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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수업의 학업성취도, 지각된 유용성, 학습몰입 및 지속적 사용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지각된 유용성 및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B광역시, G시, Y시에 위치한 3개의 대학교 재학 중인 21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을 구한 후 AMOS 18.0을 사용하여 경로분석 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효과
는 p<.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지속적 사용의도는 학업성취도(r=.69, p<.001), 지각된 유용성
(r=.76, p<.001), 학습몰입(r=.59, p<.001)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성취
도(β=.65, p<.001)와 지각된 유용성(β=.19, p<.023)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학업성취도(β=.34, p<.001), 지각된 유용성(β=.74, p<.001)과 학습몰입(β=.14, p<.046)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학업 성취도와 지속적 사용의도 사이에 지각된 유용성과 학습몰입의 매개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온라인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효과적인 교육 및 학습전략을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usefulness and
learning engag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achievement and intention to use online 
classes. The participants included 210 students who were attending a university in the P metropolitan
city, G city and Y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 to June 30, 2020.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path analysis using the SPSS/WIN 20.0 
and Amos 18.0 programs.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learning achievement (r=.69, 
p<.001), perceived usefulness (r=.76, p<.001), and learning engagement (r=.59, p<.001). Learning 
engagement was affected by learning achievement (β=.65, p<.001) and perceived usefulness (β=.19, 
p<.023). Furthermore, behavioral intention was affected by perceived usefulness (β=.74, p<.001) and 
learning engagement (β=.14, p<.046).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usefulness and learning 
engagement between learning achievement and behavioral intention were proved.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sign and implement effective educ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while conducting online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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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전 세계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
나19)가 호흡기 비말감염으로 원인이 밝혀지면서 세계보
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20
년 1월 30일 펜데믹을 선포하였고[1], 마스크 착용과 
집된 사람들 간의 모임 자제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계
속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하여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고, 개강 연기로 인한 수업일수 감축에 대응하기 위
해 온라인수업 ‘20% 이내’ 규제를 완화하였다[2]. 코로
나19로 인하여 대부분 대학이 2020년 1학기 동안 비대
면 온라인수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고, 온라인수업의 
준비 미흡과 갑작스러운 온라인수업의 학사 일정으로 인
하여 많은 교수자와 학생들의 혼란, 교육 콘텐츠 부족, 
시스템 과부하 등의 문제가 유발되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원격교육의 확산에 따라 포스트 코로
나 시대에 미래 교육 방향의 하나로 ‘원격교육’ 즉 ‘온라
인수업‘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3]. 이렇게 온라인수
업이 위기상황에서 오프라인 수업의 한시적인 대체로 운
영되었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언택트 뉴노멀(untact 
new normal) 시대의 변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4]. 이
러한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상황에 따른 비대
면 온라인수업의 맞춤형 교수설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상호 
협력적인 학습활동이 요구된다[5]. 이에 온라인수업의 질
적 제고와 온라인수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온라인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지속적 사용의도를 예측
하는데 효과적인 모델로써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이하 TAM)이 활용되고 있다. 
Davis[6]가 제시한 TAM은 합리적 행위이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사용의도를 탐색하기 위
한 대표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TAM 모형에서 종속 변
인은 주로 기술수용에 대한 태도, 사용의도로 측정되었
고, 중요한 변인으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
성을 제시하였는데, 최근에는 외부변수나 대상을 달리하
여 구체적인 선행변수를 추가하고 확장한 연구가 시도되
고 있다[7]. 

본 연구에서 지속적 사용의도란 한번 사용하기 시작한 
온라인수업을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한
다. 그리고 지각된 유용성이란 특정한 교육 시스템의 이

용이 학습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하며
[6], 온라인수업을 통한 학습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었
는지 정도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지각
된 유용성과 사용의도는 접한 관련이 있었고, 지각된 
유용성은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였다[7-9]. 다른 변인으로 학업성취도란 학
습자가 특정 수업의 결과로서 정보나 기술을 획득하는 
정도이며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의 학습효과를 말
한다[10]. 온라인수업에 의한 학업성취도는 본인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정도, 즉 수업을 수강하고 나서 학
습 자체의 결과를 의미한다[11]. 기존 연구에서 온라인수
업은 학습자가 인지하는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학습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높아져 사용의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8]. 또한, 학업성취도와 관련성이 높은 학습몰
입은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성취하고자 수업 관련 활동에 
집중하거나 몰두하게 되는 과정이나 상태이다[12]. 온라
인수업은 학습자의 자기 규제가 힘들기 때문에 학습몰입
이 요구되며, 학습자가 능동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13]. 이러한 학습몰입
은 학업성취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14,15], 아
울러 학습몰입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관
계를 보였다[16]. 

이와 같이 국내 연구에서 온라인수업의 지속적 사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도, 지각된 유용성, 만족도
[7],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만족도, 학업성취도
[8,9], 학습동기, 학습만족도,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14-16] 연구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온라인수업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만족도, 학업성취도[17], 학업자기효능감, 학
습몰입[18], 태도,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17-19]
이 기술수용모델(TAM)을 활용하여 연구되었다. 이러한 
관련 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는 온라인수업의 학업성취
도, 지각된 유용성, 학습몰입 및 지속적 사용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지각된 유용성 및 학습몰입의 매개효
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대학생 온라인수업의 효율
성 제고 측면에서 외부변수를 보완하고 이들 변인 간 인
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로써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수업을 하나의 새로운 학습방법
과 이를 받아들이는 교육 혁신으로 보고 기술수용모델
(TAM)을 근거하여 이러한 교육계의 새로운 변화를 대학
생들이 지속적 사용하게 되는 영향요인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교육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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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온라인수업을 수강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

업성취도, 지각된 유용성, 학습몰입 및 지속적 사용의도
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모집단은 자료수집 당시 지난 학기 성적이 없

는 1학년 신입생을 제외하였고, 온라인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이다. 대상자 수는 Hair 등[20]에 따르면 최대우
도 추정법에 사용되는 표본의 크기는 200개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
하여 추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설문조사의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24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불충분한 
자료 30부를 제외한 21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수업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보고

형식의 설문지를 이용한 주관적 학업성취도로 측정하였
다. 이 도구는 Rovai 등[10]이 대면 및 온라인수업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적, 정의적 및 심동적 영역의 학
습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CAP 인지학습척도(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motor Perceived Learning 
Scale)를 Park 등[11]이 번안한 학업성취도(learning 
achievement)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9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자가 인지하는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연구의 
Chronbach's α는 .79이었고, Park 등[11]의 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1이었다. 

2.3.2 학습몰입
학습몰입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Schreiner와 Louis 

[12]가 개발한 학습몰입 척도(Engaged Learning Index)를 
Kim [13]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인지
적 몰입, 감성적 몰입, 행동적 몰입 등 3개의 하위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총 15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학습자가 학습몰입이 높다고 지각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연구의 Chronbach's α는 .91
이었고, Kim [13] 연구의 Chronbach's α는 .85이었으
며, 본 연구의 Chronbach's α는 .93이었다. 

2.3.3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Venkatesh와 

Davis [21]의 기술수용모델(TAM)의 지각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전문가에
게 확인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문항의 Likert 5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유
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연구의 Cronbach's 
α는 .93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8이었다.

2.3.4 지속적 사용의도 
지속적 사용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Amoroso와 

Hunsinger [22]의 개정된 기술수용모델(TAM)의 행위
적 의도(Behavial intention)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전문
가에게 확인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
속적 사용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연구의 
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5이었다.

2.4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B광역시, G시 및 Y시 지역에 위치한 3

개의 대학교에서 편의추출로 모집하였다. 대상자는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의 대학교에서 
온라인수업을 수강한 대학생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라인 설문조사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
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참여는 자발
적으로 동의를 받았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는 먼저 SPSS/WIN 20.0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을 구한 후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변수들 간의 효과는 p<.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제시하
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속적 사용의도의 차이는 독
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으로 제시
하였다. 관측변수들의 왜도(skewness)는 절대값 2 이하, 
첨도(kurtosis) 절대값 7 이하 및 VIF 값이 10 이하로 정
규분포를 하고 있으며,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집중타당도 분석에서 요인 
적재치는 0.5 기준으로 모두 만족하는 수준을 나타내었
으며, 개념신뢰도와 AVE 값은 0.7과 0.5 이상으로 기준
치를 만족하였다. 관측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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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며,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모두 
AVE 값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하여 전반적
인 적합도 지수인 χ2/df, GFI, NFI, CFI, SRMR, 
RMSE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과정 및 연구 참여

자 권리에 관하여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조사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았고, 대상자에 대한 위험성은 없었다. 자료수집 시 연
구에 참여를 동의한 경우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
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수집한 자료는 연
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대상자의 익
명성 보장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여학생

이 78.6%로 남학생보다 많이 분포하였다. 연령은 25세 
이하가 77.1%로 가장 많았고, 학년은 3학년이 53.3%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지난 학기 성적은 평점 3.0∼4.0
이 59.5%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수업 경험은 ‘없음’이 
81.0%로 높게 나타났다(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en  45 (21.4)
Women 165 (78.6)

Age (year)
≤25 162 (77.1)
26⁓30  25 (11.9)
≥31  23 (11.0)

Academic year
Sophomore  65 (31.0)
Junior 112 (53.3)
Senior  33 (15.7)

Grade of 
last semester 

<2.0   9  (4.3)
2.0⁓2.9  43 (20.5)
3.0⁓4.0 125 (59.5)
>4.0  33 (15.7)

Experience of
online-classes

Yes  40 (19.0)
No 170 (81.0)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N=210)

3.2 온라인수업의 학업성취도, 지각된 유용성, 학습
    몰입 및 지속적 사용의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지속적 사용의도는 학업성취도((r=.69, 
p<.001), 지각된 유용성(r=.76, p<.001) 및 학습몰입
(r=.59, p<.001)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가 높을수록 지각된 유용성(r=.64, p<.001), 학습몰입
(r=.72, p<.001) 및 지속적 사용의도(r=.69, p<.001)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관측변수 간의 상관관계 점수
는 .64∼.76로 분포되어 있어 상관계수 절대값이 .80 이
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온라인수업의 학업성취도, 지각된 유용성, 학습
    몰입 및 지속적 사용의도 간의 경로모형

본 연구의 모형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χ2=85.76 (df=60, 
p<.001), χ2/df=1.43 (<3), GFI=.94（≥0.90), AGFI=.91
（≥0.90), NFI=.96（≥0.90), CFI=.99（≥0.90), 
RMSEA=.08（≨0.08)로 나타나 모든 적합지수가 기준치
를 충족하였다. 모형 효과분해(effect decomposition)의 총 
효과는 직접과 간접효과로 분해하였으며 bootstrapping 검
정을 이용하여 간접과 총 효과 유의성을 검정하였고, 경
로모형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4). 

첫째, 온라인수업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학습몰입의 직접효과와 총 효과(γ
=.14, p=.046)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지각된 유용성
의 직접효과(γ=.74, p<.001), 간접효과(γ=.03, p=.044) 
및 총 효과(γ=.77,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학업성취도의 직접효과(γ=.34, p<.001), 간접효과(γ
=.35, p<.001)와 총 효과(γ=.69,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전체 설명력은 70%였다. 지각된 유용성이 지
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는 직접 및 간접효과가 
모두 있어 학습몰입이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학업성취도가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칠때는 
직접 및 간접효과가 모두 있어 학습몰입이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몰입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지각된 유용성의 학습몰입 정도에 대한 직접효과와 총 
효과(γ=.19, p=.02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학업성
취도의 직접효과(γ=.65, p<.001) 및 간접효과(γ=.13, 
p=.038) 및 총 효과(γ=.78,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은 62%였다. 학업성취도가 학습몰
입에 영향을 미칠 때는 직접 및 간접효과가 모두 있어 지
각된 유용성이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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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Learning achievement Perceived usefulness Learning engagement

r (p) r (p) r (p)

Learning achievement 1.00

Perceived usefulness .64 (<.001) 1.00

Learning engagement .72 (<.001) .63 (<.001) 1.00

Behavioral intention .69 (<.001) .76 (<.001) .59 (<.001)

Table 2.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10)

Path effect β SE t (p) SMC

Perceived usefulness ← Learning achievement .67 .06 8.76 (<.001) .45

Learning engagement
← Learning achievement .65 .07 7.03 (<.001)

.62
← Perceived usefulness .19 .08 2.27  (.023)

Behavioral intention  

← Learning achievement .34 .09 3.79 (<.001)

.70← Perceived usefulness .74 .10 9.16 (<.001)

← Learning engagement .14 .09 1.99  (.046)

β=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SE=standardized error;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Table 3. Parameter and Significance in Path Model                                                (N=210)

Response variable Explanatory variable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Perceived usefulness

Learning achievement

.67 (<.001) - .67 (<.001)

Learning engagement .65 (<.001) .13 (.038) .78 (<.001)

Behavioral intention .34 (<.001) .35 (<.001) .69 (<.001)

Learning engagement
Perceived usefulness

.19  (.023) - .19  (.023)

Behavioral intention .74 (<.001) .03 (.044) .77 (<.001)

Behavioral intention Learning engagement .14  (.046) - .14  (.046)

Table 4.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Path Model                              (N=210)

Perceived 
usefulness

Learning
achievement

Behavioral   
intention

Learning 
engagement

 .67(< .001)

 .65(< .001)  .14(.046)

 .74(< .001)

 .19(.023) .34(< .001)

Fig. 1. Pathway model of behavioral intention to use online-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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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업성취도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때
는 직접효과(γ=.67,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45%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한 학업성취도, 지각된 유
용성, 학습몰입 및 지속적 사용의도 간의 관계를 그림으
로 나타내면 Fig. 1과 같다.

4.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수업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학업성취도, 지각된 유용성, 학습몰입의 구조적 관
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온라인수업을 수강한 대학
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변인 간의 직·간접 효과
를 분석하고 지각된 유용성,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
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성취
도, 지각된 유용성의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본 연
구의 학업성취도는 실제 성적을 통해 측정한 것이 아니
라 주관적 학업성취도를 측정한 것으로 매번 수업 후 나
타난 학생들의 수업 이해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이를 고
려하여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온라인수업에서 학습자
의 학습몰입과 학업성취도 관련 연구[14-16]를 지지하는 
결과로 본 연구를 통해 학업성취도는 학습몰입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각된 유용성은 학
업성취도와 학습몰입 간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온라인수업은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 간의 격차와 중간층 감소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대처방안으로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동료
멘토링, 스터디그룹, 자기주도학습 등 다양한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면 학습몰입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주입식 강의에 익숙했던 학생들 스스
로 온라인 환경에서 능동적인 학습자로 변하여 자기주도
적 학습을 추구하는 혼합학습(blended learning),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
하는 것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필요하다[23]. 온라인수업
에서 학업성취도 향상을 통한 학습몰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교육용 퀴즈게임 앱 등 온라인 학습도구를 활용
하거나 적절한 소통과 평가를 위한 교육용 디지털 콘텐
츠를 활용하여[24]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수업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학습자의 참여와 몰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학생의 능력에 맞게 수업의 난이도를 조

정하고, 새로 배운 개념을 적용하여 연습하는 기회를 제
공하며, 학생의 학업성취도 결과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
을 제공하도록 온라인 수업설계와 전략이 요구된다. 이
는 온라인수업에서 학습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매 
수업마다 학업성취도를 확인하여 피드백하는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
각된 유용성, 학습몰입의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학습자들의 지각된 유용성과 
학습몰입이 온라인수업의 지속적 사용의도를 예측하는 
선행요인임을 확인한 연구[7,9,17-19]를 지지하는 결과
로 본 연구를 통해 이들 변인 간의 연관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닝,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웹 기반 온라인수업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된 
유용성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7,9,17-19], 
학습몰입이 온라인수업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18]를 뒷받침하였으며, 이들 변인은 학습에 
흥미를 갖고 지속해서 참여하기 위한 중요한 예측 변인
임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수업의 학습몰입을 높이기 위
해 창의적 교육방법 및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아울러 온라인수업에서 지각된 유용성은 학
습자 중심의 온라인 상호작용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제시
한다. 

셋째, 지각된 유용성은 학업성취도와 지속적 사용의도 
간에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유용성, 
학업성취도, 지속적 사용의도 간의 관계 연구[17]를 뒷받
침하였다. 또, 대학생의 온라인수업에 대한 학습몰입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속적 사용의도, 학업성취도와 지속적 
사용의도 간의 매개효과가 규명되었다. 이는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결과[16,18]를 지지하는 것으로, 온
라인수업 환경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과 흥미 및 신뢰를 
구축하여 학습몰입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온라
인수업의 질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온
라인수업은 시, 공간 제약 없이 반복 학습이 가능하며, 
이제 실시간 화상세미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학습뿐
만 아니라 공동학습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
경의 변화는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 환경을 개선하여 학
습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과 효과적인 
학습 전략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대다수 학생
이 온라인수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온라인수업의 효과성
을 논의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론 및 
실습까지 온라인수업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온라인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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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대학교
육에서의 방향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온라인수업의 학습
자 요구에 부합된 다양한 학습방법의 교육을 도입하고, 
캠퍼스 없이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기존 학교나 대학 중
심의 교육 공간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25].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준비의 필요성, 
교육과정 및 평가방식 개선, 지능정보사회의 창의적 교
육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교육현장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융합현실을 적용한 학습에 대한 활용방안을 
탐색하고 적용하여 효과를 검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자를 일부 지역의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선정하였고, 1학년을 제외하고 온라인 설문조
사를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대학생 온라인수업의 지속적 사용의도 예측변인
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음으
로 추후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수업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성취도, 지각된 
유용성, 학습몰입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지각된 유용성
과 학습몰입이 학업성취도와 지속적 사용의도 간에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수업 학습
자인 대학생에게 새로운 교육방법에 대한 반응 고찰, 앞
으로 교육정책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전환 시점에 온
라인수업의 지속적 사용의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온라인수업은 학습자의 노력에 따라 학업
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학습자 간의 격차 해소
를 위한 효과적인 교수설계와 학습활동에 몰입할 수 있
는 교육환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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