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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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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한 등학생 71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 으며, 최종 으로 63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조 학습, 그릿은 컴퓨 사고력을 유의하게 측하 다. 둘째, 자기조 학습, 그릿은 학습

만족도를 유의하게 측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온라인 SW교육에서 등학생의 컴퓨 사고력과 학습만족도 

향상을 한 요인을 규명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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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 명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컴퓨  사

고력(Computational Thinking: CT)을 갖춘 인재 양성에 

집 하고 있다. 컴퓨 사고력이란 컴퓨  기술을 바탕

으로 복잡한 문제를 효과 으로 해결하는 종합 인 사

고능력을 의미하며[1], 21세기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학

습역량으로 제시되고 있다[2]. 이에 국외 여러 나라는 

컴퓨 사고력의 향상을 해 교육과정에 소 트웨어교

육을 도입하기 시작하 으며, 로그래  련 교육을 

필수로 지정하 다[3]. 이러한 시  변화에 따라 국내

에서도 컴퓨 사고력 향상  소 트웨어교육 활성화를 

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정보 교과를 추가하여 소

트웨어교육을 지정하고, 이를 차 확 해나가고 있다

[4]. 그러나 소 트웨어교육은 일반 인 학습과는 달리 

논리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그리고 로그래  언어에 

한 지식을 요구하는 교육  특성상 처음 학습하는 학

습자의 경우 학습에 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낮은 흥미

를 나타낸다[5]. 이러한 맥락에서 온라인학습은 학습자

가 스스로 흥미와 수 에 맞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에서[6], 소 트웨어교

육의 교육  특성을 극복하기 한 학습방법  하나임

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온라인학습과 련하여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

져 왔으나,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자기주도

으로 학습해야하는 온라인학습의 환경  특성에만 

을 두어 학습자요인과 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다[7]. 그러나 온라인학습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분리된 

상황에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이 수행되

기 때문에[8], 학습자의 개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  

요인까지 체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호결정론(reciprocal determinism)이란 학습을 개인, 

환경, 행동의 세 가지 요인 모두의 상호작용 계로 이

루어지며, 인간은 인지  존재이며 내부 힘이나 외  자

극이 아닌 개인, 환경, 행동의 상호작용으로 행동, 즉 학

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9]. 여기서 개인은 인지  능력, 

신체  특성, 성격, 신념  태도 등을 포함하며, 환경은 

물리  환경과 사회  환경  환경에 한 개인의 지

각을, 행동은 반응과 같은 실질  행동양식을 포함한다

[10].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소 트웨어교육 성과인 컴

퓨 사고력과 학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호

결정론에 근거하여 선정하 다. 먼 , 개인요인으로는 

자기조 학습과 그릿(GRIT)을 선정하 다. 자기조 학

습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과 환경에 해 능동

으로 리하는 기술과 략으로[11], 실증 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온라인학습 성과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울러, 그릿은 장기 인 목표

를 성취하기 한 인내와 노력, 나아가 열정을 의미하며

[12], 그릿이 높은 학습자는 도 인 과제도 열심히 잘 

수행해나가고, 자신의 목표를 열정 으로 수행해 나간다

[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소 트웨어교육에서 

학습자의 인내와 노력, 열정을 의미하는 그릿과 학습자

의 학습에 한 리 기술과 략을 의미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컴퓨 사고력과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살펴보고

자 개인요인으로 선정하 다.

환경요인으로는 부모지원을 선정하 다. 온라인교육

은 학습자의 흥미와 수 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다는 

특성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를 자율 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행될 수 있는 온라인학습은 본 연구의 상

인 등학생의 경우 주로 가정에서 학습이 수행되기 때

문에 부모의 역할이 요하다[6]. 부모지원은 자녀의 학

습과 련하여 다양한 분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는 요인이다[14]. 다시 말해, 부모가 자녀의 교

육활동에 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지원할 때, 자녀의 학

습태도 뿐만 아니라 성과에도 도움이 된다[15].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지원을 컴퓨 사고력과 학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선정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 은 Bandura(1977)[9]의 상

호결정론에 기 하여 온라인 소 트웨어 교육에서 등

학생의 컴퓨 사고력과 학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규명하고, 등학생의 컴퓨 사고력과 학습만족도

를 향상시키는 양질의 소 트웨어교육을 개발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소 트웨어교육에서 

등학생의 그릿, 자기조 학습, 부모지원은 컴퓨 사고

력을 측하는가? 둘째. 온라인 소 트웨어교육에서 

등학생의 그릿, 자기조 학습, 부모지원은 학습만족도를 

측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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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적 배경

1.1 컴퓨팅사고력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컴퓨 사고력은 1980년  반부터 교육자들과 연구

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연구되어 왔다[16]. 학자들마다 

다양한 컴퓨 사고력의 정의를 제안하고 있으나, 일반

으로 컴퓨 사고력이란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을 바

탕으로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를 설계하며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일종의 분석  사고

를 의미한다[17]. 그러나 컴퓨 사고력의 정의에 해서

는 여 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한 논의

가 여 히 진행 이기 때문에[18], 컴퓨 사고력과 

련 변인들과의 계를 다룬 연구는 다소 미비하다. 

한, 소 트웨어교육은 최근 교육과정에 도입됨에 따라

[3], 온라인 환경에서 소 트웨어교육에 한 연구 한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소

트웨어 학습 환경을 일반 인 학습으로 범 를 확장하

고, 컴퓨 사고력을 함양하는 것이 소 트웨어교육의 학

습성과라는 측면[4]에서 련 변인들과의 계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자기조 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활동의 주인이 

되어 목표와 동기를 진단하고, 필요한 인 ㆍ물  자원을 

리하고, 모든 학습과정에서 의사 결정과 행 의 주체가 

되는 자기 학습능력으로[19], 통 인 교육환경과는 다

르게 학습자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온라인학습 환경에서 

학습성과를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20]. 실증

으로 국내 등학생을 상으로 자기조 능력과 련 변

인들간의 계를 살펴본 허정경(2014)[2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기조 학습은 학습성과를 유의한 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 으며, Azevedo와 Cromley(2004)[22]의 연

구에서도 자기조 학습 훈련을 받은 학생이 받지 않은 학

생들 보다 더 높은 학습성과를 성취하 다고 보고하 다. 

그릿이란 장기 인 목표를 성취하기 한 인내와 노

력, 열정을 의미하며, Duckworth 외(2007)[12]에 의해 

제안된 개념이다. 교육 장에서 그릿과 련한 연구는 

주로 학습성과를 얼마나 측하는지가 주를 이루고 있

으나[23], 그 연구 결과는 다소 상이하게 보고되고 있다. 

그릿과 학습성과와의 계를 살펴본 연구를 살펴보면, 

Bazelais, Lemay와 Doleck(2016)[24]은 캐나다 학 신

입생을 상으로 학습성과에 한 그릿의 측력을 살

펴보았는데, 그 결과 그릿은 학습성과를 유의하게 측

하지 않았다고 보고하 으나, 미국 등학교의 교장을 

상으로 한 Davidson(2014)[25]의 연구 결과에서는 그

릿이 성과를 유의하게 측하 다. 한편, 국내 고등학생

을 상으로 통제소재, 마인드셋, 그릿, 학업성취 간의 

구조  계 분석한 이정림과 권 훈(2016)[26]의 연구

에서는 그릿이 학업 성취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고 

보고하 으나, 등학생을 상으로 그릿과 학습성과와

의 계에서 자기조 학습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황매향 

외(2017)[23]의 연구에서는 그릿이 학습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등학생의 온라인학습은 주로 가정에서 학습이 수행

되기 때문에 부모의 지원이 특히 요하다[6]. 부모지원

은 자녀의 학습활동에 정 인 조력을 제공하고, 투자

하는 모든 행 를 의미하며,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학

습자의 학업에 다양한 분야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27]. Epstein, Herrick과 Coates(1996)[28]는 

볼티모어 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부모의 지

원이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

는데, 그 결과 부모의 지원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향

을 미치며 이는 향후 학교에서의 학습활동까지 지속

된다고 보고하 다. 아울러 국내 ㆍ 등학생을 상

으로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학업성취도 간의 계를 

살펴본 문은식과 김충회(2003)[29]의 연구에서도 이들 

간의 유의한 상 계가 있음을 보고하 으며, 등 

재학생을 상으로 한 주 주와 김동심, 임유진

(2015)[30]의 연구에서도 부모지원은 재교육 성취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학습만족도와 관련 변인과의 관계

온라인 소 트웨어 교육에 한 반 인 만족도를 

의미하는 학습만족도는 학습에 한 운 과 로그램에 

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인 요인이다[31].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만족도를 측하는 다양한 요

인을 탐색하기 하여 자기조 학습, 그릿, 부모지원을 

측변인으로 선정하 다.

먼 , 자기조 학습과 학습만족도와의 계를 살펴보

면 온라인학습 환경에서 간호학 공 학생의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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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과 자기조 학습과 학습만족도를 살펴본 

McCoy(2001)[3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조 학습

이 학습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아울러, 우리나라 학생을 상으로 한 이정민과 김

주(2015)[33]의 연구결과에서도 자기조 학습은 학습만

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 이

와 같은 결과는 등 재학생을 상으로 한 주 주와 

김동심(2016)[13]의 연구에서도 자기조 학습은 학습만

족도를 유의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릿은 노력과 끊기, 열정의 개념으로 주로 학

습성과와 련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32], 학습만족도와의 계를 살펴본 연구는 다소 비미

하다. 이들 간의 계를 살펴본 연구로는 국내에서 주

주와 김동심(2016)[13]이 등 재학생을 상으로 

재교육 학습만족도에 한 그릿의 측력을 살펴보았는

데, 그 결과 그릿은 학습만족도를 측하는 요인  하

나로 규명되었다. 

부모지원과 학습만족도와의 계를 살펴본 King, 

Huebner, Suldo와 Valois(2006)[34]는 미국 남동부의 3

개의 학교와 2개 고등학교 학생 974명을 상으로 교

사지원  부모지원과 교육만족도와의 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지원이 높을수록 교육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등 재학생

을 상으로 부모지원과 학습만족도와의 계를 살펴본 

주 주 외(2015)[30]의 연구에서도 부모지원은 재교육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 다(Fig. 1 참조).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역시 소재 K 학교의 온라인 소 트웨

어 교육과정(C언어, Python, 알고리즘, 스크래치)에 참

여한 등학생 5-6학년 71명을 상으로 2018년에 수행

되었다. 참여 학생들은 총 12주의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

여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들이다. 최종 으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63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참여 학생의 학년은 5학년 25명(39.7%), 6학년 36명

(57.1%), 미응답 2명(3.2%)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

학생 42명(66.7%), 여학생 17명(27.0%), 미응답 4명

(6.3%)으로 나타났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하여 선

행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선정

하 으며, 각 문항은 5  척도(1=  그 지 않다, 5=

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Table 1 참조).

2.2.1 자기조절학습

자기조 학습은 DiDonato(2013)[36]의 자기조 학습

능력 련 5문항( : 나는 다음으로 넘어가기 에 내가 

이해했는지 확인했다.)을 본 연구의 환경에 맞게 수정ㆍ

번안하여 측정하 다. 원도구의 문항내 일 성 신뢰도 

Cronbach의 α는 .79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2.2.2 그릿 

그릿은 Duckworth와 Quinn(2009)[35]의 GRIT-S(the 

Short Grit Scale)를 본 연구 환경에 맞게 수정ㆍ번안하

여 측정하 다. 본 도구는 꾸 한 노력( : 나는 본 SW

교육 로그램이 힘들어도 의욕을 잃지 않는다.) 6문항과 

지속  심( : 나는 본 SW교육 로그램에 집 하고 

지속 인 흥미를 가지고 공부한다.) 6문항의 총 1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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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있다. 원 도구의 문항내 일치도 

Cronbach의 α는 .77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2.2.3 부모지원

부모지원은 Bandura(2006)[37]의 부모지원 련 문항

을 본 연구의 환경에 맞게 수정ㆍ번안하여 측정하 다. 

본 도구는 부모의 지원에 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나의 부모님은 내가 ‘본 SW교육 로그램’의 

과제를 열심히 하도록 독려해 주신다.), 원도구의 문항

내 일 성 신뢰도 Cronbach의 α는 .76으로, 본 연구에

서는 .88로 나타났다.

2.2.4 컴퓨팅사고력

컴퓨 사고력은 Korkmaz, Çak r와 Özden (2015)[38]

이 등학생의 컴퓨 사고력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CTLs(Computational thinking levels scale)를 수정ㆍ번

안하여 측정하 다. 본 도구는 총 22문항으로 창의성 4

문항(  : 나는 자신의 결정에 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알고리즘사고력 4문항( : 나는 수학 

기호와 개념으로 나타낸 표 을 배우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한다.), 동심 4문항( : 나는 친구들과 력할 때, 

더 성공 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 사고력 4문항( : 나는 주어진 방법의 장 과 단

을 분류하고 비교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문제해

결력 6문항( : 나는 문제에 한 해결책을 찾을 때 X, 

Y와 같은 변수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도구의 문항내 일치도 

Cronbach의 α는 .81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2.2.5 학습만족도

학습만족도는 Shin(2003)[39]의 만족도 측정도구를 

본 연구 환경에 맞게 수정ㆍ번안하여 측정하 다. 본 도

구는 총 8문항으로( : 본 SW교육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가치 있다.) 구성되어 있다. 원 도구의 문항내 일

성 신뢰도 Cronbach의 α는 .94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Number 

of items
Sources Cronbach’s α Scales

SRL 5 DiDonato(2013) .79

4-poin

t likert 

scale

GRIT 12
Duckworth & 

Quinn(2009)
.77

PS 6 Bandura(2006) .76

CT 22
Korkmaz et al. 

(2015)[38]
.81

LS 8 Shine(2003)[39] .94

* SRL: Self-Regulated Learning, PS: Parents Support, 

  CT: Computational Thinking, LS: Learning Satisfaction

<Table 1> Measurement instruments

2.3 소프트웨어교육 과정

본 온라인 소 트웨어 교육 로그램은 총 12주 과정

으로, 학생들의 컴퓨  사고력  창의  문제해결력을 

계발하고자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C언어, Python, 알고

리즘, 스크래치 과정  본인의 흥미와 수 에 따라 과

목을 선택하여 수강하 다. 이는 의무 인 교육과정이 

아닌 학생 자발 으로 선택하는 과정이므로 과정 수강

을 한 선발 과정이 없으며, 해당 과목에 흥미가 있는 

모든 학생 모두에게 교육기회가 제공되었다. 학생들은 

원하는 어느 과목이든 선택 가능하나 교육원에서는 각 

과목의 수 을 고려하여 알고리즘-스크래치-Python-C

언어 순서로 수강할 것을 제안하 다.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교육원 LMS에 속하여 학습을 수행하

고, 각 학 의 튜터는 매 주 학생이 수행해야 할 학습

에 하여 공지사항 게시 과 SMS 문자 등을 이용해 

안내하 다. 학생들은 먼  해당 차시에 제공된 e-book

을 통해 련 개념을 학습한 후 과제를 수행하 다. 그

러나 해당 개념을 이미 학습했거나 숙달한 경우, 개념학

습을 수행하지 않고 직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 다.  

C언어와 Python 과정을 수강한 학생들은 12주 동안 

6～8차시의 개념학습과 소과제(도 과제), 그리고 2개의 

로젝트(탐구과제)를 수행하 으며, 알고리즘과 스크래

치 과정에서는 6차시의 개념학습과 과제를 수행하 다. 

소과제는 개념학습에서 배운 기 인 내용을 연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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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이며, 로젝트는 6주간 학습한 개념학습을 기반으

로 학생들이 실세계 기반 문제해결을 하는 과제로, 그 

동안 배운 개념, 지식이 종합 으로 요구된다. 학생들은 

e-book에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학습하되 필요에 따

라 인터넷과 련 도서 등을 찾아 학습을 확장하 으며, 

필요한 경우 게시  Q&A를 통해 튜터 는 학 동료

의 도움을 받기도 하 다. 한 제출한 과제는 1:1로 튜

터의 피드백을 제공받아 과제의 우수성  개선방안 등

에 한 내용을 제공 받았으며 학 의 우수답안은 게시

에 공유되어 타 학생의 문제해결 과정과 본인의 방식

을 비교해보도록 하 다. C언어 과정 시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으며, e-book  로젝트 과제(탐구

과제) 시는 Fig. 2, Fig. 3에 제시되었다.   

Topic

1 Problem-solving by programming

2 Structure and variables of programming

3 Programming by various conditions

4 various data processing and analysis operations

5 Repeated structure

6 Now, you are a programmer!

<Table 2> The examples of course topics

Fig. 2. an example of e-book

Fig. 3. an example of project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를 활용하여 다음의 

차에 따라 유의수  .05에서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

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Cronbach의 α를 확인하 다. 둘째, 기술

통계분석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 다. 

셋째, 상 분석을 실시하여 변인간의 상 계를 확인하

다. 넷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해 각 변인들 간의 

효과를 탐색 으로 검증하고 새로운 변인의 추가효과를 

확인하기 해 단계 (stepwise)방법을 용하 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인들의 일반 인 경향을 확

인하기 해 평균,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를 산출하 다. 모든 변인은 5  척도를 사용하 으며,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 <Table 3>와 같다. 

Variables M S.D Min Max Skewness Kutosis

SRL 4.27 .72 3.00 5.00 -.572 -1.10

GRIT 4.13 .71 2.42 5.00 -.39 -.91

PS 4.40 .78 1.00 5.00 -1.87 4.87

CT 4.22 .68 2.95 5.00 -.42 -1.13

LS 4.59 .63 2.63 5.00 -1.74 2.32

* SRL: Self-Regulated Learning, PS: Parents Support, 

  CT: Computational Thinking, LS: Learning Satisfaction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n=63)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왜도의 댓값이 2 

미만이고, 첨도의 댓값이 7 미만이므로 정규분포 자료

로 간주할 수 있다[40].

3.2 변인 간 상관분석

각 변인 간 상 계를 알아보기 해 그릿, 자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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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부모지원, 컴퓨 사고력  만족도 간의 상 분

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 사이의 상

계는 유의수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참조).

Variables GRIT SRL PS CT LS

SRL -

GRIT .83* -

PS .51* .48* -

CT .84* .93* .48* -

LS .84* .74* .41* .74* -

*p<.05

<Table 4> The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  

(n=63)

3.3 회귀분석

3.3.1 컴퓨팅사고력에 대한 그릿, 자기조절학습, 

부모지원의 예측력

그릿, 자기조 학습, 부모지원이 컴퓨 사고력을 측

하는지 확인하기 하여 단계선택 방식의 다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그릿과 자기조 학습이 컴퓨 사고력을 

유의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에서 그

릿과 자기조 학습은 컴퓨 사고력 총 변량의 87%(adj. 

R2 =.8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참조).

Predictor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t p F

R2

(adj. 

R2)

Entered 

Variable

GRIT

CT

73 .08 .76 9.13* .00
207.23

.87

(.87)SRL .20 .08 .21 2.50* .02

Removed

Variable
PS - - .01 .20 .84 - -

*p<.05

<Table 5>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Computational Thinking

(n=63)

3.3.2 학습만족도에 대한 그릿, 자기조절학습, 

부모지원의 예측력 

그릿, 자기조 학습, 부모지원이 학습만족도를 측하

는지 확인하기 하여 단계선택 방식의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조 학습과 그릿이 학습만족도를 유의

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에서 자기조

학습과 그릿은 학습만족도 총 변량의 61%(adj. 

R2=.6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조).

Predictor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t p F

R2

(adj. 

R2)

Entered 

Variable

SRL

LS

.45 .13 .51 3.56* .00
49.02

.62

(.61)GRIT .28 .13 .31 2.16* .04

Removed

Variable
PS - - .00 .02 .98 - -

*p<.05

<Table 6>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Learning Satisfaction

(n=63)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컴퓨 사고력  학습만족도에 한 

그릿, 자기조 학습, 부모지원의 측력을 규명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에 한 논의와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조 학습, 그릿은 학업성취도인 컴퓨 사고

력을 유의하게 측하 다. 특히, 컴퓨  사고력에 한 

그릿과 자기조 학습의 측력은 총 87%로 매우 큰 설

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

([21],[22],[23],[24],[25])와 유사한 결과로, 그릿과 자기조

학습이 온라인 소 트웨어 교육 환경에서도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다시 말해, 스스로 학습하고 학습에서 끈기

를 가지는 학습자의 개인요인이 온라인 소 트웨어 교

육 환경이라는 특수성을 가지는 학습에서 반드시 고려

해야 하는 요한 요인이며, 소 트웨어 교육에 참여하

는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수 을 향상시키기 한 지

속 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부모지원은 학업성취도인 컴퓨 사고력에 한 

유의한 측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정  상 을 보이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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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28],[29],[30])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원이 학업성취도인 컴퓨 사

고력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특수성에 기

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일반 등학교에서 학습

하는 기  컴퓨터 지식수 을 넘어 컴퓨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계발하기 해 개발된 온라인 소 트웨어 

교육 로그램에 자발 으로 참여한 학생들이다. 즉, 본 

온라인 교육 로그램은 학교 정규수업과 련되어 의

무 으로 참석하는 과정이 아니며, 학교에서 학습한 개

념을 토 로 습 는 복습을 수행하는 기  학습 

로그램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아

울러, 본 소 트웨어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미 

련 분야에 한 지식, 흥미와 학습동기 수 이 높아 

부모의 학습안내, 조력이 학습참여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오히려 부모의 지원

보다는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학습자의 열정과 

인내를 의미하는 그릿과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과제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기 한 자기조 학습 수 이 

컴퓨 사고력 계발에 향을 미치므로, 부모는 학생이 

흥미있는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안하

는 ‘안내자’ 역할을 하되, 부모가 학습 과정을 계획하고 

이끌기보다는 학생이 주도 으로 학습 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 자기조 학습, 그릿은 학습만족도를 유의하게 

측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13], [32],[33])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학습만족도에 있어 자기

조 학습과 그릿이 온라인 소 트웨어교육 환경에서도 

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학

습자의 주도성과 열정, 끈기가 무엇보다도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개인요인이 

요하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학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해서 개인요인을 충분히 고

려해야 하는 것이 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부모지원이 재교육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 부모

지원은 학업성취도에 한 유의한 측력을 가지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습자가 스스로 

끈기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게 고

려되어야 하는 온라인 학습 환경의 특성으로 인하여 나

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지원은 학

습자의 학업성취도를 측하는 주요 요인  하나이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하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부모의 

한 개입과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 을 토 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일반 학교 

교육이 아닌 온라인 소 트웨어 교육 로그램에 자발

으로 참여한 학생이라는 에서 연구집단의 특수성을 

지니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 학생 집단에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일반화를 

하여 추후 일반 학생을 표하는 집단을 상으로 추

가 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를 비교ㆍ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개인요인으

로 자기주도학습과 그릿을, 환경요인으로 부모지원을 선

정하 다. 그러나 학습자의 학습성과에는 보다 다양한 

요인이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학습자의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의 측력을 검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Likert 척도를 활

용하여 자기보고식 측정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학

습자가 지각하는 양 인 정도로만 측정했다는 것을 의

미하며 객 인 실체를 반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통한 질 인 측정 

방법을 통해 보다 심층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모두 외

국에서 개발된 도구를 수정ㆍ번안한 것으로, 국내 온라

인학습 환경의 특성이 충분히 반 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국내 온라인 학습환경에 맞는 측정도구의 개

발과 타당화 작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 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학습환경에

서 등학생의 컴퓨 사고력과 학습만족도에 한 자기

조 학습, 그릿, 부모지원의 측력을 규명하고, 이를 향

상시키기 한 교수ㆍ학습 지원 략을 논의함으로써, 향

후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소 트웨어 학습성과를 도모하

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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