 3가지 하위영역 중 ‘학

습관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습관리 정도는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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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수행관리 및 자원을 조절하

고 관리할 수 있는 인식을 의미하며, 학습관리 능력이 

높은 학습자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 수행과제를 계

획하고 학습환경이나 자원을 적절히 통제해 문제를 해

결하고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20]. Garrison[26]

은 인지적 실재감의 수준이 상위 단계로 진전되지 못하

는 것은 과제의 특성과 교수자의 교수실재감 부족에 기

인하며, 너무 많은 학습내용을 다루는 과제는 학습의 

초점을 정보의 습득에 둘 가능성을 높여 통합과 해결책

의 개발이라는 진전된 탐구과정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인지적 실재감 향상을 위해 

교수자는 온라인 수업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시하고 토론과정에서 토론을 촉진하는 명확한 역할

을 수행함으로써 토론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대 수준 

제시, 의도하는 목적에 맞는 과제 설계와 분량, 활동의 

구조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온라인 학습만족도는 5점 만점으로 했

을 때 2.64±0.75점으로 나타났으며 1-4학년 전체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 & An[23] 연구보다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자와 연구마다 

학습만족도 측정도구의 차이가 있어 측정한 수치결과

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대상

자가 수강한 보건의료관계법규 교과목의 경우 간호사 

국가고시 과목으로 단순암기 뿐만 아니라 4학년에 처

음 배우는 교과목이라는 심적 부담감과 온라인 토론활

동을 해야 하는 과제에 대한 부담감이 영향요인으로 작

용해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리라 사료된다. 이에 동일한 

측정도구로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학년별 및 교과목 특

성에 따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실재감과 인지적 실재감 모두 

온라인 학습만족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여러 연구결과[11,23-25]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사회적 

실재감, 인지적 실재감, 감성적 실재감이 전공교과목 학

습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며[23], 학습실재감 

모두 학습몰입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

다[21]. 이에 학습자에게 동기를 유발 할 수 있는 흥미

로운 학습과제를 제공하거나 과제 수행의 자율성을 늘

리고, 학습자 본인의 생각, 의견, 정서 등을 쉽게 표현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이 가능한 SNS나 LMS 쪽지, 토론

게시판 등을 활성화 한다면 사회적· 인지적 실재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습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24,25].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온라인 학습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실재감으로 나타났고 설

명력도 62.9%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실재감이 온라

인 학습만족도를 높이는 변인으로 논의된 선행연구

[9,11]와 상통하는 결과이다. 한편 Jeon & An[23]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지적 실재감과 감성적 실재감으로 나타났

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각 실재감별로 각각 다른 도구

를 사용하였고 Jeon & An[23]의 연구에서는 학습 실

재감을 총 10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학습만족도 도구 

역시 다르기 때문에 연구결과 비교 시 신중히 해석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한편 국내 온라인 학습에서 실재감의 효과에 관한 

메타연구에서는[11] 교수 실재감, 인지적 실재감, 사회

적 실재감, 감성적 실재감 4가지 요인 모두 학습성과와 

관련해 큰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온라인 토론활동과 연관된 교수 실재

감, 감성적 실재감, 학습자 특성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온라인 학습만족도와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비동시적 온라인 토론활동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의 사회적 실재감, 인지적 실재감, 온라인 학습만

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가 온라인 학습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실재감 향상을 

위한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실재감, 인지적 실

재감과 온라인 학습만족도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

났으며 사회적 실재감이 온라인 학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학습 만족도

를 높이기 위해 교수자와 학교는 사회적 실재감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요구된다. 

한계점을 중심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 대학 보건의료관계법규 온라인 수업 참여

한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 추후 대상자 및 다양한 전공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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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확대· 반복연구를 시행하여 결과를 확인하는 것

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실재감, 인지적 실재감 외에

도 온라인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양

하게 추가하여 파악하고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학년, 이론 및 실습 교과목, 온라인 수업

의 지원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여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학습만족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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