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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대학에서 온라인 교육의 활용은 원격수업이라는 

틀 아래 이러닝, 플립러닝, 블랜디드 러닝 등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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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하여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한 수업 운영

과 자료를 공유·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COVID-19의 출현으로 인해 국내 대학의 학사 운영

은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고, 2022년 상반기까지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대학에서는 대면수

업과 실시간 온라인 강의 등을 병행하여 수업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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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 K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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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online writing contents on college
students' learning strategy, achievement motivation, and knowledge sharing attitudes. Online
writing contents were developed in the 4th class and operated as a extracurricular. The
contents were developed in 25 minutes and included quizzes for learning activities. Changes
in learning strategy, achievement motivation, and knowledge sharing attitude were analyzed
for 149 students who finally completed online writing contents operated as a extracurricula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online writing cont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llege students' learning strategy, achievement motivation, and knowledge sharing
attitude. Online contents is not limited by time and space, and since it can be used according
to the learning plan, the utilization effect is attracting atten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various studies such as developing contents tailored to the needs of students and
analyzing thei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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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비대면 환경에서의 교

수-학습에 대한 인식은 확대될 수 밖에 없으며, 대학 

차원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교육활동에 높은 역량이 

요구된다.

온라인 교육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인데[1], 각 대학에서

도 COVID-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학

년도에는 Webex(웹엑스), Zoom 등의 화상회의시스

템을 활용한 실시간 강의보다 온라인 콘텐츠를 주로 

활용하는 녹화강의 방식의 수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 이후 비대면 환경에서의 수업이 지

속되면서 온라인 콘텐츠로 운영되는 수업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보완하고자 실시간 수업을 확

대해가고 있으나, 여전히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온라인 콘텐츠를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방

식이다[3].

COVID-19로 인한 대학교육의 변화는 온라인 교육

의 활성화와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탐색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교양과 전공 등 정규 

교과목을 포함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에도 온라인 콘

텐츠의 개발·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COVID-19 초기

에는 갑작스럽게 전환된 비대면 환경에서의 정규 수

업을 가능하면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교육

혁신지원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각종 교육부 평

가와 국책사업에 학습, 진로 및 취·창업, 상담 등 학

생지원 영역에 실적과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비대면 환경에서 지원할 수 있도

록 재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교육부의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에서도 비교과 활동의 운영과 효과는 

중요한 평가 요소로서 강조되고 있으며[4], 각 대학에

서도 인재상과 교육목표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

해 특색을 살린 다양한 비교과를 운영하고 있다[5].

학생학습역량강화 영역을 예로 들면, 많은 대학에

서는 학습법 특강(워크숍), 학습클리닉이나 코칭 등 

상담 프로그램, 멘토링과 학습공동체 등 협력학습 프

로그램, 학생들의 학업적 성장과 변화 그리고 학습방

법을 교내에 공유하기 위한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

램이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프로그램은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이 

주도하여 비대면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설계

하고 있으며, 운영 횟수와 경험이 증가하면서 고도화

되어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 환경에서 운영한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 연

구를 살펴보면, 이선정[6]은 교과-비교과 연계 프로그

램으로 기초영문법을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영문

법 동영상 강의와 Zoom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퀴즈 

활동, 일대일 상담 등을 지원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

였다. 차승봉, 박혜진[7]은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운

영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6

차시의 영상 콘텐츠, 학습전략 진단, 성찰 과제 등이 

비대면 상황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

하여 실제 적용하였다. 신희선[8]의 연구에서는 온라

인 독서토론대회를 개최하여 토론 팀의 참가 동기와 

비대면 환경에서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을 촉진하는 

요인을 분석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밖에 온

라인 글쓰기 상담실을 운영하여 글을 더 잘 쓸 수 있

도록 변화됨과 동시에 새로운 학습경험의 장을 마련

해 주고,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준 연

구[9]도 수행되었다. 이처럼 비대면 환경에서의 비교

과 프로그램은 학습자 특성별(전체 재학생, 학사경고

자 등), 유형별(실시간, 온라인 콘텐츠 활용), 형태별

(특강, 협력학습, 멘토링)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교과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학습워크숍

을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하여 실제 운영하고 난 뒤,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소속

되어 있는 K 대학의 경우,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교

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전면 

비대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였으며, 학생 

요구조사 등을 반영하여 일회성 특강 형식의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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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시리즈로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워크숍을 운영하기 위해 

이론적 접근부터 사례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될 수 있

도록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온라인 

콘텐츠는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학습워크숍이 종료되고 난 뒤,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개발한 온라인 콘텐츠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비교과 교육과정에서 온라인 콘

텐츠를 활용할 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학습전략

학습전략은 정보 획득, 저장, 활용하는 것을 촉진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다양한 학습 영역에 걸쳐 학업 

성취를 증진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사고전략이다[10].

학습전략에 대한 관심은 능동적인 학습자관을 바탕

으로 한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맞춰 더욱 증대되고 있다[11]. 학습

전략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로 학습전략을 인지전략, 초인지전략, 자원

관리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12]. 인지전략은 정보

처리과정 중에 정보를 획득하고, 조직화하고, 저장 및 

인출을 촉진하는 전략으로 정의된다. 초인지전략은 

학습자가 자신의 인지과정에 대한 인지 및 조절을 위

한 것으로 학습계획, 점검, 평가 등을 말한다[13]. 자

원관리전략은 시간관리, 공부환경관리, 노력관리, 타

인 조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전략은 글을 쓸 때도 활용될 수 있는데, 주제

에 따른 자신의 생각을 정교화하는 방법, 다양한 경

험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할 때 중요한 키워드를 떠올

려 표현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글쓰기는 글을 쓰는 사람이 자기주도적으로 생각을 

통제하고 조절하여 글의 내용과 방법, 시간의 사용,

정보 수집 등을 결정하게 된다[14]. 이처럼 학습전략

은 글쓰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글쓰기에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는 것은 학습전략 중 공부환경 

관리 및 조절과 연관이 있으며, 글을 쓰기 위해 아이

디어나 방법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은 정보를 조직

화하고 저장 및 인출을 촉진하는 인지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2 성취동기

성취동기는 개인이 특정 과업이나 목표를 성취하고

자 하는 의지에 대한 것으로 목표지향적인 행동이 활

성화되고 지속되는 과정이다[15]. 학습에서의 성취동

기는 학습자, 수업, 과제, 교수-학습 환경 변인 가운데 

학습효과를 위해 주요하게 고려되는 변인이다. 이에 

성취동기는 학습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학습의 원동력

을 제공하고 학습효과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변인으

로 작용한다[16]. 이처럼 성취동기는 인간의 동기 체계 

중 하나로, 어려운 일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어려움

을 극복하고 높은 수준의 성취를 얻고자 하는 것을 의

미할 때[17] 본 연구에서의 성취동기는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를 수강하고 난 뒤, 학습자들이 다양한 글쓰기 

영역에서 글을 체계적으로 잘 작성하고자 하는 욕구,

높은 수준의 주제이지만 글을 끝까지 완성시키고자 하

는 욕망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2.3 지식공유태도

지식공유는 특정 영역에서의 지식을 저장하고 전

파하며 습득하는 개념으로[18], 개인의 지식이 타인에

게 이해, 흡수,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는 과정

으로 인식할 수 있다[19]. 이러한 지식공유는 개인의 

태도 측면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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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를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전파하려는 것

을 의미한다. 지식공유태도는 지식공유에 대해 학습

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수준으로[20] 지식공

유를 통해 개인 지식이 소속 집단에 확산되어[21] 새

로운 지식과 학습문화를 창출이 가능하다. 지식공유

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교환하려

는 활동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지식공유 차원을 개

인이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식공유 활동

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있게 인식하는 등 

학습자의 긍정적인 인식 수준으로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공유태도는 개인의 경험이나 특정 활동

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타인과 기꺼이 공유하려는 의

지와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를 통해 습득한 서

사적 글쓰기와 분석적 글쓰기의 특징과 작성법, 에세

이 형식의 다양한 공모전 참여 성공 전략 등의 내용

을 지식의 공유와 확장 차원에서 대학의 동료 학습자

에게 충분히 공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

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북도 소재 K 대학에서 비교

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를 수

강한 학생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글쓰기 콘

텐츠 수강 이후의 학습전략, 성취동기, 지식공유태도

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 글

쓰기 콘텐츠를 수강하기 이전인 프로그램 신청 단계

에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 

수강은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 기간이 종료된 후 설

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 인원은 총 149명이며, 이

들의 성별, 단과대학, 학년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3.2 측정 도구의 구성 및 검정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 수강의 효과

로 학습전략, 성취동기, 지식공유태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

여 문항을 적용하였으며,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구

성하였다. 학습전략 측정을 위해 선행연구[22]를 참고

하여 대학생이 사용하기 쉽고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제안한 10가지 학습전략 중 요약, 기억술, 반복 읽기 

등의 학습전략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본 연구의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성취동기는 특정 활동에 대한 열정, 자신감, 희망 

등의 하위 요인이 포함되며,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마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열정인 

과업지향성과 전략적 혁신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을 선행연구[23]에서 채택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 후 사용하였다.

지식공유태도는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 수강을 통

해 습득한 지식과 글쓰기 기술 등을 포함한 정보를 

동료 학습자와 공유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20]를 참고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41 27.5

여학생 108 72.5

학년

1학년 25 16.8

2학년 36 24.2

3학년 52 34.9

4학년 36 24.2

전공 계열

과학·기술 36 24.2

디자인 15 10.1

인문·사회 52 34.9

의료·생명 46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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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에 대한 효과를 분

석하기 위해 선정한 변인별 조작적 정의를 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학습전략은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필요한 사고나 행동 등으로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를 수강하고 난 뒤, 기억, 암기, 읽기 전략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학습활동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성취동기는 자신의 능력에 비추어 다

소 어려운 일이나 성취에 보람을 느끼는 일을 가치있

게 인식하고 계속적으로 도전하려는 과업지향적 노

력으로 글쓰기 관련 과제가 어렵더라도 이를 해내고

자 하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지식공유태도는 지식을 

공유하는 행위 자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으

로 자신이 알고 있는 글쓰기 등 전반적인 학습과 관

련된 정보를 기꺼이 공유하고자 하는 태도로 정의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의 타당성 검정을 위

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KMO

측도는 .915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

과는 .000으로 나타나 요인 적합성이 판명되었다. 각 

항목의 공통성은 .5 이상으로 추출된 요인의 타당성

은 확보되었으며, 또한 총 누적 변량은 72.090%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Cronbach's ɑ 계수를 통해 측정 문항의 

신뢰도를 검정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표 3>과 같이 

.821~.929 범위로 나타나 항목 간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60 미만의 계수가 나타난 항목

은 없어 제외된 문항은 없었다.

3.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

째, K 대학에서 학생들의 학습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

하였다.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온라인 콘텐츠

는 개별 학생들마다 상이한 수업 시간과 개인 활동 

등을 고려했을 때, 많은 학생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적용하였다.

온라인 콘텐츠 주제는 글쓰기와 관련된 ‘에세이 작

성법’으로 총 4개의 콘텐츠로 개발되었다. 각각의 콘

텐츠는 25분의 분량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에세이의 장르적 특징과 에세이 종류, 서사적 글쓰기

와 분석적 글쓰기의 특징과 작성법, 공모전 에세이 

성공 전략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학생들이 실제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하고 난 뒤, 교내·외 다양한 공

<표 3> 측정 도구 신뢰도

변인 Cronbach's ɑ 문항 수

학습전략 .878 5

성취동기 .821 4

지식공유태도 .929 5
<표 2> 요인분석 결과

항목 공통성
요인

1 2 3

지식공유태도3 .850 0.870 0.178 0.248

지식공유태도1 .831 0.836 0.228 0.283

지식공유태도2 .783 0.834 0.241 0.174

지식공유태도4 .812 0.806 0.336 0.221

지식공유태도5 .670 0.660 0.423 0.234

학습전략4 .707 0.121 0.808 0.196

학습전략5 .743 0.289 0.779 0.228

학습전략2 .778 0.414 0.723 0.290

학습전략1 .561 0.270 0.675 0.177

학습전략3 .637 0.291 0.633 0.389

성취동기1 .738 0.235 0.160 0.811

성취동기2 .673 0.097 0.394 0.713

성취동기3 .681 0.348 0.249 0.706

성취동기4 .630 0.462 0.277 0.582

고유값 7.741 1.367 .984

분산비율(%) 55.293 9.766 7.031

누적분산비 55.293 65.059 72.090

KMO=.915, Bartlett’s X2=1468.408,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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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전에 도전할 수 있도록 K 대학의 공모전 수상작을 

공유하여 구체적인 에세이 작성 방법에 대한 사례도 

포함하였다.

둘째, 개발된 온라인 콘텐츠는 비교과 프로그램으

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강에 대한 강제성이 없도록 K

대학의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강을 희망하

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200명의 학생이 신청했으며, 신청 단계에서 온라

인 글쓰기 콘텐츠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사전 진단

을 진행하였다.

셋째,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 수강에 대한 신청 기

간이 종료되고 난 뒤,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또한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를 수강하는 수동적인 학습에 벗어나고자 차

시별 5문항(4차시 총 20문항)의 퀴즈를 출제하여 수

강하는 학생들이 습득한 내용을 상기시키고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넷째,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의 수강 기간이 종료되

고 난 뒤, 최종 이수한 학생들을 파악하였다. 총 200

명의 신청 인원 가운데 149명의 학생들이 모든 차시

의 콘텐츠를 수강 완료하였다. 이후 14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사후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이들의 학습전

략, 성취동기, 지식공유태도에 대한 사전-사후 진단 

결과를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3.4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온라인 설문 조사로 

수행하였으며,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설문 응

답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활용하

여 통계분석을 처리하였다. 자료의 점검을 위해 기술

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대응표본 t검증

을 실시하였으며,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에

서 검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성별, 학년, 전공 계열 등 특

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별(학습전략, 성취동

기, 지식공유태도) 문항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

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학년과 전공계열에 따라 사후 측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4개로 구성

된 학년과 전공계열에 따라 사전 평균 점수의 차이 

유무를 검정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는 학년의 경우, COVID-19 전후에 따라 온

라인 콘텐츠의 접근성과 친밀감으로 인해 사후 효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며, 전공계열의 경우,

온라인 콘텐츠의 주제가 글쓰기와 관련된 에세이 작

성법이기 때문에 인문·사회계열 소속의 학생들과 주

제 밀접성이 높을 수 있어 사전 점수의 차이가 없는

지 확인하였다. 또한 측정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다.

넷째,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를 수강한 학생들의 학

습전략, 성취동기, 지식공유태도의 사전, 사후 값의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수

행하였으며,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 수강으로 인해 대

학생의 학습전략, 성취동기, 지식공유태도가 향상했

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4.1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의 효과성을 분

석하기에 앞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세부적으로 학습전략은 성취

동기(r=.695), 지식공유태도(r=.707)과 유의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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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취동기는 지식공유태

도(r=697)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전

반적으로 상관계수는 .4~.8 범위에 있을 때 중간 정도 

수준의 상관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24].

4.2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인 학습전략, 성취동기, 지

식공유태도의 문항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의 평균이 사후 응답 값

이 높은 것으로 <표 5>와 같이 확인되었다.

4.3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 수강 대학생의 학습전

략, 성취동기, 지식공유태도의 변화

본 연구는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의 수강을 통해 대

학생의 학습전략, 성취동기, 지식공유태도 향상에 변

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에 앞서 학년별, 전공

계열별 사전 평균값의 차이가 클 경우, 사후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동질성 검정을 시행하였다. 이

는 연구 대상의 학년과 전공계열에 따라 사후 값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 학년의 경우 3~4학년에 비

해 1~2학년의 경우, COVID-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환

경에 노출 빈도가 높아 온라인 콘텐츠로 학습하는데 

친밀도가 높은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공계열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적용한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의 주제가 글쓰기와 관련된 에세이 작

성법으로 인문·사회계열의 학생인 경우, 해당 주제

에 대한 관심도나 활용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타 

전공계열과의 사전 평균값의 차이를 보일 수 있어 동

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즉, 학년과 전공계열 등 집

단 간의 차이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표본 t검증에 앞서 측정 변인

에 대한 사전 평균값의 차이 여부를 검정하였다. 먼

저, 학년에 따른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ANOVA를 실

시하였다. 그 결과 <표 6>과 같이 학습전략, 성취동

기, 지식공유태도에 있어 학년 집단에 의한 사전 평

균값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다음으로 전공계열에 따라 사전 평균 점수의 차이 

<표 4> 상관관계 분석

학습전략 성취동기 지식공유태도

학습전략 1

성취동기 .695** 1

지식공유태도 .707** .697**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표 5> 기술통계 분석

변인 문항 내용
사전 사후

M SD M SD

학 습

전략

노트에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4.38 .826 4.64 .670

배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방법 활용
4.44 .783 4.66 .633

중요한 내용을 요약 및 연결지어 

정리
4.33 .873 4.63 .630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반복해서 

쓰거나 읽음
4.37 .888 4.61 .723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해 핵심 

단어 암기
4.36 .916 4.62 .631

성취

동기

주어진 과제를 계획에 맞춰 

완수하려 노력
4.42 .815 4.58 .755

학습 활동 시,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고 도전
4.25 .979 4.46 .810

과제가 어렵더라도 성공적 

수행을 위해 도전
4.46 .692 4.60 .667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
4.34 .836 4.50 .704

지식

공유

태도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
4.40 .788 4.60 .706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
4.28 .945 4.54 .776

학습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
4.42 .772 4.66 .643

지식공유를 위한 시간 할애는 

의미있는 일
4.36 .863 4.62 .652

지식공유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
4.40 .788 4.64 .670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가 대학생의 학습전략, 성취동기, 지식공유태도에 미치는 영향 : K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8 제19권 제1호

유무를 검정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ANOVA를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전공계열에 따라 측정 변인의 차

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 대상의 집단(학년별, 전공계열)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측정값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이에 온라인 콘텐츠 수강 이후의 측정·분석은 학

년과 전공계열별 구분 없이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온라인 글

쓰기 콘텐츠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해당 

콘텐츠를 수강하고 난 뒤, 대학생의 학습전략, 성취동

기, 지식공유태도가 향상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전략의 

사전 평균이 4.37점에서 사후 평균이 4.63점으로 .26

점 향상되었으며, t=-3.526으로 p<.0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동기의 경우, 사전 평균이 4.37

점에서 사후 평균 4.54점으로 .16점 향상되었으며,

t=-2.237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공유태도는 사전 평균 4.37점에서 사후 평균 4.61

점으로 .24점이 향상되었으며, t=-3.230으로 p<.05 수

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는 대학생의 학

습전략, 성취동기, 지식공유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학습전략에 대한 사전

-사후 평균 값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 에세이를 

작성하는 방법과 기술 등을 활용하는 전략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5.1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대학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운영하고, 학

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분석

하고자 학습전략, 성취동기, 지식공유태도의 변인을 

<표 8> 대응표본 t검증 결과

변인 M SD 차이값 t p

학습전략
사전 4.37 .71

-.260 -3.526 .001
사후 4.63 .54

성취동기
사전 4.37 .72

-.168 -2.237 .027
사후 4.54 .59

지식공유

태도

사전 4.37 .73
-.240 -3.230 .002

사후 4.61 .61

<표 6> 학년별 사전 평균 점수 차이

변인 학년 N M SD F p

학습전략

1 25 4.23 .77

1.592 .194
2 36 4.58 .49

3 52 4.36 .64

4 36 4.28 .91

성취동기

1 25 4.27 .71

1.134 .337
2 36 4.56 .56

3 52 4.31 .69

4 36 4.33 .88

지식공유

태도

1 25 4.32 .72

1.433 .236
2 36 4.59 .49

3 52 4.28 .73

4 36 4.33 .91

<표 7> 전공계열별 사전 평균 점수 차이

변인 계열 N M SD F p

학습전략

과학·기술 36 4.30 .76

2.053 .109
인문·사회 15 4.01 .82

디자인 52 4.50 .65

의료·생명 46 4.40 .68

성취동기

과학·기술 36 4.31 .74

1.860 .139
인문·사회 15 4.00 .98

디자인 52 4.41 .66

의료·생명 46 4.48 .64

지식공유

태도

과학·기술 36 4.31 .81

.749 .525
인문·사회 15 4.23 .78

디자인 52 4.49 .66

의료·생명 46 4.33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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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여 해당 변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에세이 작성법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한 결과, 참여한 학생들의 학

습전략, 성취동기, 지식공유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응표본 t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각 변인의 사전 점수가 높은 편인데도 불

구하고, 사후 평균이 모두 향상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연구 대상자의 학년과 

전공계열에 상관없이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의 효과

가 검증된 것으로 COVID-19 이후, 비대면 환경에서

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이 쌓이면서,

온라인 콘텐츠의 친밀감이 연구 결과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시간 방식과 다르게 반복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는 점과 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로

그램과 달리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자유롭게 수

강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은 온라인 콘텐츠 활용 방식의 높은 

선호도가 시공간의 제약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속도 및 순서를 조절할 수 있고, 반복 시청이 가능하

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실시간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인터넷과 시스템 환경의 불안정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도출한 설문과 선행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3, 25]. 즉, 학습전략은 학습

을 촉진하기 위해 학습자가 학습하는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사고와 행동으로 단시간에 학습전략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또한 학습자 개인

의 특성에 따라 학습전략이 다르게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온라인 콘텐츠에서 구현할 수 있는 학습 속도 

조절을 통해 전반적인 개인적 조절감이 증대되는 현

상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적용한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는 

비대면 환경에서 우려될 수 있는 교수-학습의 상호작

용과 학습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각 차시별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관리시스템에 퀴

즈를 출제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이 성취동기를 자극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

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성취동기는 특정 과제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욕구로 개인이 학습에 대

한 필요성이 지각될 때 동기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가

능하며, 주어지는 학습활동이 학습자의 다양한 흥미

에 부합할 때 학습과정에서의 성취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는 비교

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정

규 교과목과 달리 성적이나 학점 등의 제한이 없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참여하는 것으로 자신의 

학습이나 역량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 때 적극

적인 참여 성향을 보인다[26]. 즉, 에세이 작성법이라

는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의 수강은 학습자들이 자신

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필요성과 동기가 부합하여 

성취동기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었다고 볼 수 있

다.

5.2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는 대학에서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의 활용

이 대학생의 학습전략과 성취동기, 지식공유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실증 결과를 제공했다는데 의의

가 있지만, 대학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정규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에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를 개발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뒤, 그 효과성을 검증하

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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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 이들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

으로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교과 프

로그램의 우수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집단 인터뷰를 

수행하여 단순히 대학 차원에서 설문조사에 의한 요

구조사 결과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

과 함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적용하는 연구가 수행

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의 효과

를 검증하였다. 온라인 콘텐츠의 주제가 글쓰기와 관

련된 에세이 작성법인 만큼 글쓰기 효능감, 글쓰기 

인식 및 태도 등에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실제 온라인 콘텐츠의 주제(내용)의 습득

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종류의 에세이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여러 공모전에 참여하여 성과를 

가져왔는지 등의 실질적인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온라인 글쓰기 콘텐츠를 통해 학

습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성과를 중점적으로 보았

다. 하지만, 성취도 측면의 성과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지

속적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의향, 콘텐츠 분량의 

적절성, 퀴즈 등 학습활동에 대한 적합성 등의 전반

적인 만족도를 포함[27]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만

족도를 파악하여 학생들이 교육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전략들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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