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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S대학교 재학생의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과 원격수업 만족도,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 학습지속 
의향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수도권 S대학교 224명이며, SPSS 25.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95%신뢰구간에
서 양측 검정(two tailed test)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지속 의향은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과 원격수업 만족도,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과 하위영역인 수업
내용,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연구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은
학습지속 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원격수업 만족도￫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학
습지속 의향’과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원격수업 만족도￫학습지속 의향’,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비대면 수업에 대
한 인식￫학습지속 의향’의 경로로 원격수업 만족도와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 요인이 완전 매개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이 학습지속 의향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이 이중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대면수업 뿐만 아니라 비대면 수업에서
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수업 만족도와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tructural relationships regarding COVID-19 educational 
management, satisfaction with online learning, perceptions about non-face-to-face classes, and 
willingness to continue learn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24 students
at University S in the capital area, and the correlation and structural relationships of the research 
variables were analyzed and presented using SPSS 25.0 and AMOS 23.0. To find mediating effects, 
variables were analyzed using the bootstrap estimation method with a two-tailed test at the 95% 
confidence interval.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illingness to continue learning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OVID-19 educational management, satisfaction with 
online learning, plus perceptions of non-face-to-face classes, and several sub-areas (class content, 
interactions with instructors, and interactions among learners). Second, after analyz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the suitability of the structural model was found to be good. Although
University S students' COVID-19 educational management did not directly affect their willingness to 
continue learning, their satisfaction with online learning and their perceptions of non-face-to-face 
classes fully mediated and affected the other variables through several paths: 1) COVID-19 educational
management⟶satisfaction with online learning⟶perception about non-face-to-face classes⟶willingness 
to continue learning, 2) COVID-19 educational management⟶satisfaction with online learning⟶
willingness to continue learning, and 3) COVID-19 educational management⟶perception about 
non-face-to-face classes⟶willingness to continue learning. In addition, we found that perceptions about
non-face-to-face classes double-mediated the process of COVID-19 educational management, 
influencing the willingness to continue lear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 basic data to suggest ways to improve satisfaction not only with face-to-face classes but also
with non-face-to-face classes by raising awareness about non-face-to-face classe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offer ways to positively lead satisfaction with online classes and perceptions about 
non-face-to-face classes.

Keywords : University Student, Educational Management for COVID-19, Satisfaction with Online Learning,
Perception about Non-Face-to-Face Classes, Willingness to Continue Learning, Structural 
Equation(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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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2020년부터 2022년 현
재까지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발생되었다. 코로나
19는 확실히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주었다[1] . 대학은 잠정적으로 폐쇄가 
되었고, 빠른 시일 안에 가상공간에서의 학습을 요구하
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많은 교육기관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기관들은 학습을 원
활하게 이끌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원격수업을 
실시하였다[3].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원격
수업 경험과 관련한 연구는 최대 관심사이자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를 통해 교육 혁신의 가속화를 이끌었다는 
목소리가 대두된 반면, 교육의 격차에 대한 우려 섞인 비
판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고등교육은 어떠한가? 학습 
테크놀로지 기반의 원격학습으로 전환되면서 준비되지 
못한 환경은 오히려 교육현장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
에 없다[4,5]. 코로나19 초기에는 원격수업 참여경험과 
관련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면[1,6], 약 3년이 지난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의 효과성 검증[7,8]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위드 코로나(with corona, WC)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학습을 안정적으로 이
끌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학사운영을 포괄
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결국 교육현장은 더 이상 오
프라인에 국한된 것이 아닌 온라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질 높은 컨텐츠 개발[2]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행정
운영 까지 보다 포괄적인 맥락에서 학습의 지속성을 다
각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학생들의 교육 서
비스 품질과 만족도에 대한 인식은 학습 재참여 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9]. 이는 가르치는 
교수적 행위뿐만 아니라 비교수적 측면의 지원 역시 원
격학습 지속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을 통한 
비대면 학습 상황 등 학습지속 의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원격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들은 자체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통해 학습을 관리하고 운영하
는 등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10]. 이때, 교
육 수혜자인 학습자 중심의 교학 서비스는 중요한 요인

이다[11]. 행정운영은 교육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성과
평가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행정직원의 역할이 더
욱 중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없다[12]. 실제로 행정지원은 
학생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마찬가지로 대학 교육행정서비스의 일부 
영역은 학교생활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긍정
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행정만족도
가 대학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13] 행정지원의 중요
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이다. 결국, 코로나19에 대응하
기 위한 학사운영은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본다.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은 원격수업 만족도와 비
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는 학습 
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원격교육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교수자와 
학습자가 매체를 매개로 교육하는 방식이다. 언제, 어디
서, 누구나 반복학습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원
격교육은 대면교육에서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15]. 
코로나19로 확산된 비대면 원격수업이 활발히 운영됨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의 수업만족
도 결과는 교육과정 환류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 된
다. 학습자의 만족도는 온라인 강의의 성패를 갸름할 수 
있다[16]. 즉, 온라인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e-러
닝을 통한 학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
다[1]. 또한, 수업의 품질이 지속 수강의도에 영향을 주
는 과정에서 수업만족도가 매개효과로서 입증되었다
[17].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원격수업 만족도가 매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 역시 학습을 지속하
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어쩌면 새로운 방식으로 교과목
에 적용할 때 학습자가 어떻게 인식하는냐는 학습의 효
과성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이[18] 학습자들의 비대면 수
업에 대한 인식은 학습지속 의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고등교육에서 학사 운영에 대한 
학습 수요자인 대학생들의 인식은 학습 지속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학습자
가 지각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과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은 학습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수업만족도가 지속 수강의도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주고[17] 학습성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수업 지속성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20]. 

주지하듯이, 교육서비스 제공은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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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성공적인 대학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21]. 수요자 
요구의 부합 여부는 만족도 수준과 이들이 지각하는 인
식으로 알 수 있다. 즉,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 만
족도와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 결과는 학습의 지속 여
부를 갸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때
문에 고등교육의 교육서비스 수요자인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본 연구를 시행하는 것은 보다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인터넷 시설 등 
디지털 교육환경의 비교수적 측면이 수업의 재참여 의도
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고 있
었다[6,9]. 행정지원 역시 만족도를 이끌며[13,14], 성과
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연구[13]가 진행된 것을 확
인하였다. 학습의 만족도와 인식은 강의지속 여부에 영
향을 주고[16-18] 수업만족도의 매개변인 연구[17]가 이
루어 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은 
원격교육 환경이 교육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것으로 수업만족도와 인식이 학습지속 여부에 중요한 요
인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19 대응
과 관련한 학사운영이 학습지속 의향에 영향을 주는 과
정에서 원격수업 만족도와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종합적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코로나19로 온라
인 플랫폼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재학생들이 지각하는 원
격수업 만족도와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이 학습지속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을 알
아보고자 하는 연구는 시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과 원격수업 만
족도,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 학습지속 의향 간의 구
조적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첫째, 대학생의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과 원격수업 
만족도,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 학습지속 의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과 원격수업 
만족도,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 학습지속 의향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연구참여 동의함에 서명한 수도권 S대

학교 224명이다. 다만, 인구학적 배경 특성은 결측치 처
리의 한계가 야기되어 각 특성의 사례 수가 상이할 수 있
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되는 바이다. 이들의 보다 구
체적인 인구학적 배경 특성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Spec. n % N

gender
Man 108 48.2

224
Female 116 51.8

Grade

Freshman 65 29.3

222
Sophomore 69 31.1

Junior 61 27.5
Senior 27 12.2

college

Business Administration 34 15.2

224

Economics & International Commerce 35 15.6
Engineering 33 14.7

Law 9 4.0
Social Sciences 13 5.8

Convergence Specialization Free Major 3 1.3
Humanities 22 9.8

Natural Sciences 13 5.8
InformationTechnology 62 27.7

residence
going to school 164 74.9

219dormitory 17 7.8
live alone 38 17.4

Semester 
to 

participat
e online

1st semester 26 11.6

224

Second semester 86 38.4
3rd semester 28 12.5
4th semester 64 28.6
5th semester 10 4.5

6 semesters or more 10 4.5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성별은 남자 108명(48.2%), 여자 116명(51.8%)으로 
비슷하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2학년 69명
(31.1%), 1학년 65명(29.3%), 3학년 61명(27.5%) 순으
로 응답하였다. 소속 단과대를 보면, IT대학 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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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경제통상대학 35명(15.6%), 경영대학 34명
(15.2%), 공과대학 33명(14.7%), 인문대학 22명(9.8%)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는 통학이 164
명(74.9%)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자취 38명
(17.4%), 기숙사 17명(7.8%)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 
참여 학기는 2학기가 86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4
학기 64명(28.6%), 3학기 28명(12.5%), 1학기 26명
(11.6%) 순으로 응답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도권 S

대학교 교무처에서 교육과정 환류를 위해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문항 가운데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는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5점 매우 잘 
진행되었다’ 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코
로나19 대응 학사운영이 잘 진행되었다고 해석한다. 

2.2.2 원격수업 만족도 
원격수업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도권 S대학교 

교무처에서 교육과정 환류를 위해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문항 가운데 ‘2022학년도 원격수업에 전반적
으로 만족하십니까?’의 단일문항인 원격수업 만족도와 
관련한 내용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1점 전혀 만족하
지 않는다’ 부터 ‘5점 매우 만족한다’ 의 5점 리커트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원격수업 만족도가 잘 진행되었다
고 해석한다. 

2.2.3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Content 

Quality 문항으로 조사한 것을[22,23] 대학생을 대상으
로 비대면 수업의 질을 검증한 문항으로[24,25] 수정·보
완하여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문항[26]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은 총 9문
항으로 수업내용 5문항(ex_비대면 수업 시 수업의 목표
가 명확히 제시되었다 등),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2문항
(ex_교수는 강의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관리 및 지도
까지 충실히 수행하였다 등), 학습자 간 상호작용 2문항
(ex_본 수업에서는 동료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학습에 효
과적이었다 등)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
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 해석한다. 본 연구

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를 보면,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 전체는 .956, 하위영역인 수업내용 
.957,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897, 학습자 간 상호작용 
.897로 나타났다. 

2.2.4 학습지속 의향  
학습지속 의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러닝 학습에서 학

습지속 의향을 알아보기 위한 도구[27]를 본 연구에서 사
용하였다. 총 3문항(ex_‘1. 다음에도 비대면 실시간 방
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수강할 의향이 있다’, ‘2. 다음
에도 비대면 실시간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지금보다 
더 많이 수강할 것이다’, ‘3. 다른 학습자들에게도 비대
면 실시간 수업의 수강을 권장하고자 한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지속 의향이 긍정적이라 해
석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를 
보면, .964로 나타났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보

다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WC) 시점에서 고등교육의 코로나19 대응과 관
련한 학사운영들이 재학생들의 학습지속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에 
원격수업 만족도와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의 매개요인
을 선정하였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환류를 위
한 수도권의 S대학교 만족도 조사 문항을 활용하고자 한
다. 코로나19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설문에 대한 피로도
가 존재한다는 학과 차원의 의견과 타 부서와의 중복문
항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문항을 검토하였다. 본 연
구진이 선정한 설문문항을 2022년 11월 7일부터 14일
까지 교육학 관련 조교수 이상 3명에게 문항의 구성요소, 
내용의 적절성, 측정 문항의 수 등 전반적인 피드백을 받
았다.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2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수도권 S대학교 재학
생 7명에게 문항의 소요시간,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였다. 그 결과 오프라인 설문보다는 온라인 설문이 
더욱 친숙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 참여 접근의 용
의성을 고려하였다. 2022년 12월 13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S대학교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설문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
였으며, 연구참여 동의에 체크한 설문만을 본 연구에 활
용하였다. 확인 결과 총 224부가 회수되어 이를 최종적
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5호, 2023

168

M SD skewness kurtosis
1. Educational Management for 

COVID-19 3.34 .93 -.33 .32

2. Satisfaction with Online Learning 3.82 1.15 -.93 .18
3. Perception about 

Non-Face-to-Face Classes 4.00 .82 -.74 .68

3-1. class content 4.15 .81 -1.08 1.64
3-2. interaction with instructors 3.92 .94 -.79 .45
3-3.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3.69 1.05 -.57 -.20
4. Willingness to Continue Learning 4.05 1.13 -1.20 .78

Table 2. Tendency and normality of variables 
 (N=224)

2.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5.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특성은 성별, 학년, 거주지, 단과대, 온라
인 수업 참여 학기로 구분하여 빈도와 %로 알아보았다. 
둘째, 연구변인인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 원격수업 만
족도,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 학습지속 의향의 경향성
은 평균(M)과 표준편차(SD)로 알아보았고, 정규성은 왜
도(Skewness) 기준값 ±3과 첨도(Kurtosis) 기준값 
±10범위내로 확인하였다[28]. 연구변인들의 신뢰도 계
수는 Cronbach's alpha로 검증하였다. 셋째, 연구변인
들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로 분석하여 상관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연
구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이하 SEM)으로 알아보았고, 구조
모형의 다양한 적합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X2 값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NFI(normed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는 .9이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8기준[29]과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05기준으로 알아보았다. 다섯째, 매
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95%신뢰구간에서 양측 검정
(two tailed test)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 추정방
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연구변인들의 관계와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앞서, 
경향성(M, SD)과 정규성(skewness, kurtosis)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연구변인의 경향성을 보면,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
의 평균은 3.34점(SD=.93), 원격수업 만족도의 평균은 

3.82점(SD=1.15)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
식의 평균은 4.00점(SD=.82)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인 
수업내용 4.15점(SD=.81),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3.92점
(SD=.94), 학습자 간 상호작용 3.69점(SD=1.05)으로 나
타났다. 학습지속 의향의 평균은 4.05점(SD=1.13)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인의 정규성을 보면, 왜도는 –1.20부터 -.33범
위로 나타났고, 첨도는 -.20부터 1.64범위로 나타났다. 
왜도 기준값 ±3과 첨도 기준값 ±10범위[28] 내로 분석
되어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1 대학생의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과 원격수업 
    만족도,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 학습지속 
    의향 간의 관계 

대학생의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과 원격수업 만족
도,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 학습지속 의향 간의 관계
를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로 알아보았다(Table 3 참
조).  

1. 2. 3. 3-1. 3-2. 3-3. 4. 
1. Educational 

Management for 
COVID-19

1

2. Satisfaction with 
Online Learning .293** 1

3. Perception about 
Non-Face-to-Fac
e Classes

.373** .556** 1

3-1. class content .345** .517** .948** 1
3-2. interaction 

with 
instructors

.377** .547** .936** .824** 1

3-3.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312** .473** .861** .677** .818** 1

4. Willingness to 
Continue 
Learning

.293** .574** .730** .668** .693** .664** 1

**p<.01

Table 3. Degree and Correlations among 

학습지속 의향을 중심으로 보면, 코로나19 대응 학사
운영(r=.293, p<.01)과 원격수업 만족도(r=.574, p<.01)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
식(r=.730, p<.01)과 하위영역인 수업내용(r=.668, 
p<.01), 교수자와의 상호작용(r=.693, p<.01), 학습자 
간 상호작용(r=.664, p<.01)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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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B β S.E. C.R.(t) p
Satisfaction with 
Online Learning



Educational 
Management 

for 
COVID-19

.362 .293 .079 4.572 ***

Perception about 
Non-Face-to-Face 

Classes
.181 .243 .043 4.171 ***

Willingness to 
Continue Learning -.016-.013 .059 -.267 .79

Perception about 
Non-Face-to-Face 

Classes 
Satisfaction 
with Online 

Learning

.301 .501 .037 8.207 ***

Willingness to 
Continue Learning .222 .226 .054 4.076 ***

Willingness to 
Continue Learning 

Perception 
about 

Non-Face-to
-Face Classes

1.003 .614 .105 9.587 ***

Table 5. The result of hypotheses testing

path B β S.E. C.R.(t) p
class content 



Perception 
about 

Non-Face-to
-Face Classes

1 .852
interaction with 

instructors 1.314 .963 .066 20.037 ***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1.287 .843 .079 16.311 ***

***p<.001

3.2 대학생의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과 원격수업 
    만족도,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 학습지속 
    의향 간의 구조적 관계 

대학생의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과 원격수업 만족
도,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 학습지속 의향 간의 구조
적 관계는 SEM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적합도를 알아
보았다. X2값은 16.223(p=.013, X2/df=2.704)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X2값은 사례 수
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수이므로 다양한 적합도를 분석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NFI=.980, IFI=.987, TLI=.968, 
CFI=.987로 나타났고, RMSEA(L0-HI)는 .087(.037- 
.140), SRMR은 .0180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
형을 수집된 데이터가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4 참조).  

X2 df X2/df NFI IFI TLI CFI RMSEA
(LO-HI) SRMR

16.223 6 2.704 .980 .987 .968 .987 .087
(.037-.140) .0180

Table 4. The result of proposition model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보면, 코로나19 대응 학사운
영은 원격수업 만족도(β=.293, p<.001)와 비대면 수업
에 대한 인식(β=.243,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반면, 학습지속 의향(β=-.013, p>.05)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 만족도는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β=.501, p<.001)과 학습지속 
의향(β=.226,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은 학습
지속 의향(β=.614, p<.001)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대학생의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과 원격수업 만족
도,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 학습지속 의향 간의 구조
적 관계에서 양측검증(two tailed significance)으로 
95% 신뢰구간 내 부트스트래핑(bootstrap) 추정방식으
로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알아보았다.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은 원격수업 만족도에 직접적(β=.293, p<.05)
으로 영향을 주고,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β
=.243, p<.05), 간접적(β=.147, p<.05)으로 영향을 주
며, 학습지속 의향에 직접적(β=-.013, p>.05)으로 영향
을 주진 않지만, 간접적(β=.306, p<.05)으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 만족도는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β=.501, p<.05)으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고, 학습지속 의향에 직접적(β=.226, p<.05), 
간접적(β=.308, p<.05)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은 학습지속 의향에 직접적
(β=.614, p<.05)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원격수업 만
족도￫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학습지속 의향’과 ‘코로
나19 대응 학사운영￫원격수업 만족도￫학습지속 의향’,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학습
지속 의향’의 경로로 완전 매개하여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이 학습
지속 의향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이 이중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Table 6 참조).  

path direct 
effect

indirec
t effect

total 
effect

Satisfaction with 
Online Learning


Educational 

Management for 
COVID-19

.293* .293*

Perception about 
Non-Face-to-Face 

Classes
.243* .147* .390*

Willingness to 
Continue Learning -.013 .306* .293*

Perception about 
Non-Face-to-Face 

Classes 
Satisfaction with 
Online Learning

.501* .501*

Willingness to 
Continue Learning .226* .308* .534*

Willingness to 
Continue Learning 

Perception about 
Non-Face-to-Fac

e Classes 
.614* .614*

*p<.05

Table 6. The total effect of degrad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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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에 제시한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의 분석결
과를 Fig. 2에 제시하였다.

Fig. 2. Structural Model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S대학교 재학생의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
과 원격수업 만족도,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 학습지속 
의향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지속 의향은 코로나19 대
응 학사운영과 원격수업 만족도,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
식과 하위영역인 수업내용,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학습
자 간 상호작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행정서비스와 학교생
활 만족도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
[14]를 지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 간
의 관계를 알아본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연구변인들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도출된 결과는 비대면 
상황에서 재학생들이 지각하는 비교수적 측면의 중요성
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둘째, 연구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구
조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은 학습지속 의향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진 않지만,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원격수업 
만족도￫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학습지속 의향’과 ‘코
로나19 대응 학사운영￫원격수업 만족도￫학습지속 의향’,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학습
지속 의향’의 경로로 원격수업 만족도와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 요인이 완전 매개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이 학습지속 의향

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이 이
중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 품질
과 만족도에 대한 인식은 재참여 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
음을 밝힌 선행연구결과[9]를 지지하는 것이다. 학생만족
도를 전공만족도와 행정만족도로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행정지원은 학생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낸 연구결과[13]와 일치하는 것이다. 행
정지원은 학생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14], 인터넷 시
설 등 디지털 교육환경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음
을 강조한 연구결과와 함께하는 것이다[6]. 또한, 교과운
영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학습의 효과성에 영향을 준
다는 연구결과[18]와 맥락을 함께하는 것이다. 마찬가지
로 수업만족도는 수강의도에 영향을 주고, 매개효과임을 
밝혀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17]. 

본 연구의 맥락에서 대학 성과를 미시적인 측면에서 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행정만족도
는 대학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
힌 연구결과[13]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코로나
19대응 학사운영이 학습지속 의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선행연구들에서의 행정서비스 
요인을 원격수업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접근하였다면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상황이라는 한정된 부분에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다
양성 즉, 행정지원, 시설지원 등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
하여 단일문항으로 접근한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본 연구결과와 같이, 원격수업 만족도와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이 학습지속 의향에 영향을 주
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 만큼 이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원격수업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30] 교수자의 수
업운영의 충실성은 원격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임이 확인되었다. 컨텐츠의 질 개선을 요구하는 맥락과 
함께하는 것인데, 이는 디지털 학습환경의 중요성을 강
조하는 것이다. LMS 고도화 측면에서 설명하면, LMS 초
기, 일방적으로 강의 내용을 송출하는 것을 벗어나 쌍방
향의 의사소통을 지원함으로써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
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16]. 예를 들면, 캐릭터로 학습
에 참여하거나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수업의 이해도를 확
인하는 등 인터넷에 익숙한 이들의 특성에 알맞은 디지
털 학습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수자는 
LMS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수강생들의 수업에 대한 이
해도를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수업진행 방법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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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역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교육용 앱과 플랫
폼을 병행하고, 수강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수업으로 
진행한다면,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어 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온라인으로 학습한다는 것은 디지털 환경 여부
에 따라 다른 학습성과가 도출 될 수 있다. 선진국은 디
지털 환경이 풍부하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의 효과를 기
대[31]할 수 있는 반면 소외된 지역이나 교육기관의 소극
적인 태도는 교육성과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6]. 즉, 디
지털 환경 구축 여부는 온라인 학습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교수적 측면보다 비교수
적 측면의 지원과 만족이 학습지속 의향에 더 많은 영향
을 준다는 맥락으로[32], 온라인 환경 정비는 비대면 수
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다. 이에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해당 
부서의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안
정적인 운영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대면수업 뿐만 아니라 비대면 수업에서의 만족도와 인식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
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계점을 다음에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과 원격수업 만족도, 학습지속 의향 변인
은 측정변인으로 분석하였다. 측정변인은 측정도구에 의
한 관찰치들을 의미하므로 오차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과 원격수업 만족도를 
조사하는 이유는 수도권 S대학교의 교육과정 환류를 위
해 매 학기 조사하는 문항으로 분석한 결과를 다음 학기 
이를 적용하여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
고자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단일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어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된
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은 연구변
인의 도구를 잠재변인으로 이용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
다. 후속연구에서의 예측변인들을 단일문항으로 조사하
기 보다는 타당화가 검증된 검사도구의 사용을 통해 보
다 신뢰로운 해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두 개 
이상의 개별로 조사된 문항은 item parceling 생성방법
으로 분석하여 많은 수의 미지수 추정시 발생하는 오차
[33]의 범위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방법
은 측정오차를 최소화 하면서 요인의 의미를 충분히 반
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보다 폭 넓은 시사점을 도
출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S대학교로 이공계 재
학생이 비율이 60% 이상으로 온라인 수업 환경에 보다 
익숙한 특성을 갖는다. 이에 측정의 과정상 응답의 편향
(response bias)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본 조사의 시
점은 2022학년도로 S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하이브리드(대면+비대면 혼합강의)를 허용하던 시점이므
로 온라인 수업을 선호하는 등 환경적인 통제의 어려움
이 존재한 한계를 갖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수
도권 S대학교와 유사한 대학들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가 
진행된다면, 연구결과를 현장에 일반화 하는데 더욱 유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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