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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the number of freshmen at local college who lack basic 

learning skills is increasing. Thus, C college has been running a basic learning ability improvement clinic 

program. This paper is a case study that investigates the effect of basic learning ability improvement clinic 

programs on major class immersion, efficacy, and major class satisfaction. In 2022, a total of 459 students 

were surveyed, including 238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online and offline classes for basic learning ability 

improvement clinics and 221 students who did not participate in classes. Data processing was performed using 

SPSS Ver. 26.0 wa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sub-factors of academic 

self-efficacy, the group participating in the basic learning ability improvement clinic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ask difficulty preference and confidence. Second, the class participation group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learning immersion in major classes. Third, the class participation grou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sub-factors of major satisfaction.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 basic learning ability improvement 

clinic cla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immersion, and majo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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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 신입생 중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

서 C 전문대학에서 클리닉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본 논문은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프로그램이 전공수업에서 자기효능감, 학습 몰입도와 전공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사례 연구이다. 2022년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대상자에 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형태에 

참여 학생 238명과 참여 대상자이지만 수업 미참여 학생 221명 총 459명을 연구대상으로 조사하

였다. 자료처리는 SPSS Ver. 26.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학습 능력

향상 클리닉 수업 참여그룹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과제 난이도 선호와 자신감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수업 참여그룹은 전공수업 학습 몰입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수업 참여그룹은 전공 만족도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기초학

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이 자기효능감, 학습몰입도, 전공 만족도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기초학습 능력, 수업 몰입도, 향상 교육, 전공 만족도,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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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학령인구의 감소는 지방대학 학생들의 기초학습 능력 

부족으로 전공교과목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

한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먼저 살펴보면 한국통계정보서

비스(KOSIS)의 우리나라 장래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총인구수는 2022년 51,628,117명 대비 감소 추이를 보이

면서 2032년에는 51,082,971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것

은 2022년 전체 인구수 대비 10.56% 감소한 인구수이다

[1]. 매년 약 1%씩 줄어드는 인구감소 추이는 학령인구에

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국가에서 정한 교육기관에서 교

육과정 이수를 위한 만 6세부터 21세까지 학령인구(學齡

人口)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7,482 천명 기준 2032년 

5,533 천명으로 26.18% 감소할 것으로 추계 되고 있다[2]. 

지난 2022학년도 전문대 134곳 중 83곳의 충원율이 90% 

미만으로 나타났다[3-4]. 2023년 K시와 J도 소재 22개 대

학과 18개 전문대 모집 총원은 34,833명이지만 이 지역 

소재지 고등학교 3학년 총 학생 수는 27,206명으로 집계

되었다[5-6]. 따라서 대학 신입생 수가 7,627명의 부족한 

셈이 된다. 

1. The purpose of the study 

전문대학의 학업 스트레스가 중도 탈락(학업 포기)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 따라서 지방 전문대

학에서는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하여 전공 학습에 부적응 

신입생들을 어떻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하느냐가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학업 소진이나 휴학, 자퇴 

학생 수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초학습 능력향

상 교육 운영 프로그램이 전공 학습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도 그리고 전공 만족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 

사례 연구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C 전문

대학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 참여 여부에 따른 전

공교과목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전공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 참여 대상자 중 참여그룹과 미참여 그룹을 대상으로 

2022년 1학기와 2학기 조사였다. 

2. The review of preceding research

먼저, 기초학습 능력향상 교육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2011년 기초학습 능력향상 방안제시를 위해 D 전

문대학의 연구사례에서 기초학습 능력 수준 인식에 교수

와 학생들 모두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8]와 2013년 P 

대학 연구사례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수준별 향상 수

업 운영에 대한 유의점 제언 연구[9]가 있었다. 2021년 K 

대학 전공계열에 따른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 요

구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에서 수요자 중심의 비교과 교육

과정 운영 필요성을 제시하였다[10]. 지난해, 대학생 직업

기초 능력향상을 위해 개발된 프로젝트 학습 프로그램이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 결과[11]가 있

었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선행연구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정의한 반두라(Bandura)[12]와 학업적 자기효능

감은 동기 관련 변인으로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연구[13]가 있었다. 더 나아가 대학생의 비교과 

활동 참여와 대학 생활 적응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4]가 있었다. 따라서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15]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에 참여와 미참

여 그룹 간 전공수업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학습 몰입도의 선행연구로 학습몰입을 정의한 코

티스(Coates)[16]와 학습 몰입척도 개발과 그 타당성을 검

증한 연구[17]와 대학생들의 학습몰입 향상을 위해 숙달 

목표 지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자기 결정성 학습 

동기를 높여주어야 한다는 연구[18]가 있었다. 따라서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19]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에 참여와 미참

여 그룹 간 전공수업에서 학습 몰입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

다. 

전공수업 만족도의 선행연구는 먼저 브레스크엠프, 와

이즈 그리고 행스틀러(Braskamp, Wise와 Hengstler)의 

공동 연구[20]와 전공학과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수업 만족도 척도 연구와 수업 만족도 정의와 측정 도구를 

소개한 바타체르지(Bhattacherjee)의 연구[21]가 있었다. 

전공수업 형태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도, 그

리고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규

명한 연구[22]와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학습 동기와 학

업적 자기효능감을 고양할 필요가 있고[23], 전공 만족도 

하위요인 중 수업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24]는 

결과들이 있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가

설[25]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에 참여와 미참

여 그룹 간 전공 만족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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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reliminaries

1. The need for research

기초학습 능력 부족으로 전공 학업에서 소진이나 휴학, 

자퇴 학생이 증가하지 않도록 기초학습 능력향상 교육에 

관한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신입

생을 위한 기초학습 능력향상 교육 운영 프로그램이 전공 

학습에 어떤 효과와 영향을 미치는지 본 사례 연구를 통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2. The target of research 

지방 전문대학 신입생들의 기초학습 능력 부족으로 전

공교과목 부적응과 자퇴 학생 수 증가에 대한 고민 극복 

방안을 학술적 고찰을 통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

은 2022년 C 전문대학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 기초

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 전체 참여자 444명 중 제출된 

283개 설문지에서 45개를 제외한 최종 참여그룹 238명의 

설문지와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 참여 대상자이

지만 미참여한 371명 중 설문에 응한 247명의 설문지에서 

26개를 제외한 최종 미참여 그룹 221명의 설문지를 각각 

포함하여 참여/미참여 그룹 총 459명의 설문지를 최종 연

구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아래 표 1은 2022년 1~2학기 동

안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 전체 참여자(444명)의 

교과목별 참여 학생 비중 분포이다. 

2022 Basic Learning Ability Improvement Education

Sortation
2022-1st Term.

Attendee students (%)

2022-2nd term

Attendee students (%)

Offline 

class

mathematics 30(56.60) mathematics 35(50.00)

English      23(43.40) English      35(50.00)

   subtotal   53(100)    subtotal   70(100)

Online 

class

Korean      52(22.41) Korean       30(33.72)

English      73(31.47) English      16(17.98)

mathematics 40(17.24) mathematics 13(14.60)

science      38(16.38) science      13(14.60)

thought      29(12.50) thought      17(19.10)

   subtotal   232(100)    subtotal   89(100)

Total 444 students

Table 1. The Participants in basic learning ability 

improvement education

III. The Proposed Scheme

1. The research model

선행연구의 이론적 검토 분석을 통해 기초학습 능력 클

리닉 대상자 중 교육 참여자와 비참여자 두 그룹을 대상으

로 한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 Self-efficacy

Participating group → Learning flow 

↗ ↘ Satisfaction

Training target

↘ ↗ Self-efficacy

Non-participating 
group

→ Learning flow 

↘ Satisfaction

Fig. 1. The Research Model  

2. Hypothesis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교육 대

상 중 수업 참여와 미참여 두 그룹 총 459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두 그룹의 학

업적 자기효능감, 학습 몰입도와 전공 만족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 분석한다.

IV. Research method and Empirical 

Analysis

1. The research methods and procedures

본 연구의 연구 가설에 대한 실증적 검증 방법으로 설문

지[12-13],[16-17],[21-24]를 활용하였다. 연구목적에 적

절한 비확률표집을 하였고 설문지는 구조화된 자가 평가 

기입 조사 방법을 하였다. 2022년 자료 수집 조사 기간은 

1차 조사 5월 16일(월)부터 6월 10일(금)까지 그리고 2차 

조사 11월 14일(월)부터 12월 9일(금)까지 공학(12개 과), 

예체능(5개 과), 인문사회(4개 과), 자연(1개 과) 계열별 기

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 참여와 미참여 두 그룹을 조

사하였다. 계열별 분포는 아래 표 2와 같다.

Div. Major field Freq.(%)

Homogeneity 

test

 

Partici-

pation

humanities and 

social 
43(18.07) .529

1634natural science 10.(4.20) .607

engineering 170(71.43) .483

arts and sports 15(6.30) .715

subtotal 238(100)

Non- 

Partici-

pating

humanities and 

social 
40(18.10) .616

1597natural science 9(4.07) .574

engineering 161(72.85) .529

arts and sports 11(4.98) .634

subtotal 221(100)

Total 459

Table 2. The Homogeneity test of nonparticipation 

and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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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와 같이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 참여그룹

과 미참여 그룹 간의 계열별 설문지 수의 분포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표집되었고 수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동질성 

검사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집된 총 459명의 설문 

자료는 SPSS Ver. 26.0을 이용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α) 계수 산출과 요인분석, t-test, 분산분석

(ANOVA),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사후검정은 

Sheffe test 사용하였다. 

2. The research tool

연구 도구는 교육경력 7년 이상의 교육학 교수 3명으로

부터 설문지 예비 검사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대상자 중 수업 참여

와 미참여 두 그룹에서 자기효능감, 학습 몰입도, 전공 만

족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각 척도 별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학

적 특성(4문항)과 자기효능감(12문항), 학습 몰입도(10문

항), 전공 만족도(20문항) 선택형과 단답형이 포함된 총 46

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매우 그렇다’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구성

되어 있다. 설문지의 주요 구성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Division Components indicator
Num. of 

quest.

Classification 

statistics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4)
4

Self-efficacy 

task difficulty preference (4)

self-regulation efficacy (4)

confidence (4)

12

Learning 

immersion

clear goal (2) 

sense of control (2)

integration of behavior and

consciousness (2) 

distortion of the time sense (2) 

self-purposeful experience (2)

10

Major 

satisfaction

general satisfaction (6)

recognition satisfaction (7)

subject satisfaction (7)

20

Total number of questions 46

Table 3. The organize of the questionnaire

연구조사 대상의 성별,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 

참여 유·무, 출신 고교계열, 대학전공 계열을 조사한 인구 

사회학적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4와 같다. 

Characteristic Division Frequency (%)

Gender
male 364(79.30)

female 95(20.70)

Class 

participation

yes 238(51.80)

no 221(48.20)

High school 

Affiliation

general 160(34.86)

Specialized 285(62.09)

etc. 14(3.05)

College 

Major field

humanities 

and social 
83(18.10)

natural science 19(4.12)

engineering 331(72.13)

arts and sports 26(5.65)

Total 459(100)

Table 4.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  

teristics                                     (N=459)

3. The Empirical Analysis

3.1 The self-efficacy

학업적 자기효능감 조사 측정 도구는 반두라[12]와 기존 

연구[13]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방법과 목적에 맞

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은 과제 난이도 선

호(Q.1~Q.4), 자기조절 효능감(Q.5~Q.8), 자신감(Q.9~ 

Q.12) 3개 하위요인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탐색

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은 아래 표 5와 같다. 채점 시 

과제 난이도 2,4번 문항과 자신감 9, 11번 문항은 문항 내

용이 부정 질문이므로 역 채점하여 입력되었다. [14]의 크

론바흐 알파 신뢰도 계수는 자신감 = .76, 과제 난이도 선

호= .67, 자기효능감=.74였고 본 연구의 사전 조사 신뢰도

는. 892이었고, 사후 조사 신뢰도는. 869로 나타났다.

Factor

Ques.

task difficulty

preference

self-regulation

efficacy
confidence

Cronbach’s 

α 

Q. 4 .883 .247 .195

.872
Q. 2 .859 .209 .153

Q. 1 .746 .146 .286

Q. 3 .682 -.082 .182

Q. 7 .137 .838 .227

.843
Q. 8 .125 .827 .128

Q. 5 .116 .816 .116

Q. 6 .-014 .794 .214

Q.12 .103 .103 .803

.851
Q. 9 .235 .195 .795

Q.11 .272 .172 .772

Q.10 .205 .101 .701

E.V. 7.716 6.935 6.388

.869Vari.(%) 29.583 27.358 26.642

Cum.(%) 29.583 56.941 83.583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test( =17692.145, df=312)

Kaiser-Meyer-Olkin = .796 p=.000

Table 5. The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self-efficacy

scale                                        (N=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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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를 살펴보면 학업적 타당도의 총 분산은 83.583%

이고 KMO= .796( ) KMO= .796, p<.001이므로 요인분

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는 과제 난이도 선호 .872, 자기조절 효능감 .843, 자신

감 .851로 나타났다. 

3.2 The learning immersion

학습몰입 조사측정 도구는 코티[16]와 선행연구에서 개

발되어 사용된 학습몰입 척도를 본 연구와 알맞게 재구성

하여 사용하였다[17]. 인지적 몰입과 정의적 몰입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즉 명확한 목표(Q.1, Q.6), 행위와 

의식의 통합(Q.2, Q.7), 통제감(Q.3, Q.8) 그리고 정의적 

몰입은 시간 감각의 왜곡(Q.4, Q.9), 자기 목적적 경험

(Q.5, Q.10)으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8]의 전

체 척도의 신뢰도는 .89, 본 연구의 사전 조사 신뢰도는 

.841이고, 사후 조사 신뢰도는 .829 이였다. 학습 몰입도

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은 아래 표 6과 같다. 

Factor

Question

Learning 

immersion
Cronbach’s α 

Question 4 .874

.829

Question 6 .863

Question 1 .859

Question 5 .846

Question 9 .847

Question 2 .805

Question 7 .792

Question 10 .787

Question 8 .763

Question 3 .741

Eigenvalue 3.08

-Variance(%) 70.31

Cumulative(%) 70.31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test( =6013.145, df=127)

Kaiser-Meyer-Olkin = .816 p=.000

Table 6. The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learning

immersion                                  (N=459)

표 6에서 누적 분산이 70% 이상이므로 문항의 타당성

은 확보되었고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816, p<.001이

므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The major satisfaction 

전공 만족도는 Braskamp외 2인[20]이 개발한 일리노

이대 학과평가조사의 내용과 이후 수정, 보완된 도구들을 

본 연구에 맞게 하위요인으로 일반만족 6문항, 인식 만족 

7문항, 교과 만족 7문항 총 20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21-24]. 채점 시 일반만족(Q.3,Q.5), 문항과 인식 만족

(Q.9,Q.11,Q13), 교과 만족(Q.14,Q.16,Q.18) 문항은 역 채

점하여 입력되었다. [21]의 크론바흐 알파 신뢰도는= .92

였고 본 연구의 사전 조사 신뢰도는 .876, 사후 조사 신뢰

도는 .864였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일반만족 요인 .872, 

인식 만족 요인 .843, 교과 만족 요인 .851이고 아래 표 7

과 같다. 총분산은 82.157%, KMO=.786(χ²=7132.674), 

p<.001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

Question

general 

satisfaction

recognition

satisfaction

subject 

satisfaction

Cronbach’s 

α 

Q. 4 .873 .227 .196

.872

Q. 2 .861 .209 .153

Q. 6 .849 .183 .207

Q. 1 .746 .146 .286

Q. 5 .735 .266 .139

Q. 3 .682 .282 .182

Q.10 .137 .874 .227

.843
Q. 8 .228 .852 .286

Q.13 .125 .837 .128

Q.11 .130 .823 .241

Q. 9 .147 .815 .116

Q.12 .329 .778 .163

Q. 7 .014 .696 .214

Q.15 .103 .103 .863

.851

Q.20 .214 .162 .857

Q.17 .235 .195 .839

Q.16 .196 .187 .802

Q.14 .272 .218 .796

Q.18 .089 .254 .775

Q.19 .205 .271 .721

Eigen.Val. 9.716 8.935 7.388

.864Vari.(%) 32.157 26.358 23.642

Cum.(%) 32.157 58.515 82.15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test( =7132.674, df=258)

Kaiser-Meyer-Olkin = .786, p=.000

Table 7. The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major

satisfaction scale                             (N=459)

4.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대상자의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전공 만족도의 차이는 

참여와 미참여자, 출신고교 분류, 전공계열 분류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140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Division

Major Satisfaction

N M(SD)
t/F

p-val.

p

scheffe

Gender
male(a) 364 3.87(0.59) -1.38

.000**
a>b

female(b) 95 3.74(0.51)

Class 

participation

yes(a) 238 4.91(0.53) 16.47

.001** 
a>b 

no(b) 221 3.16(0.64)

High school

Affiliation

general(a) 160 3.75(0.59)
7.19

.004**
b>a,cSpecialize(b) 285 4.82(0.68)

etc.(c) 14 3.59(0.55)

College 

Major field

human. & soc.(a)  83 3.58(0.54)

11.52

.002**

c>b>

a,d

natural science(b) 19 3.90(0.60)

engineering(c) 331 4.73(0.53)

arts and sports(d) 26 3.52(0.75)

*p<.01 **p<.001    

Table 8. The ANOVA analysis results on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N=459)

표 8을 살펴보면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 참여 

여부에 따른 전공 만족도의 참여 평균은 4.91(0.53)점으로 

미참여 평균 3.16(0.64)보다 높게 나타났다(F=16.47, 

p<.001). 출신고등학교 분류에 따른 전공 만족도는 특성화

고 평균 4.82(0.68), 일반고 평균 3.75(0.59), 기타 고교 평

균 3.59(0.55) 순으로 나타났다.(F=7.19, p=.004) 또한, 전

공계열 분류에 따른 전공 만족도의 공학계열 평균이 

4.73(0.53)으로 자연과학 계열 평균 3.90(0.60)과 인문 사

회계열 평균 3.58(0.54), 예·체능 계열 평균 3.52(0.75) 보

다 높게 나타났다(F=11.52, p=.002).

5. The Null Hypothesis test and Effect Size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 참자의 수업 전‧후의 연

구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귀무가설 검증과 효과 크기는 아

래표 9와 같다.

Before Parti. Std.

Error M.
t p

After M(SD)

self-efficacy 
B. 2.98(0.06) .0028

11.83 .002
A. 3.96(0.14) .0026

l e a r n . 

immersion 

B. 2.89(0.04) .0025
9.26 .001

A. 4.23(0.25) .0019

m a j o r 

satisfaction 

B. 2.97(0.05) .0023
17.59 .000

A. 4.35(0.13) .0027

Effect Size Standardizer
Point 

Esti.

95% Confid. 

Interval

Lower Upper

Cohen’s d .0129 -1.013 .-2.371 -.657

Table 9. The null hypothesis test of before & after

participation group in class and Effect Size

(N=238)

  

표 9를 살펴보면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 참자

의 수업 전‧후의 조사 결과 통계적가설검정 결과 가설 1, 

2, 3을 모두 지지하였고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가설검증

은 Table 10, Table 11, Table 12와 같다. 또한, 대조군

(과 비교군의 효과 크기의 코헨의 d(Cohen's d)는 d= 

83%의 설명력을 가졌고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6. The changes in academic self-efficacy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 참여 여부에 따른 자기

효능감의 하위요인 과제 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에서 참여와 비참여 두 그

룹 간 유의한 차이를 검증을 위한 분산분석과 쉐페 사후 

검증 결과는 아래 표 10과 같다.

Factor
Group

  (n)
M SD Min. Max

t/F

p-val.

p

sche.

Task

difficulty

preference

Parti.(a)

(238)
3.81 0.71 2.74 4.89

27.865

.000**
a>b

N.Parti.(b)

(221)
3.04 0.70 1.68 3.65

Self-regulat-

ion efficacy

Parti.(a)

(238)
3.72 0.59 2.56 4.78

4.731

.048**
-

N.Parti.(b)

(221)
3.72 0.76 2.27 4.45

Confidence

Parti.(a)

(238)
3.95 0.73 2.81 4.93

7.964

.017**
a>b

N.Parti.(b)

(221)
2.88 0.61 1.57 3.92

*p<.01 **p<.001     

Table 10. The ANOVA analysis results on self-efficacy 

(459)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검증 결과인 표 10을 살펴보

면, p<.0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분

석 결과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 참여와 미참여 두 그룹 간의 유의한 자기효능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그룹 간 자기효능감 하위

요인의 ‘과제 난이도 선호’는 F=27.865, p=.000, ‘자신감’

은 F=7.964, p=.017로 나타났다. 또한, 두 그룹 간의 ‘과

제 난이도 선호’ 요인의 평균값은 참여 그룹(3.81점)이 미

참여 그룹(3.04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신감’ 요인에서도 

참여그룹의 평균(3.95점)이 미참여 그룹의 평균(2.88점)보

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7. The changes in learning immersion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 참여 여부에 따른 두 그

룹 간의 학습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력 조사분석에서 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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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의 분산이 같아야 하는 가정 충족 유·무를 확인 후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검증을 위한 ANOVA와 Scheffe 사후 

검증 결과는 아래 표 11과 같다.

Factor
Group

     (n)
M SD Min. Max.

t/F

p-val.

p

sche.

Learning

immersion

Parti.(a)

(238)
3.96 0.64 2.06 4.88

17.69

.049**
a>b

N.Parti.(b)

(221)
3.34 0.65 1.47 4.02

*p<.01 **p<.001

Table 11. The ANOVA analysis results on learning 

immersion                                  (N=459)

학습 몰입도에 관한 검증 결과인 표 11를 살펴보면 

p<.0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분석 

결과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

업 참여와 미참여 두 그룹 간의 학습 몰입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즉 ‘학습 몰입도’는 F=17.69, p=.000으로 나

타났다. 두 그룹 간의 평균값에서는 ‘참여그룹’ 평균(3.96

점)이 ‘미참여 그룹’ 평균(3.3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

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8. The changes in major satisfaction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 참여 여부에 따른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조사분석에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검증을 위한 분산분석과 사후분석 결과는 아래 표 

12와 같다.

Factor
Group

(n)
M SD Min. Max

t/F

p-val.

p

sche.

General

satisfaction

Parti.(a)

(238)
4.02 0.82 2.98 4.98

11.865

.017**
a>b

N.Parti.(b)

(221)
3.74 0.79 2.78 4.65

Recognition

satisfaction

Parti.(a)

(238)
4.12 0.65 2.95 5.00

9.731

.026**
a>b

N.Parti.(b)

(221)
3.85 0.63 2.57 4.45

Subject

satisfaction

Parti.(a)

(238)
4.24 0.71 3.05 5.00

13.914

.048**
a>b

N.Parti.(b)

(221)
3.91 0.69 2.83 4.92

Table 12. The ANOVA analysis results on major

satisfaction                                    (459)

전공 만족도에 관한 검증 결과인 표 12를 살펴보면 p<.01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분석 결과 대

립가설이 채택되어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 참여와 

미참여 두 그룹 간의 유의한 전공 만족도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전공 만족도 하위요인의 ‘일반만족’은 

F=11.865, p=.000이고 ‘인식 만족’은 F=9.731, p=.027, ‘교

과 만족’은 F=13.914, p=.006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그룹 

간의 ‘일반만족’ 요인의 평균값은 참여그룹의 평균(4.02점)

이 미참여 그룹의 평균(3.74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인식 만

족’ 요인에서 참여그룹의 평균(4.12점)이 미참여 그룹 평균

(3.8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과 만족’ 요인에서도 

참여그룹의 평균(4.24점)이 미참여 그룹의 평균(3.91점)보

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이 채택되었다.

9.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elf-efficacy, 

learning flow, and major satisfaction factors

자기효능감, 학습 몰입도, 전공 만족도, 간의 상관계수

를 포함한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

계수로 관계 분석하였다. 상관 행렬은 아래 표 13과 같다.

Variable self-efficacy learning flow major satisfaction

Self-efficacy 1

Learning 

flow
.617** 1

Major

satisfaction
.832** .836** 1

Mean 4.05 3.98 4.27

S. d. .76 .65 .63

**p<.001 

Table 13.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factors

(N=459)

표 13을 살펴보면 구성요인은 모든 요인 간 상관관계에

서 p<.001 수준으로 유의하였다. 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r= 

.617 ~ .836까지로 자기효능감, 학습 몰입도, 전공 만족도 

요인 간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학습 몰입도 변인과 전공 

만족 변인 간 상관도가 r= .8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기효능감 변인과 학습 몰입도 변인 간의 상관도는 

r= .617로 낮게 나타났다. 

10.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에 참여한 학생(N=238)

을 대상으로 전공 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먼저 전공 만

족도 구성요인(일반만족, 인식 만족, 교과 만족)을 독립 변

인으로 설정하고 자기효능감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력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단계 선택 

방법으로 변수들을 다중회귀분석 하였고 공선성 진단과 

더빈-왓슨 검증의 통계량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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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elf-efficacy

B SE 

Major 

satisfaction

1. general satisfaction .518 .079 .684**

2. recognition satisfaction .574 .062 .713**

3. subject satisfaction .609 .048 .726**

F 32.894

R² .759

adj. R² .748

Durbin-Waston’s D=1.985   

Model 

Learning flow

t
multicollinearity

TOL VIF

Major 

satisfaction

1. 8.758** 0.703 1.422

2. 11.695** 0.717 1.394

3. 15.246** 0.694 1.440

F 32.894

R² .759

adj. R² .748

Durbin-Waston’s D=1.985  

**p<.001

Table 14.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factors                                     (N=238)

표 14를 살펴보면 전공 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만족, 인식 만족, 교

과 만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8.758~ 

15.246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표 12)에서 독

립 변인 전공 만족도와 종속 변인인 자기효능감의 상관관

계가 r< .832이므로 변인 간 판별타당도는 적합하게 나타

났다. 표준회귀선의 적합도인 결정계수 검증 결과 독립 변

인들이 종속 변인을 75%(결정계수 R²=.759)로 설명력을 

가진다. 잔차 간 자기상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더빈-왓

슨 검증(DWT)의 결과 D=1.985로 2에 근사하므로 자기 상

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확인

되었다. 다중회귀식은 F값이 32.894이고 유의확률은 

p<.05 (<.001) 수준으로 나타나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 )는 독립변수 하위요

인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설명하므로 

표준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일반만족(=.684), 인식 

만족(=.713), 교과 만족(=.726) 순으로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

공선성은 공차의 한계(TOL)가 모두 0.1보다 큰 허용치 범

위인 0.694~0.717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Conclusions

1. Main research results

조사대상의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조사 결과는 표 10과 

같이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 참여그룹이 미참여 

그룹의 전공 만족도 평균보다 2.75 더 높게 나타났다. 출

신고등학교 분류의 전공 만족도 평균 비교에서는 특성화

고 평균이 일반고 평균보다 1.07 더 높았다. 또한, 전공계

열 분류의 전공 만족도 평균 비교에서 공학계열 평균이 자

연과학 계열 대비 0.83점, 인문 사회계열 대비 1.15점 더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조사 결

과에 따르면 기초학습 능력향상 프로그램 참여한 특성화

고 출신의 공학계열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가설 1의 참여와 미참여 그룹 간 자기효능감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해 표 9를 살펴보면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

리닉 수업 참여 여부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

인의 유의차 검증 결과 수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요인별 

평균값이 ‘과제 난이도 선호’ 0.77점, ‘자신감’ 1.07점 각

각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참여와 미참여 그룹 간 전공

수업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어 가설 1은 채택되

었다. 가설 2의 참여와 미참여 그룹 간 학습 몰입도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해 표 11을 살펴보면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

리닉 수업 참여와 비참여 그룹의 몰입도의 평균값의 차이

는 0.62점 차이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참여와 미참여 두 

그룹 간 학습몰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2는 채택

되었다. 가설 3의 참여와 미참여 그룹 간 전공 만족도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해 표 12를 살펴보면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 참여그룹과 미참여 그룹의 요인별 평균값이 

‘일반만족’ 0.28점, ‘인식 만족’ 0.27점, ‘교과 만족’ 0.33

점으로 모든 하위요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 만족도에서도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

업 참여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적으

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구성요인(자기효능감, 학습 몰입

도, 전공 만족도) 간 상관 정도를 조사한 표 13에서 요인 

간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독립 

변인인 전공 만족도가 종속 변인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한 표 14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방전문대 기초

학습 능력향상 교육 클리닉 운영 교육제도의 순기능과 프

로그램 개선 방향, 학생들의 중도 탈락 방지 학습지도에 

활용을 기대한다. 또한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과 전공 

학습 습관 개선 그리고 전공교과목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

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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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scussion

첫째,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 참여 여부에 따른 

참여와 미참여 두 그룹 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살펴보

면 하위요인 중 과제 난이도 선호(p=.000)와 자신감

(p=.017)에서 두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

면 먼저, 중도 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과 중

도 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한 

연구[26]와 또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므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대학 신

입생을 중심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향상을 위해 학업

적 자기효능감을 위한 교수활동이 필요하다는 연구[27] 그

리고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학

업적 자기효능감과 핵심역량 간, 각각 정(+)의 영향 관계로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핵심역량을 함양하

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연구[28] 아울러 진로 결정 수준, 학

업적 자기효능감, 자기 주도 학습 능력과 각각 정적인 상

관이고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정적 

이중 매개로 전문대학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대

학 차원의 대책 방안제시 연구[29]에 이르기까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같은 방향성을 유지한 결과를 보였다. 둘

째,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 참여와 미참여 두 그

룹 간의 학습 몰입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선행연구 결과들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대학 수업에

서 학습 분위기는 학습몰입에 직접적인 선행요인이고 학

습 분위기는 학습몰입을 매개로 하여 수업 만족을 강화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30]와 대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과 진로 적응을 위해서는 셀프리더십 및 학습몰

입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 지도가 

필요하다는 연구[31] 그리고 대학교육 서비스품질과 학습

몰입의 관계에서 성인 대학생의 학습몰입을 높이기 위해

서는 다양한 지지체계 구축과 교육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

속적인 개발과 노력이 필요하다[32]는 결과들은 모두 본 

연구와 일맥상통한 방향성을 유지하며 본 연구 결과를지

지한다. 셋째,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수업 참여 여부

에 따른 참여와 미참여 두 그룹 간의 전공 만족 하위요인 

일반 만족(p=.000), 교과 만족(p=.006), 인식 만족( 

p=.027)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살

펴보면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중도 탈락 증가 추이와 더불

어 여성 지원자만을 모집해야 하는 여자대학교의 교육환

경 변화에 대한 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제안 대학 이미지와 

전공 만족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33] 또한 [22-23]의 결과

도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본 연구의 동일 방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3. Limitation and Suggestions

본 연구의 몇 가지 한계성은 첫째, 사용된 표본의 크기

와 대표성의 한계로 장기간의 연구가 더 지속될 필요가 있

다. 둘째,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환경 변인 즉 

대학교육 정책의 변경, 교육 방식의 변화, 학생 개인의 학

업성취도, 사회경제적 배경,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해 연구 결과의 해석이 제한적일 수 있다. 셋째, 자기 보

고형 데이터의 정량적 측정 도구의 한계와 인과 관계를 규

명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찰 연구가 필요하다. 몇 가지 제

언을 통해 기초학습 능력향상 클리닉 프로그램에 관한 후

속 연구를 기대한다. 첫째, 정확한 결론을 얻기 위해 연구

조사 기간을 2~3년간 누적하여 설계할 수 있다. 둘째, 후

속 연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 몰입도, 전공 만족 등

의 개념을 다양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정교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학업성취도, 성별, 나

이, 사회경제적 배경 등과 같은 외부 변수들을 제어하면 

후속 연구는 결과의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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