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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로 인한 온택트 학습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수
준을 확인하고 자기주도학습에의 영향요인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자기주도학습에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
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로 연구대상자는 2개 지역 간호학과 신입생과 재학생 총 192명을 편의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6월 1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23.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
였으며 학습동기가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학습동기는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63, p<.001), 학습동기에 의한 설명력은 40.0% 이었다. 조사대상자
특성인 성별, 학년, 전공흥미도를 통제했을 때, 학습동기(β=.48, p<.001)와 학습몰입(β=.18, p=.005)은 자기주도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46.0% 이었다.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학습몰입
은 학습동기와 자기주도학습 간에 부분 매개효과를 지니며 매개효과 크기는 0.12 이었다(indirect effect=0.12, 
p=.014). 자기주도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최대화함으로써 학습몰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academic motivation, learning flow, and 
self-directed learning levels of freshmen and third-year students of nursing colleges in a no-contact 
learning environment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self-directed learning. A cross-sectional design was used, with a convenience sample of 192 nursing 
students from two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online from June 1st to 
27th, 2021.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WIN 23.0 and AMOS 21.0 programs.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flow on the effect of learning motivation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was
verified using bootstrapping. Academic motiv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earning flow (β=.63, 
p<.001),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learning motivation was 40.0%. When controlling for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cademic year, and interest in the major,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ing
self-directed learning were academic motivation (β=.48, p<.001) and learning flow (β=.18, p=.005),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46.0%. The results of testing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showed
that the learning flow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academic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nd the mediating effect size was 0.12 (p=.014). To promote self-directed learning,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learning flow by maximizing the learner's intrinsic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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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발달단계 상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시

기로 특히 1학년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나
가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해 가야 하는 시기로써, 고등학교 시절과 달리 학습
방법, 경력개발 및 진로 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발성
과 적극성이 요구되는 대학 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1]. 지금까지 신입생이 처음 대학에 입학하
면 대학의 학습 환경, 대학 수업의 진행방법을 이해하고, 
전공교과목에 대한 학습준비를 함에 있어 선배, 지도교
수 및 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정보를 받았고 상호작용을 
도울 수 있는 정기적 모임 등의 중요함이 강조되었다[1].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rona Virus 
Disease 2019, COVID-19)의 대유행으로 감염확산 방
지를 위해 학교 교육방법은 과거에는 주도적인 학습 방
법이 아니었던 온라인학습 모드로의 변화와 대면 강의를 
하는 경우라도 강의실 인원의 제한, 거리두기 단계조절
과 같은 정책의 잦은 변경과 예측이 불가한 감염확산 상
황들로 인해 모든 학습과 정보가 비대면 혹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함과 동
시에 스스로 개인의 관심이나 흥미 혹은 적성에 따라 학
습활동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 등을 계획하고 실행하
는 학습 능력이 필요하다[2].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핵심
은 학습자가 스스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능동적, 주체
적으로 구성해나갈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며[3], 이를 성공적으
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여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
하다[4].  

자기주도학습은 자기계획적 학습, 탐구학습, 자기교
육, 자기교수, 학습자중심교육 등의 용어들로 통용되는
데[5],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자율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을 강조하는 것으로, 학습자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
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실행하여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
으로 정의된다[6]. 특히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장
소, 시간, 학습도구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강제적이거
나 획일적인 교육 환경을 탈피하면서 학습자의 개별 욕
구와 수준에 맞는 학습형태와 내용이 제공되는 비대면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효율적으로 지속시
켜 나가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핵심능력일 뿐 아니라 모든 학습의 기본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7,8]. 따라서 대학 교육에서는 이를 필수적으
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8,9], 자기주도학습을 성공적
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동기가 필요하다. 

학습동기는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려는 고유하고 지속적인 욕구를 의미한다[10]. 자
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의 정도에 따라 Deci와 
Ryan [11]은 동기를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완전히 
결핍된 상태인 무동기, 특정 활동이 지닌 도구적 가치로 
인해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외재동기, 및 특정 행동에 참
여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이나 재미로 인해 촉발된 내적동
기로 구분하였다. 특히 내재적 동기는 개인이 능동적으
로 특정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자기 성장을 촉진
하는 기능을 한다. 학습에 있어서 동기는 자기주도학습
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2,13], Vallerand 
등[13]은 특히 학습 측면에서 내적 외적 동기 즉, 자기 
결정성의 정도가 다양한 학습에서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간
호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임상간호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대졸자 취업난과 남학생의 입학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졸업 후 진로가 다양해졌고 병원이 아닌 
공무원직과 같은 타 직종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건교사나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조
건이 우수한 대도시 상급종합병원에 취업하기를 희망하
는 경우 1학년 시기부터 학업성적이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학업성적이나 성과에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진
로준비행동에는 대학생의 자기결정적 학습동기가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는데[14], 한국 간호학생들은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동기가 외적동기에 의한 경우가 많다[15]. 물론 
공부 자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이든 학습에 대
해 외부적인 동기로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내적으로 내면화하는 형태로, 학습자 자신이 학습을 주
도하려는 자세가 학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16].

학습몰입은 학습자가 수업에 몰입하여 능동적으로 학
습관련 활동에 개입하는 것으로[17], 내적으로 동기화되
어 있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과 성취감, 만족감을 동반하
는 심리적인 감정 상태를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한다. 
Csikszentmihaly [18]에 의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때 물의 흐름(flow)처럼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것 
같은 몰입을 통해 개인이 기술과 상호작용하면서 통제감
을 지각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주의를 집중하게 되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11호, 2021

62

고 집중된 상태에서 호기심을 느끼며 내재적으로 흥미를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학습상황에서 몰입은 학습 
효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면서 동시에 학습효과를 예측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라고 설명된다[19].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에서 본 연구
의 변수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이러닝 환경에서 대학생
의 학습동기, 학습만족도 및 학업성취관계에서 학습몰입
의 매개효과 연구[20],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핵심역량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관계 연구[21],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와 자기주도학습간의 관계연구[22], 간호대학생
의 학습환경과 학업성과 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의 매개
효과연구[23],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딴짓
에 관한 연구[24], 학습몰입과 자기주도학습 간의 관계에
서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25] 등
이 수행되었다. Park과 Kim [26]은 온라인 학습환경에
서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동기나 학습몰입은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하여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
까지 자기주도학습 증진을 위해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의 
영향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특히 학습몰
입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대면 및 비대면 
온라인 학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습동기, 학습몰입 및 자기주도학습 수준을 확인하고 
자기주도학습에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온라인 학습이 주가 된 온택트 시대에 간호

대학생의 학습동기,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수준을 확
인하고 자기주도학습에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서
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와 J도 소재의 2개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간호학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간호학과 신
입생과 재학생을 편의표집 하였다. 재학생은 COVID-19 
이전 대면 학습 유경험자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 대한 목

적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이메일 또는 SNS를 통해 발송
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 회신한 자를 대
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
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 문헌[27]을 참고
하여 중간 효과 크기(f) 0.15, 검정력 .85 유의수준 .05
로 설정하였고, 예측 투입변수는 개인적 특성, 학습환경 
특성, 학습동기, 학습몰입 총 14개로 하였을 때 최소 표
본 수는 148명으로 산출되었다. 온라인을 통한 자료수집 
시 탈락률 약 30%를 고려했을 때 192명의 자료를 수집
하여 본 연구를 위한 표본의 크기는 충분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개인적 특성과 학습환경 특성으로 구분

하여 조사하였다. 개인적 특성은 성별, 학년, 전공흥미
도, 일 평균 학습시간의 4개 문항이며, 학습환경 특성은 
온라인수업 형태, 온라인수업 플랫폼, 온라인수업 학습
장소, 온라인수업 수강유형, 과제분량, 온라인수업 학습
환경, 수업 중 다른 활동 여부, 화상수업 중 교수로부터 
개별 피드백 경험의 8개 문항이다.  

2.3.2 학습동기
학교학습동기 검사는 Deci와 Ryan [11]의 자기결정

이론과 자기규제를 바탕으로 Vallernad 등[13]이 학습
동기이론을 토대로 개발한 학습동기검사(Academic 
Motivation Scale)에 대하여 Moon 등[28]이 한국문화
에 맞게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Jang [14]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학습동기는 내적동기 3개, 외적동기 3개, 무동기 1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별 4개 문항 총 
28개 문항이다. Jang [14]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는 .77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 내적동
기인 지식추구 .70, 성취추구 .69, 자극 추구 .72였으며, 
외적동기인 동일시 규제 .70, 주입된 규제 .69, 외적규제 
.75, 무동기는 .88이었다. 무동기 4개 문항은 역문항으
로 역채점하여 분석하였으며, ‘매우 아니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학습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 계수는 전체 .94 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 지식추구 
.76, 성취 추구 .91, 자극 추구 .87, 동일시 규제 .79, 주
입된 규제 .82, 외적규제 .74, 무동기 .8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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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학습몰입
본 연구에서는 학습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Jackson과 

Marsh [29]가 고안하고, Chan과 Ahem  [30]이 컴퓨터 
기반활동에 적용한 측정도구를 Kim  [19]이 번역·보완
한 것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은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
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 [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 이었다. 

2.3.4 자기주도학습
본 연구에서는 West와 Bentley [31]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를 Yoo [3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학
습에 대한 애착’ 8문항, ‘학습자로서의 자기 확신’ 8문항, 
‘도전에 대한 개방성’ 8문항, ‘학습에 대한 호기심’ 4문
항, ‘자기 이해’ 2문항,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2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
렇다’ 5점의 Likert 척도이며, 도전에 대한 개방성을 묻
는 문항에는 부정적으로 기술된 5개의 역문항이 포함되
어 있어 이 문항들은 역채점하여 분석하였다. 각 하위요
인별로 문항을 합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계수는 Yoo 
[32]의 연구에서 .89,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6월 27일까

지 진행되었으며, 온라인으로 연구의 목적과 설명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설문지 작성에 대해 동의를 한 대상
자가 이후 설문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웹 조사지를 구
성하였다. 동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해당 화면에서 종료
가 되도록 하였고,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
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수집이 웹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15분 정도이었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과 AMOS 21.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및 
학습환경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학습
동기,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의 점수 분포는 평균과 표
준편차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학습동기, 학습몰입, 자기
주도학습의 정규성 검정은 왜도와 첨도를 이용하여 확인
하였고 학습동기, 학습몰입 및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개

인적 특성 및 학습환경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은 
independent t-test, ANOVA, 사후분석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학습동기,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
용하였으며, 학습동기가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J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 JJNU-IRB-2021-032)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
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절차와 목
적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연구기간, 방법, 참여에 대한 이익 및 위험, 연구대상자
의 보호 및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연
구 참여 중 대상자가 언제든지 연구 참여중단이 가능하
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며 연구 이
외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
다. 또한 연구의 참여 및 설문 응답에 대한 답례로 대상
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암호
화 후 보관하였으며 연구종료 3년 후 폐기할 예정이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192명의 개인적 특성 및 학습환경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39명(20.3%), 여자 153명
(79.7%)이었다. 학년은 1학년 93명(48.4%), 3학년/편입 
99명(51.6%)이었다. 전공흥미도는 흥미가 없다 17명
(8.9%), 보통 69명(35.9%), 흥미가 있다 106명(55.2%)
이었다. 일 평균 학습시간은 평균 3.95±2.13시간 이었
으며, 2시간 미만 18명(9.4%), 2~4시간 미만 65명
(33.9%), 4~6시간 미만 76명(39.6%), 6시간 이상 33명
(17.1%)이었다. 

온라인 수업 형태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결과, 실시한 
쌍방향 화상수업 190명(99.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녹화강의, 동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 187명
(97.4%), 동영상이나 화상강의 없이 온라인상 강의자료 
다운받고 과제물 제출수업 3명(1.6%)이었다. 온라인 강
의수강 시 사용하는 플랫폼은 줌이 187명(97.4%)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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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Categories n  %

Individu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39  20.3

Female  153  79.7

Academic year
1st  93  48.4

3rd  99  51.6

Interest in the 
major

Not interested  17  8.9

Moderately interested  69  35.9

Interested  106  55.2

Average study 
time per day
(hour)

ean±SD:
95±2.13

 <2  18  9.4

 2~3  65  33.9

 4~5  76  39.6

 ≥6  33  17.1

Learning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nline class
format
(multiple 
responses)

Recorded lecture_Online 
class using video  187  97.4

Interactive video lessons  190  99.0
Download online lecture 
materials and submit 
assignments without 
video or 
video lectures

 3  1.6

Platform used 
for online 
class
(multiple 
responses)

University's cyber 
campus learning platform  176  91.7

ZOOM  187  97.4
Google classroom  59  30.8
YouTube  20  10.4

Online class
learning place

Home or dormitory  181  94.3
Library/cafe/reading 
room  11  5.7

Main types of 
courses taken 
when taking 
online class

Take classes according
to timetable  103  53.6

Take all classes at once  78  40.6
Split one lecture several 
times  11  5.8

Amount of 
assignments in 
online class

Little  9  4.7
Average  74  38.5
A lot  109  56.8

Study 
environment 
for 
concentration 
during 
online class

Environment that is easy 
to focus on  138  71.9

Environment where it is 
difficult to concentrate  54  28.1

Frequency of 
other activities 
during online 
class

Never  24  12.5
Often  103  53.6

Often or always  65  33.9

Feedback from 
the instructor 
during the 
video live class 

Yes  157  81.8

No  35  18.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2)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의 사이버캠퍼스러닝플랫
폼 176명(91.7%) 구글 클래스룸 56명(30.8%), 유튜브 
20명(10.4%) 순으로 많았다. 온라인수업 학습장소는 집 
또는 기숙사 181명(94.3%), 도서관/카페/독서실 11명
(5.7%), 온라인수업 수강유형은 시간표에 맞춰 수강 103
명(53.6%), 모든 강의를 한번에 수강 78명(40.6%), 하나
의 강의를 여러 번 분할하여 수강 11명(5.8%)이었다. 온
라인 강의 시 과제분량은 적은 편이다 9명(4.7%), 보통 
74명(38.5%), 많은 편이다 109명(56.8%)이었다. 온라인
수업 시 집중을 위한 학습환경에서는 집중하기 쉬운 환
경에서 학습했다 138명(71.9%),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
에서 학습했다 54명(28.1%)이었다. 온라인수업 중 다른 
활동을 하는 빈도는 전혀 없다 24명(12.5%), 가끔 103
명(53.6%), 자주 혹은 항상 65명(33.9%)으로 나타났다. 
화상수업 중 교수자로부터 개별피드백을 받은 경험, 즉 
질문을 받거나 이름을 불려본 경험이 있다가 157명
(81.8%), 없다가 35명(18.2%)이었다.

3.2 학습동기,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정도
연구대상자의 학습동기의 전체 평균평점은 3.71±0.59점

(5점)이었다. 학습동기의 하위요인별 점수는 지식추구 
3.60±0.74점, 성취추구 3.39±.89점, 자극추구 3.25±0.89
점, 동일시 규제 4.26±0.62점, 주입된 규제 3.48±0.87
점, 외적 규제 4.11±0.63점 무동기 3.90±0.85점 이었
다. 학습몰입 평균평점은 3.29±0.62(5점) 이었다. 자기
주도학습은 전체 평균평점 3.49±0.50(5점)이었으며 하
위요인별 점수는 학습에 대한 애착 3.64±.69점, 학습자
로서의 자기확신 3.57±0.61점, 도전에 대한 개방성 
3.21±0.44점, 학습에 대한 호기심 3.41±0.86점, 자기
이해 3.61±0.84점,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3.68±0.81
점 이었다(Table 2). 

3.3 일반적 및 학습환경 특성에 따른 학습동기, 학습
    몰입, 자기주도학습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동기, 학습몰입, 자기주도학
습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학습동기에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및 학습환경 특성으
로 학년의 경우 1학년이 3학년/편입보다 학습동기가 유
의하게 높았으며(t=2.45, p=.015), 전공흥미도에 따라 
학습동기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28.80, p<.001), 
사후검정 결과 흥미가 있는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보
통인 경우가 흥미가 없는 경우보다 학습동기가 높았다. 



COVID-19 온택트 학습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가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65

Variables Range Min. Max. Mean±SD

Acad
emic 
motiv
ation

Intrin
sic
motiv
ation 

To-know 1-5 1.50 5.00 3.60±0.74

Toward 
accomplishme
nt

1-5 1.00 5.00 3.39±0.89

To experience  
stimulation 1-5 1.00 5.00 3.25±0.89

Extrin
sic 
motiv
ation

Identification 1-5 2.00 5.00 4.26±0.62

Introjection 1-5 1.00 5.00 3.48±0.87

External 
regulation 1-5 2.50 5.00 4.11±0.63

Amotivation 1-5 1.00 5.00 3.90±0.85

Overall 1-5 1.75 5.00 3.71±0.59

Learning flow 1-5 1.56 4.94 3.29±0.62

Self-
direc
ted
learn
ing

Love for learning 1-5 1.63 5.00 3.64±0.69

Self-concept 
as a learner 1-5 1.88 5.00 3.57±0.61

Openness to 
challenges 1-5 1.88 4.38 3.21±0.44

Curiosity for 
learning 1-5 1.00 5.00 3.41±0.86

Self-perception 1-5 1.00 5.00 3.61±0.84

Accepting 
responsibility for 
learning

1-5 1.00 5.00 3.68±0.81

Overall 1-5 2.03 4.75 3.49±0.50

Table 2. The level of Academic motivation, Learning
flow, and Self-directed learning     (N=192)

일 평균 학습시간에 따라 학습동기가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F=2.87, p=.038), 사후검정 결과 6시간 이상 학
습시간이 2시간 미만보다 높았다. 온라인 수업형태에서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화상수업을 
하는 경우보다 학습동기가 높았다(t=2.55, p=.012). 또
한 온라인수업 플랫폼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는 경
우 학습동기가 높게 나타났다(t=-2.34, p=.020). 

학습몰입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 중 개인적 특성에서 
하루 평균 공부시간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4.28, 
p=.006) 공부시간이 2~4시간 미만, 4~6시간 미만, 6시
간 이상인 경우가 2시간 미만인 경우보다 학습몰입 정도
가 높았다. 학습환경 특성에서는 대학의 사이버캠퍼스 
LMS 플렛폼을 이용해 수강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
우보다 학습몰입이 높았다(t=-2.66, p=.013). 온라인수
업 수강유형의 경우 시간표에 맞춰 수강하는 경우가 여
러 번 분할하여 수강하는 경우보다 학습몰입 정도가 높
았으며(t=4.82, p=.009), 온라인수업 시  집중하기 쉬운 

환경에서 수강하는 것이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보다 학습
몰입이 높았다(t=5.48, p<.001). 또한 온라인수업 중 다
른 활동의 빈도가 학습몰입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
며(F=4.99, p=.008), 사후검정 결과 다른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자주 혹은 항상 한다는 경우보다 
학습몰입 정도가 높았다.

자기주도학습에 유의한 차이가 보였던 개인적 특성들
로는 성별, 학년, 전공흥미도가 있었으며, 학습환경특성
에는 온라인수업 플랫폼에서 대학의 사이버캠퍼스러닝플
랫폼 사용 여부이었다. 성별은 남자가 여자보다 자기주
도학습 정도가 높았으며(t=2.07, p=.040), 학년은 1학년
이 3학년/편입 보다(t=2.97, p=.003)높았다. 자기주도학
습은 전공흥미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14.74, p<.001), 사후검정 결과 ‘흥미가 있다’가 ‘흥
미가 없다’와 ‘보통이다’보다 자기주도학습 정도가 높았
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캠퍼스 러닝플랫폼을 사용
하는 경우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자기주도학습 정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63, p=.009)(Table 3). 

3.4 학습동기,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의 관계
학습동기,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자기주도학습은 학습동기(r=.64, p<.001)학습몰입
(r=.52, p<.001)과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학습동기와 학
습몰입 간에도 정적상관(r=.63, p<.001)이 있었다. 

3.5 학습동기와 자기주도학습의 관계에서 학습몰입
    의 매개효과

학습동기,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의 분포를 정규분포
로 가정할 수 있는지 왜도와 첨도를 구한 결과 왜도는 
-.85~.39로 ‘0’ 근방이었으며, 점도는 -.81~.80으로 ‘0’ 
근방의 값으로 나타나 변인들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
할 수 있었다. 이에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
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 특성 중 자기주도학습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인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년, 전공흥미도를 통제한 
후, 학습동기가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이용하
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Table 4). 그 결과 
학습동기는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63, 
p<.001), 학습동기에 의한 설명력은 40.0% 이었다. 

성별, 학년, 전공흥미도를 통제했을 때, 학습동기(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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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Categories

Academic motivation Learning flow Self-directed learning

Mean±SD t or F
p

(Scheff
e)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3.71±0.67

-0.08 .940
3.35±0.70

0.74 .458
3.63±0.52

2.07 .040
Female 3.71±0.56 3.27±0.60 3.45±0.49

Academic year
1st 3.82±0.56

2.45 .015
3.37±0.61

1.73 .085
3.59±0.49

2.97 .003
3rd 3.61±0.60 3.21±0.63 3.38±0.48

Interest in the major
Not interesteda 3.11±0.62

28.80 <.001
c>b>a

2.64±0.63
17.83 <.001

(b,c>a)

3.16±0.48
14.74 <.001

(c>a,b)Moderately interestedb 3.50±0.49 3.16±0.48 3.32±0.47
Interestedc 3.95±0.52 3.47±0.62 3.65±0.46

Average study time per 
day(hour)

<2a 3.42±0.64

2.87 .038
(d>a)

2.84±0.60

4.28 .006
(b,c,d>a)

3.29±0.54

1.16 .328
2~3b 3.65±0.60 3.27±0.62 3.52±0.47
4~5c 3.78±0.53 3.33±0.57 3.52±0.48
≥6d 3.86±0.61 3.46±0.66 3.45±0.57

Online 
class 
format

Recorded 
lecture_Online class 
using video

Yes 3.70±0.59
1.17 .245

3.28±0.62
1.35 .179

3.48±0.50
0.69 .493

No 4.01±0.56 3.66±0.48 3.64±0.59

Interactive video 
lessons

Yes 3.70±0.58
2.55 .012

3.28±0.63
0.62 .539

3.48±0.50
1.56 .120

No 4.75±0.20 3.56±0.31 4.03±0.71

Download online 
lecture materials 
and submit 
assignments without 
video or video 
lectures

Yes 3.63±0.70

0.24 .809

3.37±0.50

-0.24 .813

3.78±0.24

-1.03 .303
No 3.71±0.59 3.28±0.63 3.48±0.50

Platfor
m used 
for 
online 
class

University's cyber 
campus learning 
platform

Yes 3.74±0.60
-1.81 .072

3.31±0.64
-2.66 .013

3.51±0.50
-2.63 .009

No 3.46±0.41 3.05±0.33 3.18±0.40

ZOOM
Yes 3.71±0.59

0.12 .907
3.28±0.62

1.27 .207
3.49±0.50

-0.19 .848
No 3.74±0.71 3.63±0.69 3.44±0.41

Google classroom
Yes 3.86±0.57

-2.34 .020
3.42±0.55

-1.90 .059
3.55±0.50

-1.06 .289
No 3.65±0.59 3.23±0.64 3.46±0.50

YouTube
Yes 3.85±0.57

-1.08 .281
3.43±0.66

-1.12 .264
3.52±0.57

-0.35 .725
No 3.70±0.59 3.27±0.62 3.48±0.49

Online class learning place
Home or dormitory 3.71±0.58

0.10 .919
3.27±0.63

-1.26 .209
3.48±0.50

-0.54 .589Library/cafe/reading 
room 3.69±0.67 3.52±0.51 3.57±0.41

Main types of courses taken 
when taking online class

Take classes according 
to timetablea 3.70±0.57

0.15 .863

3.41±0.60

4.82 .009
(a>c)

3.46±0.51

1.81 .166Take all classes at onceb 3.73±0.61 3.15±0.64 3.55±0.49
Split one lecture several 
timesc 3.64±0.62 3.08±0.41 3.28±0.40

Amount of assignments in 
online class

Littlea 3.80±0.54
0.15

.860 3.44±0.81 0.60 .549 3.67±0.52 0.81 .448
Averageb 3.69±0.65 3.32±0.62 3.45±0.49
A lotc 3.72±0.55 3.25±0.61 3.49±0.50

Study environment for 
concentration during online 
class

Environment that is easy 
to focus on 3.76±0.59

1.64 .102
3.43±0.57

5.48 <.001
3.48±0.51

-0.42 .674
Environment where it is 
difficult to concentrate 3.60±0.57 2.92±0.61 3.51±0.47

Frequency of other activities 
during online class

Nevera 3.82±0.66
0.52 .596

3.52±0.71
4.99 .008

(a>c)

3.61±0.53
0.90 .407Oftenb 3.71±0.54 3.34±0.54 3.46±0.50

Often or alwaysc 3.67±0.63 3.11±0.68 3.49±0.48
Feedback from the 
instructor during the video 
live class 

Yes 3.72±0.59
0.54 .593

3.33±0.61
1.91 .057

3.49±0.50
0.39 .696

No 3.66±0.58 3.10±0.65 3.46±0.52

Table 3. Differences in academic motivation, learning flow, and self-directed learning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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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p<.001)와 학습몰입(β=.18, p=.010)은 자기주도
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에 의한 설명력은 
46.0% 이었다.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매개효과의 유의
성을 검증한 결과 매개효과크기는 0.12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indirect effect=0.12, p=.014) 
(Table 4, Fig. 1).

Depend
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CR p SMC

learning 
flow

Academic 
Motivation .67 .06 .63 11.34 <.001 .40

Self-dir
ected 
learning

Gender(1=ma
le, 0=female) .15 .07 .12 2.24 .026

.46

Academic 
year (1=1st, 
0=3rd)

.08 .06 .08 1.48 .141

Interest in 
the major 
(no=0)
-moderately 
interested -.08 .10 -.07 -0.74 .462

-interested .02 .11 .02 0.14 .889
Academic 
motivation .41 .06 .48 6.43 <.001

Learning 
flow .15 .06 .18 2.60 .010

Path for mediating 
effect

Indirect 
effect(p)

 95% CI
(LL~UL)

Academic Motivation→
Learning flow→
Self-directed learning

0.12
(.014) .02~.21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LL=lower limit, UL=upper 
limit.

Table 4.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flow between 
academic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N=192) 

Fig. 1. Mediation model among academic 
motivation, learning flow, and self- 
directed learning  

4. 논의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상황에서, 

비대면 및 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 신입생과 재학
생을 대상으로 학습동기, 학습몰입 및 자기주도학습 수
준을 파악하고 자기주도학습에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동기가 자기주도학습에의 영향에 있어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비대면 수업에서 대학
생의 자기주도학습의 설계 및 실행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비대면 온라인수업만을 경험한 간호대학 1
학년 신입생과 비대면과 대면수업을 모두 경험한 3학년 
학생 간 자기주도학습 학습에 차이가 있었으며 신입생의 
자기주도학습 정도가 더 높았다. 또한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경험 학기가 처음 1학기인 신입생의 경우가 2개 학
기 이상을 경험한 3학년보다 자기주도학습 정도가 더 높
았다. 이는 새로운 매체 활용이 초기에는 학습자의 흥미
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흥미도는 
감소하고 매체활용의 피로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문제[33]를 언급한 결과와 관련이 있으며,또한 국외 간호
학생 대상 선행 연구[9]에서 자기주도학습 점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3학년의 경우 
온라인 수업경험이 COVID-19로 인해 3학기 째 지속적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처음보다 지쳐있거나, 반복
되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흥미감소가 있을 수 있다. 1학
년의 자기주도학습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1학년의 
경우 3.82점, 3학년 3.61점으로 1학년의 학습동기 수준
이 더 높은 것이 자기주도학습 정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
으로 생각되며, 고등학생들이 EBS 인터넷 강의 환경과 
EBS 인터넷 강의 이용 동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균 이
상의 긍정적인 평가[34]로 나타난 것처럼 1학년이 고등
학교 과정에서 익숙했던 온라인 수업형태가 대학에서 그
대로 연결됨으로써 3학년 보다 상대적으로 온라인 수업
에 대한 자기주도학습 정도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전공흥미도에 따라 학습동기,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전
공흥미도가 높은 그룹에서 자기주도학습이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는 결과
이다. 전공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고 교육
이 없을 때 대학생활 적응력과 만족도가 낮아지는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35]와 같이 비대면상황이 
지속되더라도 학생들이 전공흥미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온라인수업 플랫폼으로 대학의 사이버캠
퍼스러닝플랫폼을 활용한 경우에 학생들의 학습몰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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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구글 클래
스룸을 이용해 수강하는 경우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높았
던 것과도 연결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구글클래스룸은 
수업을 듣는 기능 이외에도 과제와 퀴즈내기, 질문하고, 
자료공유하기, 쉬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
용하기 쉽게 구성된 플랫폼으로 수업의 역동성을 높여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촉진하는 도구로 활용이 가능한 도
구이다[36]. COVID-19 유행 시작과 함께 본 연구대상
인 2개 대학에서도 사이버캠퍼스러닝플랫폼으로 학습자
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을 
구축하여 이를 온라인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구글클래스
와 함께 LMS는 교육 과정, 학습 및 개발 프로그램을 관
리하고, 기록하고, 추적하며, 종합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하나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생 모두에게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와 체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
템으로 메시지, 이메일, 토론 게시판, 가상채팅 등 다양
한 상호작용 도구와 강의록, 강의자료, 과제 및 평가업로
드 등이 가능하여 유용하다[37]. 따라서 안정적인 학습시
스템의 사용과 학습동기를 높이는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실시
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학습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99%의 대상자가 쌍방향 화상
수업을 받는 경우임을 감안할 때 학습동기에 유의한 차
이에 대해 확대해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학
습환경관련 결과를 보면 온라인수업 형태가 학습동기,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LMS와 같은 플랫폼의 안정성은 학습몰입과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유튜브, 줌과 같은 
외부 플랫폼의 사용보다는 학교의 LMS를 통한 안정적 
운영이 더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의 수준은 3.49점으로 간호
학과 학생대상[38]의 3.48점과 3.44점[39]과 유사한 결
과이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에 대한 애착, 학습자로서
의 자기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학습에 대한 호기심, 
자기이해,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자기주도학습 점수 3.49점은 ‘거의 그렇다’의 4점에 미
치지 못하는 점수로써, 이는 간호대학생 대상 국외 선행
연구[9]에서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낮다는 연구와 일
맥상통하는 결과로 국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의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온
라인 수업에 대한 호기심에 근거한 수업자체에 대한 몰

입 증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이끄는 자기주도적 학습방
법,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며 지식을 만들어 가는 협동학
습, 잘 짜여진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구조화된 수업 전개
가 요구된다[40].

본 연구결과 자기주도학습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개인 및 학습환경 특성을 통제한 후 학습동기 및 학습몰
입의 자기주도학습에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학습동기
와 학습몰입은 자기주도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
이나 교수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
서 학습동기의 하위요인 중 내적요인이 가장 약했는데 
이는 신체를 통한 활동 그 자체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만
족감, 재미 등을 느끼는 상태 때문에 자의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적동기[11]를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높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
다. 단순히 학습에 집중하는 시간만이 아닌 학업 자체에 
대해 즐거움,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껴 학습자에게 지속
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26]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온라인 수업 중 다른 
활동 즉 학생들이 딴짓을 한다고 보고한 경우가 87.5%
로 매우 높아서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흔히  대학에서 운영하는 온
라인 수업은 기한 내 다수 과목의 강의를 들어야만 하고, 
이렇게 시스템에 접속하여 장시간 강의를 듣다보면 학생
들은 집중력 저하로 주변의 다른 관심거리인 인터넷 검
색, 게임, 유튜브 동영상, 웹툰 등에 쉽게 빠질 수 있다
[25]. 학생들은 녹화강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장시간 컴
퓨터를 앞에 앉아 있고, 이로 인해 집중력이 저하되어 피
로감이 증가되고 수업에 대해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특
히 출석인정을 위해 시간당 25분 정도로 파워포인트와 
교수자의 얼굴을 보면서 일방적 설명을 듣거나 또는 가
만히 앉아서 최소 50분에서 75분 정도 청취하는 수업을 
경험하는 것, 비동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교
수자와 학습자간 즉각적인 쌍방향 의사소통이 어려움, 
사전 녹화강의 수업을 틀어놓고 집중하지 못하고 게임이
나, 유튜브, 문자 보내기 등 학습과 관련 없는 ‘딴짓’을 
하여도 교수자가 이를 즉각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24] 
등은 온라인 수업 중 딴짓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
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실시간 화상수업 중 교수자로부터 
개별피드백을 받은 학생일수록 학습몰입이 약간 높고 학
습동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할 때, 온라인 
수업시 학습동기 강화[2]를 위해 교수자는 학습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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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잦은 피드백을 줌으로 학습자의 
내적동기를 올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학습몰입은 학습동기와 자기주도학습 사
이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동기가 
학습몰입과 관련이 있고, 학습동기가 자기주도학습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학습몰입을 통해 자
기주도학습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학습몰입이 잘 될수록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
행해 나가는 자기주도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25,38]와 
유사하였다. 또한 몰입은 학습상황에서 학습효과에 영향
을 주는 변인이면서 동시 학습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중
요한 기제라고 설명할 수 있다. 웹기반 학습에서 상호작
용설계, 학습과제 특성, 웹기반 학습환경이 학습자특성
을 매개로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9]에서 학습
자 특성 요인인 동기 즉 내재적 동기와 자율적 외재적 동
기가 학습몰입에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였다. 

학습몰입은 학습환경 특성 중 집중하기 좋은 환경에
서, 수업 중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시간표에 맞춰서 수
강하는 경우 및 쌍방향 화상수업시 교수자의 적절한 피
드백이 있는 경우에 학습몰입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다. 이는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중이라도 학생들의 학
습몰입을 위해서는 대면수업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
정하게 수업 시간에 맞추어 수업을 듣도록 하는 것이 나
으며, 실시간 수업 시에는 교수자의 피드백이 중요하다
[26]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수업 중 흥미와 
몰입을 유지하기 위해 교수자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수업내용의 분석, 효율적 수업시간 계획 및 수업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학습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몰입도를 높이
고, 추가 자료를 제공하여 학업성취 미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학생 수준에 맞는 과제나 퀴즈를 제공하여 
학습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학습자 자신이 주도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
라 자신이 학습전체를 주도하고 관리하면 학습흥미가 유
발되고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25]. 즉 학습동기가 낮다
고 할지라도 학습몰입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습몰입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온라인 학습을 구성할 때 강의 녹화시간을 학습
자들의 주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적당한 시간으로 배분하
여 녹화를 해야 하며, 강의 중간에 퀴즈를 내어 강의내용
에 대한 이해도를 학습자 스스로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강의내용과 관련된 학습자들의 질

의에 대해 빠른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보완도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25,26].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되면 
학습과정에 몰입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학습도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기주도학습에 큰 영향
을 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학생 수준에 맞는 내용과 해
결할 수 있는 수준의 과제를 제공하여 성취동기를 유도
하고 학습몰입을 경험하도록 한다면 학습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해져 온
라인 학습의 효과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비대면은 이제 학교수업의 주요한 방법이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안은 규범적일 뿐 실증적인 개선안 제시
가 필요하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단순히 강의실에서 
했던 강의를 동영상이나 실시간 영상 매체를 통해 전달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황에 맞게 
변형시킬 때 본질적인 의미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동기,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간 정적상
관이 있었으며, 학습동기 및 학습몰입의 자기주도학습에
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은 자기주
도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
인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학습만족도를 고양시키기 위해
서는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극대화시킴으로써 학습몰
입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
습자의 수업만족 제고 등 비대면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본 연구결과는 장기화된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습몰입과 자기주도학습 능
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제한된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수행된 연구이므로 다양한 비대면 교육 환경에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추
후 대상을 확대하여 비대면 교육을 받는 학년별로 학습
동기,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의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온라인 학습환경에서의 학습몰입, 학습자간 상

호작용, 학습자와 매체 간 상호작용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온라인 수업을 경험하는 학습자의 다양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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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학습경험을 이해하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온라인 환경에서의 학습자의 학습몰입을 증가시

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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