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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혁신 기술 발달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사회와 경제뿐만이 아니라 문화, 정치, 교육에까지 확

대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하

는 디지털적 혁명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공간의 제

약을 허물어 버리고, 가상 공간인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교류와 차별화된 사회 전반의 문

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1].

4차 산업혁명으로 가장 빠르게 재편될 분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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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시스템을 예측하고 있으며, ICT에 노출되고 다양

한 요구를 가진 학습자들은 오프라인 교실 수업으로 

만족하지 않는다[2]. 즉, 교실 환경에서 동일한 교수

자와 학습자가 마주 보며, 같은 내용을 배우는 것 보

다는 학습자 개개인이 원하는 수업과 학습활동 등 맞

춤형 교수-학습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대규모 수강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온라인 수

업 형태인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가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3]. 국외에서

는 MOOC의 확산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는 정규수업

에 MOOC를 도입하는 방안과 실질적으로 학습자에 

지원하는 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 MOOC가 

교육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관심을 받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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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온라인 강좌와의 운영방식의 차이 때문이라

고 예측할 수 있다[5].

고등교육 교수-학습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인 

KOCW(Korea, Open, Course, Ware)는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무료 교수-학습 자료로 단순하게 강좌가 공

개되어 있다. 반면, K-MOOC의 경우, 학습자들이 강

의 수강과 더불어 다양한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교수

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의 상호작용과 활발한 피

드백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정 

기준을 통과했을 경우 수료증이 제공되고 있어 학습 

이력 관리에도 이점이 있다.

2015년에 출발한 한국형 무크인 K-MOOC는 온라

인을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강좌를 무

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로 

K-MOOC 참여 대학 선정 및 재정 지원 사업을 확대

해 가고 있다. 이렇듯 교육계에서의 K-MOOC는 학점

은행제 학습 과정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수요자

가 K-MOOC를 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하

고 있지만, K-MOOC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K-MOOC는 참여자 스스로가 학습에 주체

가 되어 강좌 운영 기간 내에 학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K-MOOC를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학습이 일어

날 수 있도록 과제 제출, 질의응답, 퀴즈, 토론 등 양

방향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

한 환경을 갖춘 K-MOOC는 4차 산업혁명에 가장 빠

르게 확대될 교육 체계이자 혁신적인 교수-학습 방법

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

자들이 K-MOOC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지,

계속하여 K-MOOC를 활용해서 학습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MOOC 강좌의 참여자를 대

상으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인 K-MOOC에 대한 용

이성, 그리고 학습 자료의 제공 및 전달과 관련 문의

에 대한 신속한 응답 등의 상호작용이 학습 만족도와 

학습지속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많은 대학에서 

K-MOOC 콘텐츠를 정규 교육과정에서 활용하고 학

점인증방안 등을 계획하는 등 K-MOOC 활성화를 위

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K-MOOC

온라인 공개강좌인 MOOC의 시작은 2011년 스탠

퍼드 대학에서 인공지능입문이라는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면서부터이다. 명문 대학의 강의를 무료로 수

강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수강생이 모였으며, 2012

년 MOOC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edx, Udacity,

Coursera 등의 기관이 설립되었다[6]. 세계적으로 알

려진 MOOC는 국외에서 혁신적인 교육 형태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는 자체 MOOC 제공 

체제를 갖춰 모국어와 공통 언어로 학습자에게 강좌

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독일(iversity), 일본

(JMOOC), 영국(FutureLearn), 프랑스(FUN) 등을 예

로 들 수 있다[7].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K-MOOC를 설립하여 부산대, 경희대, 고려

대, 서울대, 포항공대, KAIST 등을 선도대학으로 선

정하고, K-MOOC 개발 비용을 지원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연도별로 K-MOOC 선도대학을 추가로 선정하

는 등 국내 대학과 기관에서 학습자의 수요가 높은 

우수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개

강좌 서비스인 K-MOOC는 교수자-학습자 간의 질의 

및 응답, 토론, 퀴즈, 과제 등 다양한 학습활동이 지원

되며, 양방향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2].

K-MOOC는 ICT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학습으로 기

존의 이러닝과는 달리 상호작용이 포함되고, 무료 수



K-MOOC 참여자의 학습효과 분석 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45

강이 가능하며, 교육적 효과성 또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8].

K-MOOC는 공개강좌이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

하는 강좌가 많아 K-MOOC가 일반 대중보다는 고등

교육 수준 이상의 학습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9].

K-MOOC 강좌의 수강을 완료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강 지속 동기를 분석한 결과, 수강 시작 동기는 학습

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수강 과정 동

기는 K-MOOC가 고품질의 콘텐츠라는 학습자의 인식

이 지속과 참여자의 지식이 재구성, 확장되는 경험 시

에, 흥미와 이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0].

2.2 용이성
용이성은 사용자가 특정 시스템을 이용할 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거나 이용에 어려움이 없이 새로운 IT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11]. 이러한 용이성은 

사용자들이 특정 시스템이나 기술 등을 받아들이는 과

정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해당 시스템

을 지속하여 활용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용이성은 일반적으로 특정 시스템을 

사용할 때, 사용자들의 노력 정도에 대한 효율성을 판

단할 수 있는 요인으로[12] 본 연구에서는 K-MOOC의 

활용이 쉽고, K-MOOC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는 것 또

한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로 K-MOOC를 실제 학

습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정신적·신체적 수고스러움

이 적다고 믿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13].

2.3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

고받는 쌍방향 의사소통으로[14] 성찰, 주석, 질문, 정

교화, 토의, 종합화 등을 포함한 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15]. 학습에 있어 상호작용은 면대면 상황 혹은 

매체를 통한 메시지 교환 과정을 거친 공유를 통해 

의미를 만들어 가는 등 쌍방향적이며 자기주도적 의

사소통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16]. 이러한 상호작

용은 학습자가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매체를 통해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17] 교수-학습에 중요 요인이 된다. 즉, 직접적인 대

화나 의견교환을 넘어 학습활동에 중요한 정보 전달

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제시했느냐에 따라 학습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K-MOOC의 경우, 이러닝의 또 다른 형태로 발전 

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18] 다양

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즉, 교수자와 학습자 

집단 간, 교수자 주도의 교수자와 학습자 간, 학습자 

주도의 학습자와 교수자 간,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할 수 있으며[19], 이와 같은 상호작

용은 학습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4 학습 만족도
학습 만족도는 수업의 참여도, 학업에 관한 성취도 

등을 측정하기 난해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

준이 되는 지표이다[20, 21]. 원격수업 상황에서 학습 

만족도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변인들은 많지만, 특히

나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은 성

공적인 학습 수행을 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

에 학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22]. ICT를 기반으로 

하는 K-MOOC의 경우 콘텐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상호작용 정도 등이 전반적인 학습 만족도 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무료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는 장

점 등이 교육적 효과에도 기대감을 심어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K-MOOC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MOOC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할 때 의미 있게 인식

하거나 성공적인 학습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관련된 학습을 지속하는 등 교육적 만족감을 느낄 경

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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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학습지속의향
학습지속의향은 학습자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학습자가 수강하고 있는 강좌나 특정 기관에서 계속 

학습을 하고자 하는 의미이다[23]. 학습지속의향은 

ICT를 기반으로 하는 웹 기반 학습, 온라인 학습 등

이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쓰이고 있다[24]. 학습지속

의향과 유사한 개념으로 학습자가 참여하고 있는 강

좌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고자 하는 지

속 동기와 학습이 종료된 후 이와 비슷한 성격의 강

좌를 선택하여 향후 지속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계속 

동기가 있으며, 학습지속의향은 이들을 모두 포함하

는 상위개념이다[25].

학습지속의향은 학습자가 현재의 학습을 지속하거

나 중단하는 결정에 관련이 있는데, 학습자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학습지속의향과 연계되며, 학습지속의향

은 실제 학습을 계속 수행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26]. 온라인 환경에서의 학

습 지속의 비율은 낮게 나타나는데, MOOC의 경우 

낮은 이수율 때문에 MOOC에 대한 실효성 논의가 

발생하고 있다[27].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K-MOOC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학습지속의향이 어

떠한지 탐색하는 연구는 필요하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K-MOOC 강좌를 수강하는 학습자를 대

상으로 2022년 3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온라인 설

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응답자 75명의 데이터를 분

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성별의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46명(61.3%), 남성 

29명(38.7%) 순으로 여성의 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

났으며,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42명(56.0%),

40대 이상이 18명(24.0%), 20대 미만 11명(14.7%), 30

대(5.3%) 순으로 20대의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습자의 직업은 학생이 54명(72.0%), 회사원 12명

(16.0%), 기타 9명(12.0%) 순으로 현재 신분이 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자 중에서 이전에 

K-MOOC 강좌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에서 52명(69.3)이 이전에 수강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23명(30.7%)은 수강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

하였다. K-MOOC 강좌를 수강하는 목적에 대하여,

학점 취득이 41명(54.7%), 자기 계발 23명(30.7.0%),

직무향상 11명(14.6%) 순으로 나타났다.

3.2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K-MOOC에 참여한 학습자를 대상

으로 용이성, 상호작용, 학습 만족도, 학습지속의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표 2>와 같이 가설을 설정

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29 38.7

여성 46 61.3

연령

20대 미만 11 14.7

20대 42 56.0

30대 4 5.3

40대 이상 18 24.0

직업

학생 54 72.0

회사원 12 16.0

기타 9 12.0

수강 경험
유 52 69.3

무 23 30.7

수강목적

직무향상 11 14.6

학점 취득 41 54.7

자기 계발 23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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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K-MOOC 참여자의 학습효과를 분석하

기 위해 선정한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용이

성은 K-MOOC 강좌에 대한 온라인 학습활동의 용이

성, 학습자가 강의를 참여하는 과정 및 절차, 강의 주

제, 내용 탐색 등을 포함하였다. 용이성은 교육 프로그

램이나 시스템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 학습자의 많

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것을 포함한다[36]. 또한, 새로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노력이 적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이며, 노력에 대한 학

습자 지각 정도로 K-MOOC 활용의 쉬운 정도를 의미

한다[37]. K-MOOC 강좌를 수강하면서 인식하는 용이

성에 관한 인지 정도를 정의하였다[28, 38, 39].

상호작용은 K-MOOC 강좌에서 교수자와의 강의 활

동에서의 학습자 간의 상호활동, 학습자의 강의 내용

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수자의 전달력 등을 포

함하고 있다. 교수자가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학습자가 

온라인 상태에서 만족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40].

학습 만족도는 K-MOOC 강좌의 전반적인 학습활동

에 대하여 만족하였는지를 의미하며, 학습성과의 정의

적 측면을 설명하는 요인이다. 만족은 감정적인 반응

이며, 지속적 감정 성향이다. K-MOOC 참여자는 네트

워크상에서 자율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콘텐츠를 선

택하기 때문에 참여자 만족도 인식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41, 42]. K-MOOC에 관한 스스로 인지하

는 만족도를 의미한다[28, 43]. 또한, 참여자가 인지하

는 교육 활동의 경험에 관한 긍정적 인식 정도를 나타

낼 수 있는 지표로 쓰이고 있다[44].

학습지속의향은 앞으로도 K-MOOC로 진행되는 과

목에 대한 수강 의사이며, 적극적으로 수강할 의향이 있

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학습지속의향은 온라인 활동 수

업에서 효과 분석을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학습자의 반응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45].

Ⅳ. 연구 결과
4.1 기술통계 및 정규성 분석

K-MOOC 강좌는 K-MOOC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을 한 회원 누구나 참여자가 수강하고 싶은 강좌를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으며, 개설된 강좌는 다수의 

대학에서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학습

자의 온라인 학업 증진에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K-MOOC 강좌 담당 교수는 강좌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전달하고, 담당 교수나 조교 등 운영팀은 학

습자의 질문이나 문의 사항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

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학습자는 K-MOOC 강좌를 통하여 자기 계발 등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좌를 수강한 이후 앞

으로 K-MOOC 강좌를 수강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심화 과정 단계를 선택하여 학습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항의 왜도<2, 첨

도<2로 정규성의 정규분포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4.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의 타당

성 확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 : Exploratory

<표 2> 연구 가설
구분 내용 선행연구

1
K-MOOC 학습자의 용이성, 상호작용이 

학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28-30]

2
K-MOOC 학습자의 용이성, 상호작용이 

학습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30-32]

3
K-MOOC 학습자의 사전 수강 경험에 

따라 학습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33-34]

4
K-MOOC 학습자의 사전 수강 경험에 

따라 학습지속의향에 차이가 있는가?
[3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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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요인 회전은 베리멕

스(Varimax) 회전을 시행하였고, 이 결과 KMO 측도

는 .884이며,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p<.05 미만, 누적 

분산은 89.772%로 나타났다. 용이성 3문항, 상호작용 

4문항, 학습 만족도 5문항, 학습지속의향 3문항, 전체 

15문항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 도구로 사용된 요인별 신뢰도 검

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신뢰도(Cronbach’s ) 분석 

결과, 상호작용 .957, 용이성 .938, 학습 만족도 .965, 학

습지속의향 .934, 전체 신뢰도는 .975이며, 각 .90 이상

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SPS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배경 요인과 연구 

도구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요인 분석,

기술통계,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용이성, 상호작

<표 5> 연구 도구의 신뢰도
구분 M SD α 항목 수 전체α

상호작용 4.30 .823 .957 4문항

.975
용이성 4.41 .659 .938 3문항

학습 만족도 4.37 .710 .965 5문항

학습지속의향 4.44 .658 .934 3문항

<표 4> 탐색적 요인 분석
연구 도구 상호작용 학습지속의향 학습자만족 용이성
상호작용1 0.833 0.255 0.281 0.298

상호작용4 0.753 0.384 0.317 0.274

상호작용2 0.748 0.224 0.448 0.304

상호작용3 0.717 0.220 0.383 0.423

학습지속의향1 0.119 0.906 0.239 0.207

학습지속의향3 0.283 0.801 0.295 0.303

학습지속의향2 0.363 0.800 0.228 0.181

학습만족도5 0.389 0.287 0.755 0.288

학습자 만족2 0.378 0.323 0.714 0.405

학습자 만족1 0.355 0.331 0.653 0.453

학습자 만족4 0.463 0.414 0.634 0.359

학습자 만족3 0.412 0.494 0.610 0.305

용이성3 0.296 0.295 0.334 0.784

용이성1 0.364 0.259 0.392 0.754

용이성2 0.496 0.311 0.284 0.672

전체 3.831 3.375 3.349 2.911

분산(%) 25.539 22.502 22.327 19.404

누적(%) 25.539 48.041 70.368 89.772

KMO=.884, Bartlett’s χ2=1607.218 ρ<.001)

<표 3> 기술통계 분석
변인 문항 M SD 첨도 왜도

용이성

온라인 학습활동 수행이 

용이하다.
4.39 .715 -0.958 0.491

강의 주제, 내용, 정보 

탐색이 용이하다.
4.41 .660 -0.688 -0.545

강의 참여의 과정 및 

절차가 용이하다.
4.43 .720 -0.853 -0.575

상호

작용

교수님이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
4.24 .942 -1.101 0.720

교수자는 강좌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전달한다.
4.39 .820 -1.436 1.762

교수자는 이해하기 쉽게 

강의 내용을 전달한다.
4.27 .935 -1.481 2.459

담당 교수나 조교 등 

운영팀은 질문이나 문의 

사항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였다.

4.31 .788 -0.608 -1.122

학습 

만족도

전반적으로 K-MOOC
학습 방법에 만족한다.

4.29 .767 -0.745 -0.274

K-MOOC 강좌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4.35 .814 -1.188 0.937

K-MOOC는 자기 계발 

등에 도움이 되었다.
4.43 .681 -0.781 -0.516

K-MOOC 학습 내용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4.43 .720 -1.076 0.638

K-MOOC를 통해 수업에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4.35 .797 -1.042 0.426

학습

지속

의향

앞으로도 K-MOOC로 

진행되는 과목을 수강할 

의사가 있다.
4.49 .665 -0.965 -0.197

심화 과정 K-MOOC로 

진행되는 과목을 수강할 

의사가 있다.
4.36 .729 -0.679 -0.814

나는 적극적으로 수강할 

의향이 있다.
4.45 .703 -0.9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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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학습 만족도, 학습지속의향 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셋

째, K-MOOC 학습자의 사전(유, 무)에 따른 학습 만

족도, 학습지속의향의 차이 분석을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 분석을 시행하였다.

4.3 가설 검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상호작용, 용이성, 학습 만족

도, 학습지속의향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호작용

은 용이성(r=.817, p<.001), 학습 만족도(r=.815, p<.001),

학습지속의향(r=.660, p<.001),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

를 보였다. 용이성은 학습 만족도(r=.851, p<.001), 학습

지속의향(r=.668, p<.001), 학습 만족도는 학습지속의향

(r=.748, p<.001) 간 정적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첫째,

상호작용, 용이성이 학습 만족도에 정적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

하였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80.2%(수정된 R제곱은 

79.6%)로 나타났으며, 용이성 → 학습 만족도(.490***),

상호작용 → 학습 만족도(.418***)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호작용, 용이성이 학습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8.6%(수정된 

R제곱은 47.2%)로 나타났으며, 용이성 → 학습지속의

향(.386*), 상호작용 → 학습지속의향(.275*)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지수(VIF)

도 모두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

로 확인하였다.

셋째, K-MOOC 학습자의 사전 수강 경험에 따라

학습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사전 수

강 경험이 있는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수강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K-MOOC 학습자의 사전 수강 경험에 따라 학

습지속의향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였다.사

전 수강 경험이 있는 학습자의 학습지속의향이 높게 나

타났으며, 수강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8> 사전 수강 경험에 따른 차이 분석
구분 사전 수강 

경험 M SD t ρ

학습 만족도　
유 4.48 0.670

2.117 0.038*
무 4.11 0.745

학습지속의향
유 4.56 0.621

2.647 0.010*
무 4.14 0.658

*ρ<.05

 <표 7> 상호작용, 용이성과 학습 만족도, 학습지속의향 간의 관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ρ VIF D.W. F R2(adjR2)

학습 만족도

(상수) 0.411 0.252 　 1.629 0.108

2.097 145.784
.802

(.796)
상호작용 0.418 0.079 0.485 5.325 0.000 3.013

용이성 0.490 0.098 0.455 4.995 0.000 3.013

학습지속의향

(상수) 1.551 0.377 　 4.119 0.000

2.304 34.014
.486

(.472)
상호작용 0.275 0.117 0.345 2.349 0.022 3.013

용이성 0.386 0.146 0.386 2.635 0.010 3.013

*ρ<.05, **ρ<.01,***ρ<.001

<표 6> 상관관계
구분 M SD 1 2 3 4

1. 상호작용 4.30 .823 1 　

2. 용이성 4.41 .659 .817** 1 　

3. 학습 만족도 4.37 .710 .856** .851** 1 　

4. 학습지속의향 4.44 .658 .660** .668** .748**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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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K-MOOC 참여자의 학습 만족도와 

학습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특정 기술이나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용이성, K-MOOC 특성 중 하나인 상호

작용 변인을 선정·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K-MOOC 학습자의 상호작용과 용이성은 학

습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

습자의 용이성과 상호작용이 증가할수록 학습자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이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미나, 김기덕, 김정현,

김정겸[30]의 연구와 전영미, 조진숙[37]의 결과와 일

치하며, 상호작용이 학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윤찬수, 김현식[4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K-MOOC 강좌는 국가평생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에 회원 가입한 학습자는 누구나 다양한 분야

의 강좌를 선택하여 쉽게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강좌의 주차 별로 강의 영상, 퀴즈, 시험 등이 

탑재되어 운영되고 있다.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

습활동이 가능하고, 강좌를 신청하고 수강하는 절차

가 별다른 노력 없이 수강을 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MOOC 강

좌 담당 교수자는 강좌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전달

하고, 담당 교수나 조교 등 운영팀은 학습자의 질문

이나 문의 사항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고 평가하였다. 강좌별로 동영상 수강, 퀴즈, 시험 등

의 절차로 진행되고 학습자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퀴

즈나 중간과 기말시험을 제출한다. 학습자의 강좌 내

용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의 만족감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K-MOOC 학습자의 용이성과 상호작용이 학

습지속의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

습자의 용이성과 상호작용이 증가할수록 학습지속의

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이성이 학습

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영주, 홍유나, 이소영

[3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상호작용이 학습지속의

향과 영향 관계를 보여준 유지원, 송윤희[26]의 연구 결

과와 일치한다.

셋째, K-MOOC 학습자의 사전 수강 경험이 있는 학

습자의 만족도와 학습지속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

강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응답자 중에서 20대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응답자의 69.3%가 이전에 수강한 경

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54.7%는 

K-MOOC 강좌를 수강하는 목적이 대학에서의 학점 

취득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학습자의 자기 계발과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다

양한 영역의 강좌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제 K-MOOC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인

식을 살펴보았다. 특히, K-MOOC에 대한 용이성과 상

호작용을 토대로 학습 만족도와 학습지속의향에 대한 

효과를 검증했다는 데 의의를 두었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K-MOOC 활용 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각 

대학에 따라 원격수업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이 상이

하고, K-MOOC 강좌를 플립러닝의 사전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즉, K-MOOC에서 제공하는 강좌를 듣고 학습활동

을 진행하는 사례와 대학에서 플립러닝의 사전학습으

로 사용하는 사례 등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K-MOOC의 학습 만족도와 학습

지속의향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 대상

을 K-MOOC 참여자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향후,

학습자 측면과 교수자 측면에서 K-MOOC가 교수 만

족도와 교수 실재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K-MOOC는 학습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K-MOOC 참여자의 학습효과 분석 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51

온라인 학습, 평생교육 기회 제공 등의 장점이 존재

하는 반면, 낮은 이수율과 활용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1]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학습효과

를 검증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향후, K-MOOC에 대한 학습효과 분석을 토대로 

대학에서 학점인정 방안과 대면 수업에서의 콘텐츠 

적용 및 활성화 방안 등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

다. 이를 통해 대면 수업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의 개선 방안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효과

를 도출하기 위한 다각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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