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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학습실재감, 학습몰입, 학습효과 간의 관계 연구 
- e-learning 환경의 학습자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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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Flow, and Learning Effect in Nursing Students 
- Focused on learners in the e-learn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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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습실재감과 학습효과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
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간호학과 3학년, 4학년으로 총 207명을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에 시행하였으며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5문항, 학습실재감 26문항, 학습몰입 29문항, 학습효과 
1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로 총 7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WIN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상관분석의 결과 학습효과는 학습몰입(r=.62 p<.001)과 학습실재감(r=.65 p<.001),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회귀 분석 결과 성별(β=.-15, p=.035), 연령(β=-.16, p=.007), 학습실재감(β=.69, p<.001), 학습몰입(β=.18, 
p<.001)이 대상자의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학습실재감(β=.69)이었
으며, 이들 변수의 학습효과에 대한 설명력은 65.0%이었다. 또한 학습실재감과 학습효과 간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이 부
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학습실재감은 학습효과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교수자
와 학습자 간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실재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습효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수설계와 다양한 수업운영 전략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mediating effect of the 
learning flow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presence and learning effect in nursing students. The 
data of a total number of 207 the 3rd and 4th-year nursing studen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 2021 to November 30, 2021. The research instrument 
consisted of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5 questions about general characteristics, 26 about learning
presence, 29 about learning flow, and 15 about learning effect, with a total number of 75 questions.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7.0 program.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among the learning
presence, learning flow, and learning effect. The significant predictive factors of the learning effect were
gender(β=.-15, P=.035),  age(β =-.16, P=.007), learning presence(β=.69, P< .001), and learning flow(β=.18,
P<.001), which together explained 65.0% of the variance in the model. Furthermore, learning flow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presence and learning effect. Our 
findings show that the learning presence significantly predicts the learning effect. Thus, a plan is to be 
developed to increase the learning presence through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instructor and 
the learner. In addition, effective instructional design and various class operational strategies should be
applie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learning effects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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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COVID-19로 인해 확대되고 활성화된 비대면 학습인 

e-learning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현상들을 
규명하고 학습과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중요
하다. e-learning은 자기주도학습과 자율성을 개선하고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제공한다[1]. 
더욱이 COVID-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
이 진행되고 있어 e-learning 교육환경은 교수자와 학습
자의 준비도와 관계없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다.

e-learning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학습자가 언
제, 어디서나 학습자원에 접속할 수 있고, 쌍방향 커뮤니
케이션으로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한 맞춤형 교육이다
[2,3]. 대학의 e-learning 교육환경은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또는 가상 학습환경을 활용하여 
동영상 제작수업, 퀴즈, 과제 등 다양한 온라인 테스트 
및 퀴즈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결과
와 반응 시간 등을 관리하고 있다[4]. 또한 설문 조사, 커
뮤니티, 저널, 과제, 퀴즈, 선택 질문 및 채팅과 같은 학
습 활동을 결정하는 데 유연성을 갖고 있다[5]. 그러나 
e-learning 환경은 항상 기대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명확하게 구조화된 학습단계가 없기 때문
에 집중하기 어렵고, 강의실 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고
[5], 학습자료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효과
적,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였다[6]. 그리고 지금까지 대면
교육이 중심이었던 환경에서 갑자기 비대면 교육인 
e-learning 교육환경으로 바뀌면서 학습자들의 요인도 
학습효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학습자는 교수-학습상황에서 학습실재감, 즉 학습내
용과 자신, 그리고 다른 주체에 대한 인지적, 사회적, 감
성적 현민함을 인식할 때 학습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몰입하게 되고 이는 곧 성공적인 학습으로 이
어진다[7]. 학습실재감은 학습내용이나 상황에 대한 학습
자의 인식으로 인지적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 감성적 실
재감으로 정의한다. 인지적 실재감은 학습자가 학습상황
과 내용에 대한 지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이고, 사회적 실
재감은 학습과정에서 동료학습자나 교수자, 튜터 등의 
다른 주체와의 관계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형성되는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이며, 마지막으로 감성적 실재감은 
개인적 차원의 감성에 초점을 두어 감성인식, 감정표현, 
감정관리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한다[8]. 

Kim & Park은 e-learning 환경에서 학습실재감은 

학습효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으
며[2,3,9], Kang et al는 학습실재감과 몰입감은 학습자
의 정의적 특성과 학습만족과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
고 있다고 하였다[8].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에서 몰입을 경험하게 되면 학습
과정 자체가 즐거워지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써 만족감과 성취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온라인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학습몰입이 중요하다
[9]. 학습몰입을 주제로 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습실재감, 교수실재감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10], 학습실재감,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학습몰입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보았다[11].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몰입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과 메타분석에서 영향을 미치는 19개의 요인은 심리적 
특성, 학업적 특성으로 나타나 학습몰입은 여러 변인들
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함을 알 수 있다[12]. 선행연구들
은 온라인 환경이 아니므로 e-learning의 환경에서의 학
습몰입의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learning의 학습결과에 대한 메타분석에서는 중요
한 9개의 변수로 학습의도, 학습참여, 상호작용, 동기부
여, 자기효능감, 학습효과, 만족 및 자기 규제를 설명하
였다[13]. 따라서 e-learning 학습 환경에서 주도적인 
학습참여는 학습실재감과 학습몰입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learning 환경에서 학습실재감
과 학습효과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학습실재감이 학습효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의 메커
니즘(mechanism)을 확인하고자 하며, 앞으로 계속 진행
될 수 있는 e-learning 환경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현상
들을 설명하여 학습과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위한 효
과적인 설계전략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로 e-learning 환경에

서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습실재감, 학
습몰입과 학습효과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학습실재감, 학습몰입 및 학습효과 정도
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실재감, 학습몰
입 및 학습효과 간의 차이를 분석한다

3) 대상자의 학습실재감, 학습몰입 및 학습효과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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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학습실재감, 학습몰입이 학습효과에 미치
는 각각의 영향을 확인한다

5) 대상자의 학습실재감과 학습효과 관계에서 학습몰
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VID-19로 e-learning 환경에서 온라

인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습실재감, 학습몰입과 
학습효과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남 H군의 일개 대학교에 속한 

간호대학생으로 연구자와 수업 및 실습에 관련이 없는 
학생으로 2019년의 대면강의와 2020년 비대면 강의를 
모두 경험한 학생으로 210명을 비확률 편의 표집하였다. 
본 표본크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위한 대상자 표본 수 산출방법은 G*Power 3.1.2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적정 대상자 수 분석에서 다중회귀분
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독립변수 8개로 하였을 때 적정 표본 수는 160명으로 탈
락률을 고려하여 총 210명을 연구에 포함하였다.

2.3 연구도구
연구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질문지의 특

성은 간호 학생의 일반적 특성 5문항, 학습실재감 26문
항, 학습몰입 29문항, 학습효과 15문항으로 총 75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1) 학습실재감
본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의 e-learning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Kang 외[14]의 학습실재감 측정도구를 사
용하였으며 인지적 실재감 9문항, 사회적 실재감 9문항, 
감성적 실재감 8문항으로 총 26문항이다. 리커트 5점 척
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실재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7 이다.

2) 학습몰입
본 연구에서는 Csikszentmihalyi[15]의 몰입개념에 

기초하여 Kim, Tack & Lee[16]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할 때 경험하는 학습몰입을 탐색하고 측정하여 타당
성을 검정한 도구로 총 29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리커트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등[1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는 .90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 .97이었다.

3) 학습효과
본 연구는 e-learning 학습 환경에서 유의미한 학습 

성과를 보여주는 Willgin & Johnson[17]의 인지된 학
업성취도, 학습만족도를 학습효과로 측정하였다. 학업성
취도 측정을 위해 Bottomley & Calvert[18]의 연구에
서 제안하고, Lee & Goo[19]의 연구에서 검증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 5
점 척도이다. Lee & Goo[19]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는 .92이었다. 학습만족도는 학습내용에 대한 만족도
를 측정하였으며, 측정도구는 Shin[15]이 개발한 8개 문
항으로 구성되며, 리커트 5점 척도이다. Shin의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는 .91였고[20],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습만족도 Cronbach's α는 .95이었다.

2.4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은 충남 소재 일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3, 4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시행하였고,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2명이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설문지 및 동의서 작성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각 연구대상 학
생들은 자가 보고식 설문지에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고, 
설문 조사의 전 과정에서 무기명을 유지하고 작성시간은 
약 5∼10분이 소요됨을 설명하였다. 설문지의 미응답으
로 사용하기 곤란한 3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7부
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5 자료분석
자료는 SPSS/WIN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측정변수는 서술적 통계

를 이용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실재감, 학습몰

입 및 학습효과 정도의 차이는 일원 배치분산 분석
(One-way ANOVA)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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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178 (86)
Male 29 (14)

Age (years)
21∼29 167 (80.7)

>30 40(19.3)

Grade
Junior 96 (46.4)
Senior 111(53.6)

Number of online 
courses 

5-6 66 (31.9)
7-8 54 (26.1)
9-10 87 (42.0)

GPA
(grade point average)

≤3.49 129 62.7)
3.5~3.9 54 (26.2)
≥4.0 24 (11.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3) 학습실재감, 학습몰입 및 학습효과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학습효과에 미치는 관련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으로 하였다.

5) 대상자의 학습실재감과 학습효과의 관계에서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는 Hayes[21]가 제안한 Process 
macro ver, 3.4.1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바탕으
로 하는 매개분석(mediation analysis)을 시행하
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boostraping)을 통해 분석하였다. 안정적인 분포
를 얻기 위해 표본 추출 횟수를 5000회로 설정하
였다. 또한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비율을 확인하여 
매개효과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참여 대상자는 연구자와의 수업 및 실습과 직· 간접적 

관련이 없는 대상자들로 연구목적과 수집된 자료가 학술
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면 동의를 받았다. 동의서에 명시된 개인정
보보호, 비밀유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연구 도중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연구를 거절하거나 철회
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공지하였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
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추가로 알렸다.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

성이 178명(86%)이었고, 평균 연령은 23세이었다. 학년은 
4학년 111명(53.6%), 3학년 96명(46.4%)이었고, 온라
인 수강 과목수는 9∼10과목이 87명(42%)으로 많았다. 
평균학점은 3.0∼3.49가 85명(41.3%)으로 가장 많았다.

3.2 학습실재감, 학습몰입 및 학습효과 정도
대상자의 학습실재감, 학습몰입 및 학습효과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학습실재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78±0.58
점이었고, 하위요인에서는 인지적 실재감 3.77±0.57점, 
감정적 실재감 3.72±0.60점, 사회적 실재감 3.54±0.65
점 순이었다. 학습몰입은 5점 만점에 3.41±0.67점이었
고, 학습효과는 5점 만점에 평균 3.71±0.69점이었고, 
하위요인에서는 만족도 3.69±0.74점, 지각된 성취도 
3.75±0.67점 순이었다.

Variables Mean±SD

Learning 
presence

cognitive presence 3.77±0.57

Social presence 3.54±0.65

emotional presence 3.72±0.60

Total 3.78±0.58

Learning flow Total 3.41±0.67

Leaning effect

perceived achievement 3.75±0.67

satisfaction 3.69±0.74

Total 3.71±0.69

Table 2. Mean of learning presence, learning fow 
and learning effect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실재감, 학습
    몰입 및 학습효과 차이 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실재감, 학습몰입 및 학습효
과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습실
재감은 성별(t=4.69 p=.031), 평균학점(F=7.51,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평균학점이 
4.0이상이 4.0미만의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학
습실재감이 높았다. 학습몰입에서도 성별(t=6.05 p=.015), 
평균학점(F=8.2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평균학점이 4.0이상이 4.0미만의 그룹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학습몰입이 높았다. 학습효과에
서는 성별(t=4.49 p=.035), 연령(t=6.65, p=.01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1호, 2023

492

Variables　
Learning presence Learning 

flow 
r (p)

Learning 
effect
r (p) 

Cognitive presence
r (p) 

Social presence
r (p)

Emotional presence
r (p)

Cognitive presence 1　

Social presence .59**(<.001) 1

Emotional presence .67**(<.001) .75**(<.001) 1

Learning flow .53**(<.001) .57**(<.001) .61**(<.001) 1
　

Learning effect .66**(<.001) .68**(<.001) .77**(<.001) .62**(<.001) 1

** p<.001

Table 4. Correlations of learning presence, learning flow and learning effect 

Characteristics
Learning presence Learning flow Leaning effect

Mean±SD t/F(p)
Scheffé Mean±SD t/F(p)

Scheffé Mean±SD t/F(p)
Scheffé

Gender
Female 3.87±0.52 4.69

(.031)
3.68±0.59 6.05

(.015)
3.96±0.64 4.49

(.035)Male 3.64±0.53 3.36±0.66 3.66±0.69

Age
(years)

21∼29 3.70±0.54 3.18
(.076)

3.44±0.67 2.38
(.124)

3.77±0.67 6.65
(.011)>30 3.54±0.49 3.26±0.59 3.46±0.71

Grade
Junior 3.68±0.54 0.62

(.803)
3.41±0.64 0.01

(.923)
3.78±0.70 2.32

(.129)Senior 3.66±0.53 3.40±0.68 3.64±0.67

Number of online 
courses 

5-6 3.69±0.54
0.07
(.926)

3.47±0.65
0.81
(.446)

3.76±0.60
0.55
(.577)7-8 3.66±0.46 3.31±0.69 3.74±0.70

9-10 3.67±0.58 3.41±0.68 3.65±0.75

GPA
≤3.49 3.78±0.51 7.51

(.001)
a,b<C

3.53±0.64 8.27
(<.001)
a,b<C

3.78±0.70
2.06
(.130)3.5~3.9 3.55±0.42 3.27±0.56 3.58±0.57

≥4.0 3.39±0.72 3.00±0.78 3.59±0.82

Table 3. Differences of learning presence, learning flow and learning effect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실재감, 학습
    몰입 및 학습효과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학습실재감, 학습몰입 및 학습효과 간의 상
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학습효과와 학습
몰입은 학습실재감의 하위요인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 학습효과와 학습실재감은(r=.65 p<.001)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인지적실재감(r=.59 p<.001), 감
성적실재감(r=.67 p<.001), 사회적실재감(r=.53 p<.001)
이었다. 학습효과와 학습몰입(r=.62 p<.001)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3.5 대상자의 학습효과 영향요인
대상자의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

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효과에 유의한 차이

를 보였던 성별, 연령을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상관관계
에서 학습실재감과 학습몰입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두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고 회귀모형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는 등분산 검정을 위해 잔차 도표
(plot)를 살펴본 결과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단계적 회
귀분석 결과 투입한 변수 중 일반적 특성에서는 차이분
석에서 유의하였던 성별(β=.-15, p=.035), 연령(β
=-.16, p=.007)과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학습실재감(β
=.69, p<.001), 학습몰입(β=.18, p<.001)이 대상자의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학습실재감(β=.69)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학습효과에 대한 설명력은 65.0%이었다



간호대학생의 학습실재감, 학습몰입, 학습효과 간의 관계 연구 - e-learning 환경의 학습자 중심으로

493

Variables　 Β SE β t p

Gender -.291 .137 -.15 -2.120 .035

Age -.281 .120 -.16 -2.341 .007

Learning Presence 0.89 .07 .69 12.76 <.001

Learning  Flow 0.19 .05 .18 3.35 .001

R2=.66    Adjusted R2 =.65     F(p)=98.99(<.001) 

Table 5. Results of hierarchial regression on learning
effect 

3.6 대상자의 학습실재감과 학습효과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간호대학생의 학습실재감과 학습효과의 관계에서 학
습몰입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5,000회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중매개효과 검증결과는 Table 6, Fig. 1과 같다. 학
습몰입이 매개변수로 성립되려면 학습실재감이 학습효과
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실재감이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며, 매개변수를 추가했
을 때 학습실재감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해야 
한다[21]. Fig. 1에 제시된 것처럼 분석 결과에서는 1)학
습실재감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총효과 모델
(total effect model)에서 학습실재감이 학습효과에 미
치는 영향(B=1.0198)보다 2)학습 실재감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총효과의 분해모델(decomposition 
model)에서 매개변수인 학습몰입이 추가되었을 때 학습
실재감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B=0.8759)이 현저하
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실재감과 학습효
과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이 매개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
사해 준다. 또한 학습몰입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
여 부트스트랩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부트스트랩의 상
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는 유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Variables B SE t p 95% Cl
LLCI* ULCI**

LP → LF 1.01 0.05 12.21 <.001 0.9130 1.1266

LP → LE 0.87 0.06 12.61 <.001 0.7390 1.0129

LF → LE 0.14 0.06 3.20 .001 0.0153 0.2636

LE=Learning effect; LF=Learning flow; LP=Learning presence

Table 6.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flow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presence and learning effect  

(N=207)

Fig. 1. Regression coefficients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each path of the mediating effect hypothesis

Effect B SE
95% Cl

LLCI* ULCI**

Total effect 1.019 0.054 0.9130 1.1266
Direct effect 0.875 0.069 0.7390 1.0129

Indirect effect 0.143 0.064 0.0153 0.2636
*LLCI =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 =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Table 7.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flow between 
learning presence and learning effect  

(N=207)

4.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위기에서 대면수
업 방식이 아닌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
습실재감, 학습몰입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 학습실재감과 학습효과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
과를 확인하고자 수행하였으며,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한 
바는 아래와 같다.

본 연구에서 학습실재감은 인지적 실재감(3.77±0.57)
점, 감정적 실재감(3.72±0.60)점, 사회적 실재감
(3.54±0.65)점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 & An[22]의 연구에서는 학습실재감 
중 사회적실재감이 가장 높아 본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
과를 보였다. Jeon & An[22]의 연구에서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 
4학년이므로 간호학 이론과 실습을 통해 임상상황을 추
론하고, 간호를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이루어져 
인지적 실재감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학습몰입의 평균은 5점 기준으로 3.41±0.67점으로 
같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50점[23],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34점[24]으로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간호학과 학생들은 학년이 높을수록 전공지식에 대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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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량이 많고 학습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험과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학습몰입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학습효과의 경우 지각된 성취도가 3.75±0.67점, 만
족도는 3.69±0.74점 순으로 나타났다. 동일 도구는 아
니지만 Moom[25]의 연구에서 학습효과는 수업만족도, 
지속의향, 학업성취도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
한 도구를 사용하여 학습효과를 파악한 연구가 적어 연
구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학습효
과에 미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규명하여 학습효과를 높
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사항에 따른 차이분석에서는 성별과 연령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이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에 비하여 수업 중 발표, 질문, 토론 등을 더 잘 수행하여 
학습효과가 높다는 선행연구[26]의 결과가 있는 것과 비
교하여 보면,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 비율이 높아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학
습효과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탐색에 대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학습효과는 학점과 유의한 차
이를 보였는데 이는 학습집중 시간이 학습효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27]와 맥락이 일치한다. 

학습실재감의 하위영역과 학습효과의 상관관계에서는 
감정적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 인지적 실재감 모든 영역
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
는 감정적 실재감이었다. 감정적 실재감은 개인적 차원
의 감성에 초점을 두어 감성인식, 감정표현, 감정 관리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감정적 실재감
은 개인의 감정인식과 표현, 조절이 중요하다[7]. 감정적 
실재감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교수자는 학습자가 학습과
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부정적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
고, 자유롭게 표현하며, 긍정적 감정을 유지하도록 조절
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28]. 사회적 실재감을 높이기 위
해서는 완전한 온라인 커리큘럼 전환이 필요하며 예를 
들면 모든 학생이 컴퓨터, Wi-Fi, 학습 공간,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 동등하게 접속할 수 있어야 하고, 다
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고립되지 않
도록 해야 한다[29]. 인지적 실재감은 다른 실재감에 비
해 형성이 가장 어렵다고 논의하고 있다[28]. 그 이유는 
온라인 학습에서 정보 교환적 상호작용은 자주 일어나지
만 학습자의 고차원 사고능력과 메타인지를 요구하는 상
호작용은 잘 일어나지 못함으로써 고차원적 인지수준인 
통합이나 해결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
적하고 있다[28]. 따라서 e-learning 교육에서 학습자가 

고차원적인 학습을 경험하여 인지적 실재감을 높이는 것
은 학습효과의 중요한 변인이라고 생각된다. 학습실재감
의 모든 영역은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학습효과를 강화
하기 위한 전략으로 실재감 전 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학습효과에 학습실재감, 학습몰입, 연령, 
성별 순으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면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재설계하는 과정
에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기존의 효
과적인 교수법 및 학습방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사용하여 미래의 간호사를 교육하는 방법을 완전
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30] 또한 원격교육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진은 내용의 전문가가 
아니라 맥락의 전문가(상황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콘텐
츠 전달이 아닌 이해의 프레임 워크를 구축하여 콘텐츠
를 향상시켜야 한다[31].

특히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
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들은 모니터 앞에 오래 앉아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집중하는 시간도 길지 않다. 그러므로 ‘한입 크기 학습’ 
혹은 ‘미시학습(micro learning)’ 의 개념으로 학습단위
(module) 형식으로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소화 할 수 있
도록 해주는 것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25].

특히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자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하여 지식을 실제 
적용하고 사고할 수 있는 학습자료 및 도전해 볼 만한 난
이도 퀴즈와 과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교수방법으로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습효과
를 높이기 위해 학습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보다 면
밀한 분석과 지원이 필요하다.

매개분석 결과 학습실재감은 학습효과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학습몰입을 매개로 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습몰입이 매개효과가 있
다고 보고한 연구결과[9,25]와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
작용이 학습몰입을 통해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3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결과를 통해 학습
실재감이 학습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학습몰
입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몰입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COVID-19 대유행은 도전적이고 파괴적이지만 혼돈
의 에너지를 잘 활용하여 간호 교육의 미래를 위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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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교육의 학습효
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학습실재감과 학습몰입
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
였다. 그러므로 이를 토대로 향후 비대면 수업에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실재감, 
학습몰입 및 학습효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학습효과
는 학습실재감, 학습몰입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
습실재감은 학습몰입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학습실재
감과 학습몰입을 높이는 것이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핵심요인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학습효과를 높일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 자신의 학습 관련 태도와 습
관 및 사용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효과적인 학습방
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내재동기와 수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학생들의 건설적인 학습몰입
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과거의 교육이 주는 장점을 기술
적으로 잘 보완할 수 있는 에듀테크(Edutech)의 아이디
어로 미래의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 학습실재감과 
학습몰입은 학습효과에 의미있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므로 
학습효과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
공하거나 강의에 대한 동기 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지
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며 이를 보완하기 위
한 후속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효과 관련 변인을 학생 요인
으로 하였는데, 교수요인, 대학 요인등을 고려하여 학습
효과 관련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
이다.

둘째, 향후 학생요인과 교수요인, 학교요인에 대한 통
합적인 비교 분석을 통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학
습효과의 다양한 결과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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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간호학, 간호교육, 간호시뮬레이션

한 정 희(Jung-Hee Han)                    [정회원]

• 2012년 2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혜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간호교육, 간호시뮬레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