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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대학의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학습몰입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충남에 위치한 4년제 N 대학교의 사이버 강의를 수강한 228명이며, 분석방법으로는 SPSS 

29.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량,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로는 사이버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몰입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도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이 갖고 있는 학습몰입과 학
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온라인 수업의 질적 확보를 위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향
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및 프로그램 등의 교육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 Abstract ]

The present research intends to examine how online learners’ digital literacy skills affects their learning flow and academic self-
efficacy in the universiti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 group of 228 students taking online course at the four-year university in 
Cheona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29.0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digital literacy skills of university students taking cyber lectures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
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learning flow in online classes and academic self-efficacy. Through this study, it is hop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explore ways to improve learning flow and academic self-efficacy as the problems of non-face-to-face 
classes.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the quality of online classes, it is hoped to exp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such as various 
research and programs that can improve digital literacy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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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수업의 질적확보를 위하

여 학습자의 학습몰입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어떻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며 출발하게 되

었다. 특히 온라인 수업은 학생이 능동적 학습의 주체가 되

어 미디어를 통한 정보습득 및 활용 그리고 교육목표의 실현

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능력이 매우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11]. 하지만 상기해야 할 것은 여전히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는 교수자의 교수방법과 원활한 피드백의 학

습환경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들과[12,15] 학업섭취향

상에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 등 심리적 요인이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12,16].
유엔(UN: United Nations)은 이에 대하여 온라인 수업의 

효과를 위해서는 대학생이나 성인에게 지속 가능한 개발 목

표 중,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

명하고 있다[1,2].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은 ‘디지털 지식과 기

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

고 비판적으로 이해·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활
용하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17]. 이는 정보 기기를 사용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각종 콘텐츠를 비롯하여 많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효과적 의사소통, 소셜미

디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역량까지 포함할 수 있

는데, 이는 오늘날, 온라인 교육에서 제한점으로 여기고 있는 

소통이나 교육에서의 효능감 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것

이라고 보고되고 있다[1,17]. 
물론 온라인 수업에서 이와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학습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현재 대학

과 온라인 수업현장에서는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고 있으며, 
논의 또한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능

력이 학습몰입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등의 학습성취와 학습

성과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대학의 원격교육의 질적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환

경이나 교수자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학습자의 디지

털 리터러시 능력의 향상을 통해 학습몰입과 학업적 자기효

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

여 온라인 학습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향상될 수 있

는 전략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온
라인 학습자들의 학습몰입을 통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확

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자 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I. 서 론

빅데이터와 AI가 대두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디지털화

를 기반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

한 비대면 환경의 전환은 디지털화를 가속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교육현장은 오랫동안 전통적 방식인 대면으

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교수자와 학습자의 혼란은 매우 가

중되었으며[1], 실제로 교육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

황이었다고 사료된다. 물론 현재는 포스트, 위드 코로나로 불

리워지며, 대부분 대학에서도 대면수업으로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원격교육의 확대

방안은 여전히 대학의 온라인 수업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도

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대학은 질 높은 온라인 

수업을 위하여 기술적 인프라 구축과 발전된 환경조성[2,3] 
그리고 교수자의 원격에 대한 혁신적 교수법을 강화하고 있

는 것이 추세라고 할 수 있다[4]. 이와 같은 온라인 학습의 성

공적인 결과의 도출은 학습주체자인 학생들의 학업만족도, 
학업성취,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있을 것이다[5,6]. 

물론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몰입이 어

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학업적 자기

효능감도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7]. ‘학습몰입’은 학습

자가 다양한 교육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즐거움을 느끼

며 학습과정에만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8]. 또한 

Csikszentmihalyi(1990)에 의하면 학습몰입은 학생들의 학업

적, 사회적 적응을 위해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학
습과정의 수행중에 나타나는 절정경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9]. 실제로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는 대면수업과 같이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콘텐츠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필수적

이기 때문에, 학습몰입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학습몰입은 온라인 환경에서 적극적인 참여 유

도 및 지속적인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4,10,11].
그리고 학습몰입과 같이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학업적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힘든 상황에서

도 끝까지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수행할 수 있으며.자신의 

노력을 통해 학습성과를 이룬다[12,13]. 또한 설정한 목표를 

위하여 학습능력을 발휘하며, 자신감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

므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다는 것은 온라인 수업에서도 

학업성취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14].
실제로 학습몰입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온라인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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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본 연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척도는 주연우(2019)가 

자신의 연구에서[11] 강정묵 외(2014)와 양미석 외(2016)가 

개발한 것[18,19]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한 것을 적용하였다. 
본 척도는 16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지식(4문항), 태도(7문항), 
기술(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문항을 살펴보면 ‘이러

닝 학습상황에서 H/W(하드웨어)와 S/W(소프트웨어)에 문제

가 발생하면, 여러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러닝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 수업에서 듣거나 읽은 자료를 스스로 

질문해 본다’ 등이다. 각 문항은 5점 리커르트식 척도로 내

용은 ‘1점(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평정

하게 되었으며,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 능

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는 

.866이다. 

2) 학습몰입 

대학생의 학습몰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Csikszentmihalyi 
(1990)의 몰입특성을 바탕으로 김아영, 탁하얀, 이채희(2010)
가 개발한 성인용 학습몰입 도구를 사용하였다[9,20]. 본 측

정도구는 총 29문항으로 하위요인은 몰입선행(9문항), 몰입

상태(15문항), 몰입결과(5문항)로 구성되었다. 본 문항을 살

펴보면 ‘나는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공

부하는 동안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나는 공부하는 시간

이 즐겁다’ 등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

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 까지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

며,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는 .807이다. 

3) 학업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Ayres(2005)가 개발하고[21] 임은지, 이지선(2022)이 학업적 

연구문제 1: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의 디지털 리터

러 능력이 학습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의 디지털 리터

러시 능력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남에 위치한 4년제 N 대학교 연구자

의 온라인(사이버)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

로 일주일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비응시와 미비한 응

답자를 제외한 228명 학생(남: 133, 여: 95)의 설문을 수집하

였다. 1학년은 39명(16.7%), 2학년 63명(27.6%), 3학년 80명
(35.1%), 4학년 47명(20.6%)이 참여하였으며, 학생들의 소속

은 공대 60명(26.3%), 보건복지 46명(20.2%), 창조문화예술 

52명(22.8%), 글로벌 상경 46(20.2%), SW-AI 24명(10.5%)이
었다. 위의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표 1과 같다. 

B. 연구척도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적용한 척도는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학습몰입,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며, 이 내용들은 표 2와 

같다. 

표 1. 인구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228(100%)

Characteristics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133 58.3

Female 95 41.7

Year in 

University 

Freshman 39 16.7

Sophomore 63 27.6

Junior 80 35.1

Senior 47 20.6

Department 
of Major

Engineering 60 26.3

Health & Health Care 46 20.2

Arts & Physical Education 52 22.8

Business & Public Administration 46 20.2

College of Future Convergence 24 10.5

표 2. 연구척도의 하위요인과 신뢰도 

Table 2. Sub-factors of instruments & reliabillity 

Sub-factors  Item Number  Item Cronbach’s a

1. Digital Literacy Skills 16 .866

knowledge 1-4 4 .847

attitude  5-12 7 .696

skills  13-16 5 .857

2. Learning Flow 

Antecedents of Flow 1-9 9 .645

States of Flow 10-24 15 .735

Consequences of Flow 25-29 5 .580

3.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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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살펴보듯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과 학습몰입과

의 상관관계는 r=.318(p<.01)이며, 디지털 리터러시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r=.659(p<.01)으로 나타났다. 또
한 학습몰입과 학업 자기효능감간에도 r=.380(p<.01)의 상관

관계가 나타나 변인들간에 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C. 회귀분석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학습몰입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5, 표 6과 같다. 
표 5의 분석 결과, F=24.867(p <.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 학습자의 디지

털 리터러시 능력은 B =0.204(p <.001)으로 나타나 학습몰입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향상되면 학습몰입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도구

를 사용했다[22].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문항을 살

펴보면 ‘나는 학습목표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배

운 지식과 기술을 앞으로도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등
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73이다. 

C. 분석방법

본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설문조사

와 SPSS WIN 29.0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 a 계수에 의한 내적일관성 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학년, 계열)을 위한 기술통

계량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몰입, 학업적 자기효능감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학습몰입, 학업

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A. 평균과 표준편차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량은 표 3과 같다. 

B. 상관분석

온라인 학습자의 대학생인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과 학습

몰입 그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대적 관련성을 파악

표 3. 기술통계량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N: 228)

 Subfactors Mean SD

Digital Literacy 3.547 .634

Learning Engagement 3.029 .410

Academic Self-efficacy 3.235 .704

표 4.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몰입, 학업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digital literacy, learning engagemen 
and  academic self-efficacy

(N: 228)

Factors Digital Literacy
Learning 

Flow
Academic  

Self-efficacy

Digital Literacy 1

Learning Flow 3.18* 1

Academic Self-efficacy .659* 38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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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디지털 리터러시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Table 5. The effects of digital literacy skills on learning flow of online 
learners

(N: 228)

변수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p) F(p) R2

B SE β

(상수) 2.302 .148 15.585***
24.868*** 0.101

Digital Literacy .204 .041 0.318 4.987**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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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실이다. 하지만 보다 더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을 위한 

학습자의 개인적 역량과 이를 통한 학습성과에 대해서는 아

직 연구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

여 온라인 수업의 효과를 위한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

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제고와 이를 통한 학습몰입과 학업 자

기효능감이 충분히 확산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및 프로그램 

등의 교육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

가 앞으로 더 나아가 원격교육에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방

안들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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