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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LMS로써 MS Teams를 도입하여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예비교사의 학습행태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MS Teams와 연동된 MS Insights

가 제공하는 MS Teams 방문일수, 과제 제출 기한 엄수, 소통에 대한 변인을 중심으로 수강성적과의 상관관계
및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학습행태 변인과 학업성취도 간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예비교사의 학업성취

도는 MS Teams 방문 일수 및 온라인 과제 제출 기한의 엄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MS Teams

내 질문, 게시글, 답변 작성 빈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련성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MS Teams의 학습행태 변
인들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과제 제출 기한의 관리 변인에 있어서 학업성취도

를 설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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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ought to find significant learning behavioral indicators and their correlation with the academic ach-

ievements of elementary teacher candidates engaged in an online course using MS Team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ocused on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visiting days to MS Teams, on-time online assignments,

conversation activities, posts, and replies, MS Insights data in the LMS environment were collected in the fall

term of the 2020 academic year and analyzed in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number of visit-
ing days and on-time online assignment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ir grades, whereas the indicators

including average weekly conversation activity, posts, and repli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chievements. Furthermore,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subject’s behavioral intention to submit on-time assign-
ments significantly predicted learner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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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은 전 세계

에 걸쳐 수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쳤으며, 교육의

지속을 위해 온라인 학습 환경으로 급히 전환하는 과정

에서 교사와 교사교육자는 수업 자료를 온라인에 탑재

하는 일뿐만 아니라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탐색하고 능

숙하게 활용하는 일이 가중되었다[1]. 오프라인에서 온

라인으로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부실한 수업, 언택트 교

육환경의 한계, 학습자 정보 노출 우려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16]. 이처럼 COVID-19 사태로 인하

여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교육환경의

변화는 교육과 연구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21].

대학 수준의 교육에서 학습자의 요구에 맞춘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려는 노력과 이러닝(e-learning)으로의 전

환은 COVID-19 팬데믹 이전부터 있었다[29][34].

Moddle, Canvas, Blackboard, WebCT, eCollege,

Wire2Learn 같은 소프트웨어의 학습관리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을 이용하여 교

육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LMS를 통해 교수․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와 체계를 구현하려 하였

다[7][10][12][30].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LMS의 사용

은 교사와 학습자가 물리적인 제한을 뛰어넘어 상호작

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25].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체 LMS 포털 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용하면서 COVID-19 팬데믹 상황 이후 비대면 방식

의 원격수업으로 긴급 상황에 대응하였다[12]. 학교가

제공하는 LMS 이외에도 Zoom, Youtube 등 다양한 온

라인 강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강의가 진행되었고, 주로

녹화 강의, 실시간 화상 강의, 수업 자료 업로드, 과제

제출의 형태로 운영되었다[14].

이 연구는 Microsoft Teams (MS Teams)를 활용한

LMS 학습 환경에서 나타난 예비교사의 학습행태와 성취

도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COVID-19 시대 온라인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MS Insights 앱이 학습자 활동에 대하여 제공하는 데이

터인 MS Teams 방문일수, 과제 제출 기한 엄수, 소통

변인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학습행태를 분석하여 성적과

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교사 교육에서 MS Teams의 효

용성 및 LMS 활용 온라인 학습의 교수설계를 위한 시

사점을 찾아보았다.

2. 이론적 배경

2.1. LMS 도구로서의 MS Teams

LMS는 웹기반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능력, 학습

활동, 학습 방법, 학습 관리를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등

록, 수강신청, 학습콘텐츠 공유, 학습 기록, 성적 평가,

커뮤니티시스템의 기능을 포함한다[28]. LMS의 기능은

전반적으로 메뉴가 유사한 경향이 있지만, LMS를 활용

한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로, 상업적으로 판매되

는 시스템을 학교의 특성에 맞춰 수정해서 사용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구축하기도 하며, 국내에서는 특히

전문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맞춤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

용하기도 한다[28]. <Table 1>에서는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되었던 LMS 도구의 예시와 기능적 특징을 비교하

였다[9][19][28].

LMS example features

Credu
messenger, academic affairs, learning
process, assessment, course feedback

Korea HP sharing information, subgroup, seminar room
Mediopia dictionary, tagged movies

Khan academy
free online lessons, optimized selection

for individuals

Blackboard
user S/W, interaction, learner tool,
administrator, assessment, managing

contents, curriculum design

Moodle

open source based on PHP, MySQL,
PostgreSQL, Oracle, and 0MS SQL
server, cooperative learning, forum,

quiz, blog, chatting

Google Classroom
online classroom, assignment, board,
online quiz, feedback. Google drive

Apple Classroom
monitoring, automatic connection,

remote control, screen share, data airdrop

MS Teams
synchronous meeting, chatting,

schedule, file share, assessment, movie
streaming, dozens of applications

<Table 1> LMS examples and their functional features for
teaching an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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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S 도구 중, MS Teams는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협업 도구로서 기업에서 재택근무 플랫폼으로 빈번히

활용되며, 팀원과의 화상회의, 통화, 일정 관리, 파일 공

유, 공동 작업의 기능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된다[9].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적용되어 학습자가 동료

또는 교사와 쌍방향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상의 교

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실시간 수업, 채팅, 글 작성, 온

라인 평가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27]. 그밖에 온

라인 학습 환경에서 MS Teams는 수업에 필요한 다양

한 앱의 기능을 한 가지 프로그램으로 담아서 사용할

수 있다[8]. 예로, MS Teams와 Microsoft Stream (MS

Stream)은 연계되기 때문에 협동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내거나 게시할 수 있고 MS Teams 내 이용자 간 상호

작용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31].

COVID-19 팬데믹 기간에 비대면 교육의 플랫폼으로

써 Facebook과 Whatsapp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s, SNS) 그리고 MS Teams를

대학 강의에 적용한 Sobaih et al.(2021)에 따르면, MS

Teams가 학생들이 수업 자료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도우며, 지식 구성, 비판적인 반성, 과제에 있어 전

반적으로 효과가 있었다[27]. 컴퓨터 공학 전공의 대학

강의에서 MS Teams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중심 학습을

운영한 사례에서는 MS Teams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하였고 포럼, 채팅, 공지, 개별적 대화

와 같이 수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편리한 기능

을 제공하였다고 보고하였다[31]. 한편, 온라인 교육 환

경에서의 쌍방향 소통을 해결하기 위해 ZOOM 같은 실

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을 도입하여 교육하는 경우, 학습

자의 학업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없으며

온라인상에 노출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도 유의해야 한

다[16]. 그에 반해 MS Teams는 학습자의 학업 진행 상

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비교적 편리하고, 이용자 관

리 및 접근 권한에 있어서 세부적인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이전의 LMS 보다 모바일 기기의 접근성이 아주

높으며. 수업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수십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연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스마트 LMS는 기본적인 교수․학습 기능을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접속으로도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학습 및 상호작용 효과가 기대된다[7]

2.2. 온라인 학습의 장·단점과 학습 평가 방법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교수자가 학습 과정을 모니

터링하고 세부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으며 학습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2][34]. 그러한 LMS의 다양한 기능과 유용성을 기반

으로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교수․학습 도구로서의 가치가

입증되고 있다[7]. 또한 대면 강의에 대비되는 비대면

강의의 장점으로 학습할 때 시공간의 자유로움, 녹화 강

의를 반복 청취할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다[14]. 반면,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학습자는 학습을 계획하고 수

행할 책임이 있지만 동기 부여나 꾸준히 학습을 유지하

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23]. 비대면 강의가 대

면 강의에 비해, 수업 내용 전달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조사되기도 하였다[14].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교수자

가 학습자를 통제하기 어려워서 수업의 몰입도가 떨어

지고, 이로 인한 학습동기 및 수업만족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5]. 또한 학습자가 예상외로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한 불편함이나 의지 부족을 표출할 수 있고, 교수자가

사전에 기능을 점검해야 하는 부담이나 기술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7][15].

COVID-19에 따른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 경험을 조

사한 연구에 따르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수설계와

실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방적인 원격수업 정책, 실질

적인 교사 연수의 부족, 학습자가 처한 다양한 학습 환

경, 이용자 간 갈등으로 인해 한계를 느꼈다고 한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평가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살

펴보면, 학습자의 개별화 학습에 대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개별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온라인 수업에서의

참여, 과제제출 여건에서는 학생의 적극적이고 풍부한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15].

2.3.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

는 학습자 요인

학업성취도는 대학 강의에서 학업적인 요구를 성공적

으로 충족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며, 대학생의 자존감

증진 및 전공에 대한 개인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다[18].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의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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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되어야 수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학습자의 참

여를 증진시킨다면 온라인 수업에서 다루는 지식을 습

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5]. 이중근 외(2020)

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받은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이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학습자와 교수자 간 상호작용이 학업 집중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하였다[18].

시간 관리 능력은 학습자의 성취에 영향을 주는 중요

한 요인이면서, 성취도와 긍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

되었다[3][23].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시간 관리 또한

강의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하고 자율적인 시간

분배에 필요한 능력이나, 학습 성취를 위해서는 높은 학

습 동기나 자기조절능력이 요구된다[11]. 그리고 수업용

동영상을 활용한 이러닝 학습 자료에서 제스처, 상호작

용, 시선 맞춤, 판서처럼 교사의 행동이나 교수전략도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33]. 유

화영과 임유진(2019)의 연구에서는 이러닝 학습 환경에

서 정서 지능이 학습 만족도 및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학업성취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35]. 특정 변인이 직접적으로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키

는데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학습 동기 또는 정의적 영역

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절차

이 연구는 MS Teams를 LMS로 도입한 환경에서 학

습자의 학습행태 및 성취를 연결하여 변인 간의 관련성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COVID-19 팬데믹 상황의 2020

학년도 2학기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에서 비대면 강의

의 방식으로 초등과학교육 강좌를 수강한 3학년 111명

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이력, 과제 제출, 종합 점수를

바탕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수강

한 강좌의 학습 내용은 초등학교 과학과의 교과지도 방

법과 탐구 활동에 대한 것으로, 예비 초등교사로서 과학

적 소양을 지도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교

육과정, 교과내용학, 교수․학습, 및 지도의 실제를 전반

적으로 다룬다. LMS 도구로서 MS Teams를 활용하여,

주차별로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Teams Meeting에 접

속하는 실시간 강의, MS Stream 동영상 강의, 과제와

토론의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각 주차별 수강 시

간은 100분이었으며, 개별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행태를

제공하는 MS Insights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였다. 평가의 방법은 주차별 과학 탐구 활동에 관한 실

험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제, 교수․학습과정안의 계획

및 수업에 대한 동영상 제작 과제, 그리고 출결 및 태도

로 구성하였다.

3.2. 자료 수집 및 분석

수강반에 따른 MS Teams를 개설하여 학습자를 구

성원으로 등록하고, 강의 운영에 필요한 MS Office 365

의 앱인 MS Stream과 MS Insights를 추가적으로 연동

하였다(Fig. 1). 개별 학습자는 MS Teams의 디지털 강

의 자료에 시간, 횟수, 공간적 제약 없이 접속할 수 있

었으며, 실시간 강의 중 또는 개인 학습 시에 개인적인

질의를 할 수 있는 메신저, Outlook, 댓글 쓰기도 함께

운영되었다. 수강 학반별로 MS Insights에 기록된 MS

Teams 구성원의 로그인 기록을 활용해서 개별 이용자

별 방문일수, 과제 제출 여부 및 기한을 엄수하였는지에

대한 정보, 게시글 포스팅이나 질의 응답과 관련된 소통

참여도를 연결시켜 각각의 연구참여자 대상으로 수집하

였다. 그리고 학습자의 성과물인 성취도를 평가가 종료

된 시점에서 그 자료 집합에 추가한 뒤, MS Teams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행태 변인과 성적이

정적상관이 있다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

체 연구참여자 111명의 MS Insight 학습행태 기록 중

MS Teams 방문 일수 1290건, 과제 제출 및 소통 관련

요약 자료 555건과 학업성취도 111건을 수합하여 양적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성취도와 각 학습행태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8.0)를 사용하여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예비교사의 학습

행태 변인인 MS Teams 방문 일수, 온라인 과제 제출

기한 엄수, 소통 요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의 설

명력과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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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MS Teams 방문 일수, 온라인 과제 제출 기

한 엄수와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참여자의 학습행태 변인인 MS Teams 방문 일

수, 온라인 과제 제출 기한 엄수, 학업성취도 간 상관관

계를 확인하고자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MS Teams를 활용한 교과교육

방법론 수업에서 예비교사의 학업성취도는 MS Teams

방문 일수(r=.311, p < .01), 온라인 과제 제출 기한의

엄수(r=.538, p < .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다. 또한 온라인 강의 환경에서 MS Teams 방문 일수

와 과제 제출(r=.342, p < .01)에 대해서도 약한 정적상

관이 나타났다<Table 2>.

Achievem
ent

Number of
visiting
days

Number of
on-time
assignments

Achievem
ent

Pearson
Correlation

1

Sig.
(2-tailed)

<Table 2> The correlation of learners’ academic achievements
with visiting days and on-time assignments within MS Teams

(N=111)

Number of
visiting
days

Pearson
Correlation

.311** 1

Sig.
(2-tailed)

<.001

Number of
on-time
assignments

Pearson
Correlation

.538** .342** 1

Sig.
(2-tailed)

<.001 <.001

*p<.01

(Fig. 2)의 산점도에서는 MS Teams 방문 일수와 학

업성취도의 상관을, 그리고 (Fig. 3)은 과제 제출 기한

엄수 및 학업성취도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

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김안나(2021)도 LMS 접

속 환경에서 학습자의 학습행태 요인 중 수강시간과

(Fig. 2)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r achievements
and visiting days of MS Teams

(Fig. 1) MS Teams space for the fall term of 2020 academic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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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r achievements
and on-time assignments

성적 간에 미미하게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12]. COVID-19 팬데믹 이전의 온라인

강의 환경에서 학습행태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온라인 강좌의 접속 수와 진도율이 높을수

록 성취도가 높다는 상관관계가 있었다[26]. 온라인 학

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접속 패턴과 효과를 알아본

Asarta and Schmidt (2013)도 학습 시간과 일관성은 학

습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2].

온라인 학습을 실시한 빈도와 평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이영석(2020)의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 해결하고

응용하는 평가의 방법이 적용되었을 때 학업성적과 직

접적으로 관련이 나타날 수 있다[22]. 온라인 강의 환경

에서는 교수자가 LMS 학습행태를 파악하고 진행 상황

을 모니터링하여 교수·학습의 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해

야 할 것이다[12].

4.2. MS Teams 내의 질문, 게시글, 및 답변 작성 

빈도와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

LMS 도구로써 MS Teams를 활용한 교육대학의 온

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소통 변인인 질문, 게시

글, 답변 작성 빈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

고자 <Table 3>과 같이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학업

성취도와 질문, 게시글, 답변 작성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반면, 주간 평

균 질문은 답변 작성 활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658, p < .01)를 나타냈다.

Achiev
ement

Average
weekly

conversation
activity

Posts Replies

Achievement

Pearson
Correlation

1

Sig.
(2-tailed)

Average
weekly

conversation
activity

Pearson
Correlation

.037 1

Sig.
(2-tailed)

.701

Posts

Pearson
Correlation

-.126 .077 1

Sig.
(2-tailed)

.187 .424

Replies

Pearson
Correlation

.070 .658** -.087 1

Sig.
(2-tailed)

.465 <.001 .363

**p<.01

<Table 3> The correlation of learners’ academic achievements
with conversation activities, posts, and replies within MS Teams

(N=111)

이 연구에서는 MS Teams를 활용한 학습자 소통의

빈도가 성적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갑작스럽게 강의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여러 가지

LMS를 비롯하여 이 연구의 강의에서 채택한 MS

Teams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

다. 학습자가 새로운 온라인 또는 원격 강의 방법 및 형

식에 익숙해지는데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21], 학생들

과 교수자가 강의 방식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온라인 강의의 적응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4]. 그리고 MS Teams는 단순한 화상회의 플랫폼이

아닌 일정, 채팅 같은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아

이콘 대신 텍스트로 표현된 부분이 있기에 사용자에게

는 직관적인 인지가 어려울 수 있다[9]. 그밖에 MS

Insights에서 수집한 정보가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

자의 모든 상호작용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이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LMS를 통해서 교

수자와 학생, 학생과 학생, 학생과 학습 내용 간의 상호

작용을 높여 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한 연

구들도 보고되었다[13][24]. Morris et al.(2015)는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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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참여 기록, 게시글 접속, 자

료 접속 빈도, 논의글 접속 시간 요인이 최종 성적을 예

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24]. 또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교수자 및 동료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학습 동기, 참여

수준, 학습 만족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9], 학습 내용에 대한 게시판이나 토론방을 통한 학생

들의 참여가 학업성취도 향상으로 이어진다고도 주장하

였다[13].

4.3. MS Insights 변수와 성적 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예비교사의 MS Teams 방문 일수, 온라인 과제 제출

기한의 관리, 질문, 게시글, 및 답변 작성이 학습자 성취

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Table 4).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F= 9.442, p < .001). 종속변수 학업성취도를

추정하는데 있어 다중회귀방정식의 결정계수는 R=.310

(adjR2= .277)이었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2.058으

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미만으로 다

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Table 4>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과제 제출 기한의 관리(ß=.492, p <.001)는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과제

제출 기한의 관리 이외의 변인은 영향력이 낮았다.

(Fig. 4)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던

변인인 MS Teams 방문 일수와 과제 제출 기한 엄수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매개효과를 3차원으로 보여준다.

(Fig. 4)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predictions for learner achievements

학습자는 과제에 대한 높은 집중력, 지속성, 흥미, 열

정 같은 경험을 통해 인지적 전략을 활용하는데, 학습자

의 학업 참여가 학점이나 학업 관련 만족도와 정적관계

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36]. 온라인 학습 환경의 특성상

Dependant
variable

Independant
variable

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t p VIF

B Std.Error ß

Achievement

(Constant) 60.862 4.188 14.531** <.001
Number of
visiting days

.416 .255 .141 1.632 .106 1.140

Number of
on-time
assignments

4.848 .872 .492 5.557** <.001
1.193

Average
weekly

conversation
activity

-1.342 3.830 -.039 -.350 .727 1.845

Posts -.480 1.581 -.025 -.304 .762 1.074
Replies -.017 .624 -.003 -.027 .978 1.840

F= 9.442 (p < .001), R2= .310, adjR2= .277, D-W=2.058

<Table 4> The result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n achievement and learning behavior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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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장소, 시간, 방법을 결정하는데 높은 책임을

갖기 때문에[29], 학습자의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동기, 교사 및 동료의 지지, 학교 맥락 등의 사회적

관계 요인, 그리고 학습목표, 학습과제, 프로그램, 교

수․학습방법, 학습활동 등의 수업설계 관계 요인을 지

원할 필요가 있다[36].

한편, 학습자가 아닌 교수자의 입장에서 예비교사들

이 온라인 교육실습 중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위해 사

용한 MS Teams의 기술적 문제나 수업 준비에 어려움

을 겪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예비교사가 교수자의 입장

이 아닌 학습을 위해 MS Teams를 활용해보는 경험에

서 나타난 학습행태와 성취도를 분석하였다면, 이선

(2020)은 MS Teams를 통해 초등학생과 온라인으로 상

호작용하고 수업을 운영한 예비교사의 인식에 주목하였

다는 점에서 다르다[20]. 온라인 학습 환경의 한계로 인

해 교수자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므로 MS Teams와

같은 학습지원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며[17], 교육

대학 단계에서부터 학습자로서 그리고 교수자로서

LMS의 기능 및 온라인 수업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

뤄져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의 요구에 대응하여 교

사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탐색하고, 예비교사들

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비대면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6].

5. 결론

COVID-19 팬데믹은 교육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온라인 학습 환경으로 급작스럽게 전환하는 과

정에서 교수자 부담 가중, 교육 환경의 한계, 학습자 관

리와 같은 문제가 함께 대두되었다. F= 9.442 (p <

.001), R2= .310, adjR2= .277, D-W=2.058대학 교육에서

는 LMS를 이용하여 교수․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비대면 방식의

원격 수업으로 COVID-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였다.

그동안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다양한 비대면 교육 플

랫폼을 활용한 사례들이 소개되었고, LMS의 다양한 기

능과 유용성을 기반으로 편리성 및 자율성에 대한 장점

이 강조되었다. 반면,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낮은 학

습동기, 수업만족도, 적응도, 연수 부족, 기술적 문제와

같은 한계도 보고되면서 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한 노력

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업성취

도를 예측하는 인자에 대해서 학습 몰입, 시간 관리 능

력, 자기조절능력처럼 학습자 개인의 변인에 의한 영향

을 파악한다면 LMS의 학습자 피드백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LMS로써

MS Teams를 도입하여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서 나타난 예비교사의 학습행태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

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MS Teams와 연동된 MS

Insights가 제공하는 학습자 참여 정보인 MS Teams

방문일수, 과제 제출 기한 엄수, 소통에 대한 변인을 중

심으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학습행태를 분석하여

성적과의 상관관계 및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

를 통해 교사 교육에서 MS Teams의 효용성을 확인하

였고, 교육대학에서 LMS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의 지향

점을 살펴보았다.

학습행태 변인인 MS Teams 방문 일수, 온라인 과제

제출 기한 엄수, 학업성취도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예비교사의 학

업성취도는 MS Teams 방문 일수 및 온라인 과제 제출

기한의 엄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LMS

접속 환경에서 학습자의 행태요인 중 수강 빈도 및 학

업성취도 간의 정적 상관은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2][12][26].

학습자 소통 변인으로써 MS Teams 내 질문, 게시

글, 답변 작성 빈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련성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갑작스럽게 강의가 비대면으로 전환되

는 과정에서 예비교사가 MS Teams에 적응하는데 시간

이 소요되었으며,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활용하였을

때 직관적인 인지가 어려웠을 수 있다. LMS를 통해서

수업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일이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지만[13][24],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소통 변인이 학업성취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COVID-19 팬데믹 환경

및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LMS 활용 온라인 강의에서

학습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MS Teams의 학습행태 변인들이 학업성취도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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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과제 제출 기한의 관리 변

인에 있어서만 학업성취도를 설명할 수 있었다. 이 연구

에 참여한 예비교사는 COVID-19 팬데믹의 온라인 학

습 환경에서 과제에 참여하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는 능력 및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학습 행동을 구체

화하는 기술인 인지적 전략을 활용하게 되고 이는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따라서 과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수업 설계 요인이

적절히 지원되고, 학습자 및 교수자 입장에서 LMS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 초등교사로서 테크놀로지

를 활용한 비대면 교수법을 운영하는 역량의 함양은

COVID-19 팬데믹에 의해 온라인 학습 환경으로 전환

되었거나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갖는 의의

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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