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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
학업적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The Influence of Task Value on Class Participation 
in Nursing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진혜경*, 윤미진**

Jin Hye Kyung*, Yun Mi Jin**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K대학의 간호학과 2학년 재학생 161명으로,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0월 5일∼10월 14일이었다. 과제가치와 수업참여도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한 Baron과 Kenny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었으며, 과제가치와 수업참여도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부분매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은 수업참여도를 55% 설명하였다. 학습자의 수업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과제가치,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참여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process that nursing students' task value affects class particip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61 
second-year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K University located in G city, and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October 5 to October 14,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ask value and class participation was analyzed using Baron and Kenny's 3-step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procedure using simpl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s was verified by the Sobel test. As a result of this study, task value and academic self-efficacy 
were major factors influencing class participa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ask value and class participation. These factors explained 
55% of class participation. In order to increase learners' class participation, an integrated approach that can 
improve task value and academic self-efficacy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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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교육의 방향은 교육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간호교육 현장에서는 간호대학

생들이 역동적이고, 복잡한 간호실무를 해결할 수 있

도록 자기주도적인 학습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 다양

한 노력을 하고 있다[1, 2]. 참여는 학습을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학습자가 수업과 관련된 활동에 스스로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학업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2-4]. 학습자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기 위해서는 수업 자체에 몰입하고, 교수자와 적극

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능동적인 학습활동이 필요하다

[4]. 수업의 참여는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주도적 참

여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5, 6], 수업 활동에 몰입하고,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수업의 참여 행동을 높

일 수 있다[7, 8]. 선행연구에 따르면, 수업에서 부여된

과제가치를 높게 지각하고,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높

은 학습자는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9].

과제가치는 학습자가 과제에 몰입할 때 지각하게

되는 가치로,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생각하는 과제에

대한 흥미, 중요도 및 유용성을 의미한다[10]. 학습자

들은 과제가치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있는 과제라고 느낄수록 그 가치를 높게 인식하여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몰입할 수 있

다[9-11]. 반면,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과제의 가치

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경우 학습에 대한 몰입

은 줄어들 수 있다[12].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제가치가

높은 대상자는 수업참여도가 높았으며, 과제가치는 수

업참여도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11, 13-15].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상황에서 학습자가 주

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된 신념이다

[16].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이 노력하고 인내하며, 실패를 경험

하더라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더 빨리 회복하는 경향

이 있다[17].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과제 효능감으로서

일반적 효능감과는 구별이 되는데[16], 긍정적인 학업

적자기효능감을가진학습자는그렇지않은학습자에비

해 좀 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18].

많은 선행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수업참여도의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보고하였다[9, 11, 15].

반면, 학습자의 과제가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밀

접한 관련성이 있는데[11, 13, 19], 학습자 스스로가 과

제를 흥미 있고, 중요하며, 유용하다고 인식할 때 자기

조절 전략을 사용할 확률이 높았으며, 상황에 따라 적

응적으로 유연성 있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즉, 특정 주제에 대한 과제가치가 높은 학습자는 그 주

제를 더 많이 학습하고, 그와 관련된 조절지식이 증가

하여, 자기조절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적 자

기효능감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21]. 또한 You와

Song[11]의 연구에서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에서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서로 상호작

용 함으로써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면서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수업참여도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과제

가치가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

기효능감을 수업참여도를 예측하기 위한 주요한 요인

으로 직접적인 관계만을 다루고 있어[14, 15, 19], 과제

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에는 정보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적 자기효

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는

학습자가 과제가치 수준이 낮을 경우라도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면, 수업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과제가치, 학업적 자기효능

감 및 수업참여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수업참

여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업참여도

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과제가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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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참여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과제가치, 학업적 자기효능

감 및 수업참여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과제가치가 수업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K대학의 간호학과

2학년 재학생으로서 건강사정 교과목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자로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164명 중 불완전한 응답자 3명을

제외한 161명의 자료를 최종 자료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중 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1-β) .90, 효과크기 .15(보통정도),

독립변수 10개일 때 필요한 최소 표본 수 147명을 충

족하였다.

3. 연구도구

1) 과제가치

과제가치는 Pintrich, Smith, Garcia와 Mckeachie

[10]이 개발한 도구를 Kwon과 Chung[14]이 수정·보완

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과제가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과 Chung[14]의 연구에

서 신뢰도 Cronbach’s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
도 Cronbach’s α =.91이었다.

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Pintrich와 De Groot[18]가 개

발한 도구를 Kwon과 Chung[14]이 수정·보완한 도구

로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과 Chung[1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94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95이었다.

3) 수업참여도

수업참여도는 Reeve[6]가 개발한 도구를 Kwon과

Chung[14] 수정·보완한 도구로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

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

업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은 행동적 수업

참여도 5문항, 인지적 참여도 4문항, 정서적 참여도 5

문항, 주도적 참여도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Kwon

과 Chung[14]의 연구에서 행동적 참여도 신뢰도

Cronbach's α=.94, 인지적 참여도 신뢰도 Cronbach's

α=.83, 정서적 참여도 신뢰도 Cronbach's α=.85, 주도

적 참여도 신뢰도 Cronbach's α=.90이었고, 전체 수업

참여도 신뢰도 Cronbach's α=.94이었다. 본 연구에서

는 행동적 참여도 신뢰도 Cronbach's α=.95, 인지적 참

여도 신뢰도 Cronbach's α=.94, 정서적 참여도 신뢰도

Cronbach's α=.91, 주도적 참여도 신뢰도 Cronbach's

α=.94이었고, 전체 수업참여도 신뢰도 Cronbach's α

=.97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10월 5일∼10월

14일로, 연구의 목적과 절차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해 설

명하여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

들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

으며 유의수준 .05에서 양측 검정하였다.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 과제가치,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참여도

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구하였으며,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업참여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과제

가치와 수업참여도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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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는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한 Baron과

Kenny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22].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

로 검증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전 독립변수 간

의 다중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성을 확인하였으

며 회귀모형의 적합성 검정은 잔차분석을 이용하여 검

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업참여도의 차이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24세로 만 20

∼22세 사이가 125명(7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

은 여성이 133명(82.6%)으로 나타났다. 학과성적은 평

균학점 B(중상위권) 88명(54.7%), C(중위권) 38명(23.6

%), A(상위권) 22명(13.7%) 순이었으며, 학과만족도는

‘만족’ 113명(70.2%), ‘보통’ 41명(25.5%), ‘불만족’ 7명

(4.3%)이었다. 대인관계는 ‘좋음’ 119명(74.0%), ‘보통’

40명(24.8%), ‘나쁨’ 2명(1.2%) 순이었고, 의사소통은

‘적극적’ 91명(56.5%), ‘보통’ 56명(34.8%), ‘소극적’ 14

명(8.7%) 순이었으며, 의견조율은 ‘잘함’ 118명(73.3%),

‘보통’ 41명(25.5%), ‘못함’ 2명(1.2%)순으로 나타났다.

수업참여도에 따른 차이는 학과성적(F=7.26, p<.001),

학과만족도(F=12.29, p<.001) 대인관계(F=12.30, p<.001),

의사소통(F=13.14, p<.001) 및 의견조율정도(F=4.07,

p<.001)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사후 비교률 위해

Scheffé test를 실시한 결과 평균학점 A(상위권)는 평

균학점 C(중위권)와 평균학점 D(중하위권)에 비해 수

업참여도가 높았으며, 평균학점 B(중상위권)는 평균학

점 C(중위권)에 비해 수업참여도가 높았다. 학과만족

도에서는 ‘만족’ 인 경우가 ‘보통’ 보다, 대인관계가 ‘좋

음’ 이 ‘보통’ 보다 수업참여도가 높았다. 의사소통은

‘적극적’ 인 경우 ‘보통’ 과 ‘소극적’ 보다, 의견조율을

‘잘함’ 이 ‘보통’ 보다 수업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1).

2. 과제가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수업참여도 수준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과제가치 점수는 30점 만점

에 평균 23.85±3.76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45점 만점

에 평균 27.56±6.75점, 수업참여도는 100점 만점에 평

균 76.73±14.12점이었다. 수업참여도의 하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행동적 참여도 25점 만점에 평균 20.33±3.44

점, 인지적 참여도 20점 만점에 평균 15.47±3.28점, 정

서적 참여도 25점 만점에 평균 18.33±4.25점, 주도적

참여도 30점 만점에 평균 22.61±4.64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3. 과제가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수업참여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과제가치,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 수업참여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업참

여도는 과제가치(r=.67, p<.001)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r=.58,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

업적 자기효능감은 과제가치(r=.53,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4.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전 회귀

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아래의 모든 조건이 충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에 대한 Durbin-waston

지수는 1.75∼2.16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었다.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는 0.83로 0.1 이상이었고, 독립

변수들 간의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uation factor,

VIF) 값은 1.000∼1.208으로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

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 분석 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의 정규성, 등분산성이 확인되었

다.

본 연구에서 과제가치와 수업참여도와 관계에서 학

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수임을 검증하기 위해 3단계

회귀방정식을 사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먼

저 수업참여도에서 차이가 나타난 학과성적, 학과만족

도, 대인관계, 의사소통, 의견조율정도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통제변수 처리하였다. 과제가치와 수업참

여도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1단계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과제

가치가 매개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β=.43, p<.001), 2단계 회귀분석

에서 독립변인인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4, p<.001). 3단계에

서 매개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인인 수

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 과제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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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Class participation

M±SD t or F (p) Scheffé
Age (yr)

≤19 17 (10.6) 76.94±16.96 0.05 (.953)
20-22 125 (77.6) 76.57±13.92
≥23 19 (11.8) 77.63±13.52

21.24 ±4.28
Gender

Male 28 (17.4) 79.18±13.55 1.01 (.315)
Female 133 (82.6) 76.22±14.24

School grades
Aa 22 (13.7) 84.00±14.03 7.26 (<.001) a>c,d, b>c
Bb 88 (54.7) 79.34±13.59
Cc 38 (23.6) 70.00±12.23
Dd 9 (5.6) 68.78±11.05
>Df 4 (2.5) 61.25±8.18

Department satisfaction
satisfactiona 113 (70.2) 80.10±13.27 12.29 (<.001)
ordinaryb 41 (25.5) 68.95±13.73 a>b
dissatisfactionc 7 (4.3) 68.00±7.83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a 119 (74.0) 79.80±14.22 12.30 (<.001) a>b
ordinaryb 40 (24.8) 68.18±9.78
badc 2 (1.2) 65.50±6.36

Communication
activea 91 (56.5) 81.36±13.36 13.14 (<.001) a>b,c
ordinaryb 56 (34.8) 71.20±13.11
passivec 14 (8.7) 68.79±11.89

Coordination of opinions
gooda 118 (73.3) 78.61±13.61 4.07 (.019) a>b
ordinaryb 41 (25.5) 71.66±14.73
badc 2 (1.2) 70.00±4.24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업참여도 차이
Table 1. Differences in Class Particip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1)

Variables Possible range Actual range M±SD

Task value 1∼30 15∼30 23.85±3.76

Academic self-efficacy 1∼45 9∼45 27.56±6.75

Class participation 1∼100 41∼100 76.73±14.12

Behavioral engagement 1∼25 12∼25 20.33±3.44

Cognitive engagement 1∼20 6∼20 15.47±3.28

Emotional engagement 1∼25 5∼25 18.33±4.25

Leading engagement 1∼30 13∼30 22.61±4.64

표 2. 과제가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수업참여도 수준
Table 2. Level of Task value, Academic self-efficacy and Class participation (N=161)

Variables
Task value Academic self-efficacy Class participation
r (p) r (p) r (p)

Task value 1 .53 (<.001) .67 (<.001)
Academic self-efficacy 1 .58 (<.001)
Class participation 1

표 3. 과제가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수업참여도와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s among Task value, Academic self-efficacy and Class participation (N=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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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예측요인으로 하고, 수업참여도

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제가

치(β=.44, p<.001)와 학업적 자기효능감(β=.22, p=.001)

이 수업참여도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3

단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였을

때 과제가치는 수업참여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2단계의 2.02에서 3단계의

1.67로 감소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가 수업참여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55%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크기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

시 한 결과, 과제가치와 수업참여도와의 관계에서 학

업적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부분매개 변인인 것으로 나

타났다(Z=2.88, p=.004) (Figure 1).

*p <.05, **p<.01, ***p<.001.

그림 1.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통제변수= 학과성적, 학과만족도, 대인관
계, 의사소통, 의견조율정도)
Figure 1.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process that task value affects class participation (control
variable were school grades, department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of
opinions)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주요결과에 대한 논의

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연구 대상자의 학과성적,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의사소통 및 의견조율정도를 통제한 상태에

서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

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연구 대

상자의 과제가치는 수업참여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제가치가 수업참여

의 영향요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9, 11,

14, 15, 23]. 학습자가 지각하는 과제가치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이끌어내는 주요 요인으로, 과제

가치 수준이 높으면 학습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과제를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14].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선택한 과목의 가치를 높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9], 그에 따른 흥미롭고, 중요하며, 유

용한 다양한 학습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

다[19]. 반면, 학습자의 과제가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24],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의미있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과제가치와 수업참여도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

Equations B Beta (β) t p Adj. R2 F p

Step 1.
Task value → Academic self-efficacy .70 .43 6.20 <.001 .35 15.28 <.001

Step 2.
Task value → Class participation 2.02 .54 8.96 <.001 .52 30.01 <.001

Step 3.
Task value, Academic self-efficacy → Class participation .55 28.81 <.001
1) Task value → Class participation 1.67 .44 6.81 <.001
2) Academic self-efficacy → Class participation .46 .22 3.24 .001

Sobel test: Z=2.88, p=.004
통제변수= 학과성적,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의사소통, 의견조율정도.
Note. Control variable= school grades, department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of opinions.

표 4.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Process that Task value affects Class participation (N=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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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은 부분매개 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과

제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학습자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 높을수록 수업참여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

한다. You와 Song[11]의 연구에서 과제가치 수준과 학

업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수업참여도의 영향력

은 다를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에 비해

낮은 학습자들에게서 과제가치 지각의 높고 낮음에 따

라 수업참여도의 영향력이 더 민감할 수 있다고 보고

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은 경험을 통해 지

각된 자기효능감이 클수록 강한 자기 신념을 형성할

수 있고, 개인이 힘든 일을 겪을 때나 위기 상황에 부

딪혔을 때 얼마동안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지를 결정한다[17, 25, 26]. 많은 선행연구에서 학업

적 자기효능감은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었는데[9, 11, 14], 높은 수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가진 학습자는 다양한 인지전략 사용과 자기조절을 통

해 효과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14]. 그러나

학습자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어려운 과제로 인한 실

패의 경험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

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학습과제를 제시하는 것

이 중요하다 하겠다[19]. Kwon과 Chung[14]의 연구는

플립러닝 환경에서의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모두 수업 참여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두 변수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

구는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의 상호작용

을 통해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을 검증함으로써, 기존의 직접적인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14]와 차이점을 두었다. 특히 과제가치가 수업참

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다룬 선행연구[11]를 실제적으

로 지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에서 과제가치와 수업참여도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

기효능감은 부분매개 효과가 있었으므로 학습자의 수

업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적 접근방법이 필요하

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능력 수준을 고려한 개

인에게 의미있는 가치를 지닌 과제를 제시하고 동시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 접

근, 즉각적인 피드백, 적절한 보상, 도전적인 퀴즈 등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수업참여도는 평균 76.73점으

로, Kwon과 Chung[14]의 교실수업 참여도 평균 72.88

점보다 높았다. Kwon과 Chung[14]의 연구는 중학교 3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는 대학교 2학

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학점이 상위권일

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은 경우,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의사소통이 적극적인 경우, 의견조율을 잘하는 경우

수업참여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가 다양한

학습의 흐름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사고하여 자기주

도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수업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학업의 성취도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와 그 맥락을 함

께 한다[9]. 따라서 교수자의 일방적인 지식전달보다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자 참여 기

반의 수업설계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반면,

Jeong[9]의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관심과 지지, 철저한

평가 적용 및 출석체크, 과제부여와 피드백, 효율적인

수업방식 등이 수업참여에 영향을 주어 수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려는 동기를 심어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본 연구는 간호대학

생의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하여 추후 학

습자의 수업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써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 있다. 특히 과제가치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학

업적 자기효능감의 향상은 수업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면연구의 특성상

인과관계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특정 연령의 학

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만큼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통제를 고려한 연구의 확장을 제언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과제가치가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과제가치

는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과제가

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수업참여도가 높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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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수업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수준에

따른 흥미롭고, 중요하며, 유용한 다양한 학습주제를

선택하여 개인이 인식하는 과제가치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은 과제가치와 수업참여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

과가 있었으므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향상 전략은

수업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이에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증진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통합적 중재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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