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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메타인지 수준이 온라인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이순덕
남부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Effect of learner's metacognition level on online class satisfaction

Soon-Deok Lee
Department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Nambu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는 학습자들의 메타인지 수준에 따른 수업 만족도, 수강 지속성, 추천 의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온라인 강좌를 수강한 92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독립표본 t검증을 하였다. 수강생
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수강 지속성, 추천 의향은 모두 평균 이상으로 높았다. 학습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온라인 수강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수강 지속성은 교양교과보다 전공교과에서 의미 있게 높
았다. 수강생 수가 적고 교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온라인 수업을 지속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메타인지 
수준이 높은 학습자들이 낮은 학습자들에 비해 수업 만족도, 수강 지속성, 추천 의향이 모두 높았다. 온라인 학습 과정에
서 메타인지 능력이 높은 학습자들은 학습에 대한 통제권과 자율권을 발휘하고 조율함으로써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온라인 강좌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요건으로 학습자의 메타인지 향상 전략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in class satisfaction, course persistence,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according to the metacognitive level of learners taking online courses. Data were collected 
from 92 learners who took online courses, and an independent samples t-test was conducted. The 
students' overall satisfaction with online classes, persistence in taking classes, and intention to 
recommend were above average. Taking online courses through learners' free choice had a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and the persistence in taking course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major subjects
than in liberal arts subjects. The small number of students and smooth communication with instructors
positively impacted continuing online classes. Learners with a high level of metacognition had higher 
class satisfaction, course persistence,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than learners with a low level of
metacognition. In the online learning process, learners with high metacognitive ability showed high 
satisfaction by exercising and coordinating control and autonomy over learning. This suggests that when 
the proportion of online courses is increasing,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trategies to improve the 
learners' metacognition as a requirement to increase clas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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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온라인 수업은 실시간 수업과 비실시간 수업으로 구분
된다[1].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 구글 행아웃
(Google Hangouts), 웹엑스(Webex) 등은 참여자들끼
리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널리 활용되었다. 실시간 수업은 다른 비대면 방
식에 비해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교수자의 통제와 관리
가 용이하여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사전에 
녹화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학습
자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반복학습을 통해 학습 결손을 보완할 수 있다[2]. 
하지만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
이 원활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 영향으로 교육현장에서 온라인 수업이 보편화 
되면서 원격수업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3,4]. 초기 연구에서는 온라인 교육, 원격교육, 비대면 
수업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었고[5], 비대면 온라인 수
업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연구들[6,7]이 많았다. 온라인 
수업 만족도와 효과성을 다룬 연구[8-10]들은 수업에 참
여한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 비대면 강의 질에 대한 만족도, 비대면 방식 자
체에 대한 만족도 등을 분석하였다. 

수업 만족도는 수업 지속성에 영향을 주고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학습 성과를 높이는데 영향을 
준다[11]. 온라인 강좌에 강제적으로 참여한 것인지, 아
니면 학습자가 원해서 선택한 것인지에 따라 수업 만족
도는 영향을 받게 된다[9]. 선행연구들은 코로나로 인해 
강제적으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
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강
좌를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강한 경우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강제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 수
업이 대부분 대면방식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비대면 
방식을 고수하거나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강좌들도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수업의 성과는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성이 중요
하게 작용한다. 학습과 문제해결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습자의 메타인지(metacognition)로 자기주도성
을 설명할 수 있다[12].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서 자신만의 방식과 속도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메
타인지는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교수자의 통제와 관
리가 거의 미치지 않는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는 더
욱 그러하다. 학습자들의 메타인지 능력이 온라인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수업 설
계 및 운영에 필요한 전략들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 수강 지속성 및 추천 의
향은 어떠한가?

둘째, 메타인지 수준에 따라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 
수강 지속성 및 추천 의향에 차이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온라인 수업과 메타인지
온라인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

에서 자유롭게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편리성과 접근성
으로 교육 현장에 변화와 혁신을 반영하는 수업방식으로 
부상하였다. 풍부하고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바탕으로 
학습자 주도적인 진행, 상호작용적인 학습, 학습기회의 
확장, 학습경험의 확대, 정보와 자원의 공유[13]를 특징
으로 대학 수업까지 확산되었다. 최근 10년 사이 원격수
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추세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학에서 원격수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원격강좌가 약 14.1배 이상 증가하였다
[14]. 

박중열[15]은 온라인 대학교육의 특징을 시공간적 유
연성, IT기술에의 의존성, 공유와 확장을 통한 경제성, 
학습자의 개인적 책임과 의지, 온라인 교육 인증 부재, 
기술적 숙련도로 제시하였다. 온라인 수업에서 교육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대면 수업과 비교하여 온라인을 통한 학
습과정은 익명성이 높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직접적, 
간접적, 심리적인 제약이 약하다. 즉, 원하는 내용을 원
하는 속도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은 학습자에게 높은 
수준의 자기주도성과 자기관리 능력을 요구한다. 온라인
을 통한 학위취득이나 자격증 취득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중도탈락률이 높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석, 수업, 시험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에서 진행되기 때
문에 학습에의 지속적인 참여는 개인의 의지에 의존하게 
된다. 온라인 수업에서 교수자나 다른 학습자들과 활발
한 상호작용도 학습자 개인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결
정된다. 

따라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나 메타인지 능력은 온
라인 수업의 성공적인 완수나 성과, 만족도와 깊은 관련
이 있다. 학습에의 통제권,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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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요소가 다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온라인 학습 상황
에서 메타인지의 영향은 더욱 커진다[11,16]. 따라서 온
라인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메타인
지적 전략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자신의 인지에 대한 반성 능력은 유연한 사고와 효과
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 특징이다[17]. 온라인 수업에
서 학습자는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지 스스
로 계획하고, 어떤 정보와 지식을 찾아 구성해 나갈 것이
며,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현재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야 한다[18,19]. 따라서 자신의 인지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계획, 수행, 평가 및 수정을 담당하는 
메타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20]. 

2.2 온라인 수업 만족도 영향 요인
온라인 수업 만족도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교수자, 학

습자, 콘텐츠를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9,10,21]. 세 가지 변인들의 조합에 따라 온라인 수업의 
질과 만족도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개별 
학습자의 고유한 특성은 온라인 수업에의 참여도나 몰입
도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수업의 질과 만족도를 결
정하게 된다.

학습자 변인과 관련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특히 
주목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학업 성취[16], 학습 
만족도[22,23], 학습 참여도[24]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는 학습자 만족
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학습 동기와 주도성은 학습을 충
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여 온라인 교육의 만족도를 높인다
[25,26].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능
력과 학습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학습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26]. 

학습자의 메타인지가 온라인 학습 콘텐츠의 결점이나 
결핍까지 보완할 정도로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보고
하였다[27]. 온라인 상황에서 자기주도성과 학습 만족도 
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28]도 있다. 하지만, 
PBL 상황에서 메타인지가 만족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다고 보고한 결과[29,30]도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온라인 수업
연구대상자는 광역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서 

2023학년도 1학기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을 수
강한 학생들이다.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교양 혹은 전공 
교과목을 스스로 신청하여 수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92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44명(47.8%), 2학년 19명(20.7%), 3
학년 22명(23.9%), 4학년 7명(7.6%)이었고, 남학생이 
40명(43.5%), 여학생이 52명(56.5%)이었다. 교양 교과
목 수강생이 57명(62%), 전공 교과목 수강생은 35명
(38%)이었다. 

3.2 측정도구
3.2.1 온라인 수업 만족도 조사
만족도는 학습자들이 그들의 교육적 경험에 대해 느끼

는 긍정적인 정도로 측정하였다.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하는 전반적인 만족도, 
수강 지속성, 추천 의향[10]을 함께 측정하였다. ‘이 수업
에 나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이 수업을 다른 친구에
게 권하고 싶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업에 대한 만족
도, 수강 지속성, 추천 의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Cronbach ⍺는 .918로 높았다. 

3.2.2 메타인지 검사
메타인지적 지식 측정을 위해 O'Neil[31]이 개발한 

메타인지 검사도구(State Metacognitive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인식(awareness), 인지전략(cognitive strategy), 
계획(planning), 모니터링(self-checking)의 네 가지 하
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하위요인별로 5문항이 포함되었
다. 각 하위요인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점수가 낮
으면 메타인지가 낮은 집단으로, 점수가 높으면 메타인
지가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검사도구의 내적일관성
지수인 Cronbach ⍺는 .985로 높은 수준이고, 하위요
인 인식은 .951, 인지전략은 .945, 계획은 .945, 모니터
링은 .921이다.

3.3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

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에 대
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전체 문
항 및 하위요인별로 분석하였다. 둘째, 온라인 수업의 만
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독립표본 t-검증을 통
해 차이검증을 하였다. 셋째, 학습자의 메타인지 수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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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Class satisfaction Course Persistence Intention to recommend

factor & level N (%) M SD t M SD t M SD t

Meta-
cognition

Low 49(53.3) 69.71 9.537
-4.950***

3.82 .928
-4.771***

3.82 .950
-4.989***

High 43(46.7) 94.88 6.929 4.65 .720 4.70 .741

Awareness
Low 53(57.6) 17.34 2.780

-4.736***
3.87 .921

-4.487***
3.89 .954

-4.487***
High 39(42.4) 23.92 1.579 4.67 .737 4.69 .766

Cognitive 
strategy

Low 51(55.4) 17.29 2.595
-4.837***

3.86 .939
-4.309***

3.84 .946
-4.888***

High 41(44.6) 23.93 1.587 4.63 .733 4.71 .750

Planning
Low 50(54.3) 17.36 2.405

-4.719***
3.82 .896

-4.846***
3.84 .955

-4.785***
High 42(45.7) 24.00 1.546 4.67 .754 4.69 .749

Self-
checking

Low 47(51.1) 17.85 2.265
-5.442***

3.81 .947
-4.632***

3.81 .970
-4.787***

High 45(48.9) 23.69 1.703 4.62 .716 4.67 .739

Table 2. Class satisfaction according to metacognition level

로 전반적인 만족도, 수강 지속성 및 추천 의향 차이를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한 
유의도 수준은 .05로 하였다.

4. 분석 결과

4.1 수업 만족도, 수강지속성, 추천 의향 분석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M=4.30), 참여자의 약 82.6%가 온라인 수
업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온라인 수업 지속성 평균은 
4.21이고, 추천 의향 평균은 4.23으로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Spec. N M SD t

Overall satisfaction 92 4.30 .848 -1.886

Course
Persistence

Liberal arts 57 4.05 .971

-2.056*Majors 35 4.46 .817
All 92 4.21 .932

Intention to recommend 92 4.23 .962 -1.348

Table 1. Online class satisfaction

온라인 수업 만족도, 수강 지속성, 추천 의향에서 학
년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다만, 교양교과 만족
도(M=4.18)보다는 전공교과 만족도(M=4.51)가 높게 나
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886, p=.063). 수강 
지속성 평균은 교양교과(M=4.05)보다 전공교과(M=4.46)
에서 의미 있게 높았다(t=-2.056, p=.043). 추천 의향 
평균은 이수구분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348, 
p=.181).

4.2 메타인지 수준에 따른 분석
학습자의 메타인지 수준에 따른 온라인 수업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t=-4.950, p=.000). 메타인지 하위요인별 분석에서도 
모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메타인지 수준에 따른 수강 지속성에서 의미 있는 차
이가 있었고(t=-4.771, p=.000), 하위요인별 분석에서
도 모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추천 의향에서도 메타
인지 전체(t=-4.989, p=.000) 및 하위요인 분석에서 모
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메타인지 수준이 높은 
학습자들은 낮은 학습자들에 비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강 지속성이나 온라인 수
업에 대한 추천 의향이 모두 높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는 학습자를 대상
으로 전체적인 수업 만족도, 수강 지속성, 추천 의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습자의 메타인지 수준에 따른 차
이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과 논의를 다음
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이 4.30점으로, 코로나 시기 비대면 수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실
시간 온라인 수업을 적용한 교양 교과목의 만족도
(M=2.27)를 분석한 한진희[32]의 연구나, 다양한 특성을 
갖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비실시간 온라인 수
업의 만족도(M=3.55)를 분석한 임종미[33]의 연구와 비
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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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에 학습자의 동기는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한 선행연구[9,34]
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교과목의 성격과 학습자의 특성
을 반영하여 교수자가 의도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
고,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온라인수업을 선택하여 수강한 
점이 높은 만족도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전면적인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면서 교수자들의 
온라인 수업 역량이 향상된 점도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
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수자의 온라인 
수업 역량 향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대학 등의 노력도 있
었다. 온라인 강좌의 높은 만족도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자발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교수자의 수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수업 수강 지속성 평균은 4.21, 추천 의향 평
균은 4.23으로 높은 수준이다. 전공교과에 대한 높은 온
라인 수업 만족도(M=4.51)는 온라인수업 수강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는 수업
내용, 수업 운영, 플랫폼 순으로 영향을 받는다[32]는 것
을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양교과(M=4.05)에 비
해 전공교과(M=4.46)에서 온라인 수업 지속성 평균이 
높은 이유를 송수연[35]이 제시한 대인 상호작용 요인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교수자와의 피드백과 소통이 중요
하게 작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양 교과는 전공 교과
에 비해 수강생 수가 많기 때문에 교수자와의 피드백과 
소통의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 또 교양 과목의 경우, 
합리적이지 않은 과제 부과에도 교수자와 원활한 소통이
나 피드백이 제한적이어서 온라인 수업 지속성에 부정적
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의 메타인지 수준에 따른 온라인 수업 만
족도, 수강 지속성 및 추천 의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모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메타인지가 높은 학습자들
은 낮은 학습자들에 비해 온라인 수업 만족도가 높았고, 
온라인 수업 지속성과 추천 의향도 모두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자의 자발성과 자기주도성
이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선행연구[9,25] 결과
들과 일치한다. 메타인지가 높은 학습자들이 낮은 학습
자들에 비해 학습내용을 빠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학습
과정을 계획하고 모니터링하고 성찰하는 능력이 뛰어나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강한 온라인 강좌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계
속해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9], 타
인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강좌
에 만족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이용 의지가 없기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온라인 상황에서 수업 만족도나 지속성에 학습자의 학
습 자율권과 통제권이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
시 확인하였다. 온라인 수업의 장점으로 자기주도성 향
상을 언급한 선행연구[36]와 대조적으로 일부 학습자들
은 ‘자기주도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 이유를 온라인 
수업 경험 부족과 상대적으로 낮은 메타인지 능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수강 
경험이 거듭되면서 해결할 수 있지만, 경험이 많다고 자
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
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을 인식하고, 스스로 통제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메타인지 향상 전략이 필요
하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설계하고 운영하
는 각 단계에서 이러한 전략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수강한 온라인 강의 
만족도와 수강 지속성, 추천 의향에 학습자의 메타인지 
능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의 전체적인 만족도만을 분석했기 때
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수업의 각 절차나 단계별 만족도
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는 온라인으로 운영한 여러 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가 분석되었기 때문에, 각 교과목 특성에 따른 절
차나 단계별 만족도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대학에서 운영한 온라인 강의의 소수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
고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
습자의 온라인 강의 수강 유무 및 횟수와 메타인지 하위
요인과의 관련성을 보다 자세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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