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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대학 실시간 쌍방향 수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
봄으로써 효과적인 대학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설계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에 따라, 2020년 1학기에 진행된 실시간 쌍방향 강좌를 수강한 12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조절학습, 
사회적 실재감, 학습 몰입, 지각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와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조절학습과 학습 몰입은 지각된 학업성
취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사회적실재감은 지각된 학업성취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둘째, 자기조
절학습은 지각된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학습 몰입은 자기조절학습과 지각된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셋째, 사회적 실재감은 지각된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학습 몰입을 
매개로 하여 지각된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설계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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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nstructional implications for synchronous online learning 
at universities by examining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outcome of synchronous online learning and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s of the variables. To achieve the purpose, self-regulated learning, social 
presence, learning engagement and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were measured by 123 university 
students who had taken synchronous online learning for spring semester in 202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SPSS and SPSS PROCESS macro.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elf-regulated learning and learning engagement significantly predicted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while social presence did not. Second, self-regulated learning had a direct effect on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and had an indirect effect on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learning engagement. Third, social presence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but had an indirect effect on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learning 
engagement.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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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코로나19는 교육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대면수업
이 어려워졌으며, 이러한 학습 공백을 막기 위하여 초·
중·고에서 최초로 온라인 개학이 시행되었다[1]. 대학에
서는 오래 전부터 Flipped learning, Blended 
learning, MOOCs 등의 다양한 교수법이 실제 학습에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2] 온라인 교육이 최근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교육이 사이버 
대학이나 MOOC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기에 일반 대학
에서는 매우 낮은 비율로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대학
이 갑작스럽게 전면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3]. 

온라인 교육 초기에는 비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업이 
많이 진행되었으나, 교수자-학습자 상호작용이 강조됨
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관심과 적용이 증
가하는 추세이다[4].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란 ZOOM, 
Webex 등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 유형[5]
으로 프로그램 내 다양한 기능들이 학습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해주어 대면학습과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의 
단점을 보완하는 효과적인 수업방안으로 논의되고 있
다[6][7]. 예를 들어, 교수자는 그룹방 생성 기능, 화면 
공유 기능 등을 활용하여 토론, 실습, 발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은 실시간 채팅 기
능을 통해 텍스트로도 다른 학습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다. 또한, 화상 프로그램 내 채팅방 저장 및 화면 녹
화 기능은 학습자에게 반복학습을 지원해주며[8], 교수
자에게는 학습 구성원의 상호작용 및 참여를 재검토하
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9].

이와 같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에 대학에서 진행된 온라인 교육들은 
Flipped learning, MOOCs 등 동영상 기반으로 진행
되었다[10-12]. 따라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논
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고, 관련 연구도 부족
하였다. 최근 들어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연구가 
나오고 있지만, 주로 교수자 및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연구[13-16], 문헌연구[4][17]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 설계

에 대한 이해 및 논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수자들이 실
시간 쌍방향 수업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14]. 이는 실시간 쌍
방향 수업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경험 및 성과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등교 
중지에 대한 대안이 아닌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한 전략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자리 잡고 있다
는 점[18]에서 볼 때, 실시간 쌍방향 수업 과정 및 결과
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대학교육의 새로운 교수법을 탐
색하는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대학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실시간이
긴 하지만 타인과 분리된 상태로 온라인이라는 가상 공
간 속에서 학습에 참여한다. 학습과 관련한 활동들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모두 컴퓨터 매체를 통해 이루어
지므로 학습자들이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학습 몰입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9]. 따라서 대학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성과를 높
이기 위해서는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환경에서 학습 구성원들 
간의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항상 원활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유의미한 학습 경험
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상호작용의 
질을 나타내는 사회적 실재감[19]에 따라 대학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자들이 학습목표를 얼마나 달
성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성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에서는 과목 학
점, 시험 점수, 지각된 학업성취도, 만족도, 학습지속의
향 등을 성과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20-23]. 본 연구의 
맥락은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진행된 온라인 학
기였고,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평가 방식에 대한 
한계점이 지적되었으며, 절대평가 도입, 중간고사 폐지, 
비대면 평가로 인한 부정행위 등 평가에 대한 여러 문
제점이 제기되었다[24]. 또한, 대학 실시간 쌍방향 수업
에서는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모든 학습 과정에 참
여하므로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인지한 
학습 성과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각된 학업
성취도를 대학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성과로 살펴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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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조절학습, 사회적 실재감, 학
습 몰입이 학습 성과를 예측하는지 규명하고, 학습몰입
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설계 및 실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대학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환경에서 나타
나는 유의미한 학습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학 
온라인 교수-학습의 질을 발전시키는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선정한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대학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환경에서
1.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사회적 실재감, 학습 몰입 

은 지각된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가?
2. 학습자의 학습 몰입은 자기조절학습과 지각된 학

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3. 학습자의 학습 몰입은 사회적 실재감과 지각된 학 

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온라인 교육은 크게 1)실시간 쌍방향 수업, 2)비실
시간 수업, 3)혼합 수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대학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학습 구성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서로 분리된 공간에서 온라인에 접속하여 ZOOM, 
Google Meet, Webex 등의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14]. 가상의 학습 공간에 입장
하여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교수자
에게 즉각적으로 질문하거나, 동료 학습자들과 토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 비실시간 수업은 교수자 및 동
료 학습자로부터 제공된 학습 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하거나 시청함으로써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
막은 혼합 수업으로, 실시간과 비실시간이 결합된 수업
을 의미한다. 혼합수업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니즈에 
따라 실시간으로 화상 프로그램에서 학습 활동을 진행
하기도 하며, 비실시간으로 학습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
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뿐만 아
니라 대면 수업의 단점을 보완해준다는 점에서 큰 강점
을 지닌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6][7]. 실시간 쌍방향 수
업이 지닌 장점을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 화상 프로그램
을 활용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학습자와 교수자 모
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상 프로그램 
내 자동 녹화 기능을 통해 교수자 및 학습자에게 녹화
된 학습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대면수업에서는 촬
영을 위해 관련 기자재가 필요한 반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환경에서는 화상 프로그램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녹화기능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비가 요구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간편하게 녹화된 동영상은 학
습자들에게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의 장점인 반복학습
을 가능하게 해주며[8], 교수자에게는 학습활동 및 상호
작용을 되돌아보게 해주고, 파악한 문제점에 대하여 즉
각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해준다[9].

둘째,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는 다양한 교수법을 적
용할 수 있다. 기존의 동영상 기반 학습의 한계로 인해 
온라인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던 팀 프로젝트, 실습 등
과 관련한 과목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14]. 예를 들어, 동일한 시간에 여러 인
원이 화상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자의 
팀 티칭이 가능하며, 그룹방 생성, 화면 공유, 채팅창 저
장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실습 및 실기, 협력학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활용되는 화상 프로그
램이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지원해주므로 비실시간 온
라인 학습의 단점 중 하나인 소통의 부재를 해결해준
다. 학습자들은 어느 장소에서나 인터넷이 연결된 디바
이스를 사용하여 실시간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학습 구성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화상 프로그램 내에서 학습 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며, 
채팅창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구두로 소통
할 수 있다[8]. 또한, 특정 동료 학습자를 선정하여 비밀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자들 간의 
더욱 원활한 소통을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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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조절학습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

습 동기를 유지하고 학습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조
절하는 능력이 요구된다[25][26]. 자기조절학습은 학습
자 개인이 설정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자 
스스로 인지, 행동, 동기, 환경을 관찰하고, 조절 및 통
제하며, 평가하는 능력을 말한다[27]. 

온라인 학습 맥락에서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한 변인으로 논의되어 온 자기조절학습은 대부분 비
실시간 맥락에서 진행되었고, 실시간 쌍방향 학습 맥락
에서 진행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실시간 PBL 과학 온
라인 수업이 중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28]에 따르면, 실시간으로 
진행된 문제중심학습은 학습자들의 자기조절학습 능력
과 학습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조
절학습 능력 중에서 동기조절, 행동조절보다는 인지조
절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강숙희[28]
의 연구는 알키온이라는 저작도구를 활용하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당시 헤드셋이나 화상
캠이 없는 학생들이 많았고, 학생들이 채팅창을 통제할 
수 없어 힘듦을 겪었다고 보고하였다. 

3. 사회적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은 온라인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적 상호작용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19]. 대인관계 측면에 중점을 두어 사회적 실재감을 논
의한 Wang과 Kang[29]는 온라인 학습에서 몰입 학습
을 위한 필수 요소로 사회적 실재감을 강조하였다. 이
에 따르면, 사회적 실재감은 공존감, 영향력, 응집력으
로 구성된다. 공존감은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고립감이나 타인과의 상호 인식 등과 관련이 있
으며, 영향력은 상호이해와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응집력
은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타인에 기여하는 것이나 집단 
의식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즉,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학습 구성원들을 인식하여 관심
을 가지며, 긍정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 받을 때, 학습자
는 높은 사회적 실재감을 경험하게 된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맥락에서 사회적 실재감을 탐색
한 박은혜와 성지훈[30]의 연구에 따르면, 조별 활동, 

적극적인 참여, 질의응답, 적은 학생 수 등이 사회적 실
재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사적 대
화 부족, 낮은 참여, 주의 집중 어려움, 상호소통 부족 
등이 사회적 실재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었다. 이와 유사하게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
간 쌍방향 수업에서 경험한 사회적 실재감을 살펴본 이
경[31]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실재감은 수업 만족도, 
그룹 활동 만족도,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수업 선호도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실
시간 쌍방향 수업 상황에서 사회적 실재감을 다룬 연구
들은 있지만, 사회적 실재감이 수업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다룬 연구는 아직 없다. 그러나 실시간 쌍방향 수
업 환경에서 학습 구성원 간의 친밀감 형성이 지속수강
의도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사회적 실
재감의 역할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으므로[32] 그 영
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학습 몰입
학습 몰입은 학습자가 설정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간 및 노력을 들여 능동적으로 주의집중하며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상태를 말한다[33-35]. 학
습 몰입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Fredricks와 동료 학자들[36]은 학습 몰입이 행동적 몰
입, 정서적 몰입, 인지적 몰입으로 구성된다고 제안하였
다. 학습에 관련된 관심, 주의 집중, 질문 등과 같은 노
력은 행동적 몰입을 의미하고,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흥미, 행복, 지루함, 슬픔, 불안 등의 정서적 
반응은 정서적 몰입을 나타내며, 학습자가 학습을 위해 
자신을 조절하거나 학습 전략을 사용하는 노력은 인지
적 몰입을 말한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초등학생의 학습 몰입과 상
호작용 유형의 관계를 살펴본 정다혜[18]의 연구에 따
르면, 콘텐츠-학생 간 상호작용, 교사-학생 간 상호작
용은 학습 몰입에 직접 효과가 있었으며, 학생-학생 간 
상호작용은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매개로 학습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시간 
쌍방향 수업 맥락은 아니지만 온라인 학습 맥락에서 이
루어진 학습 몰입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학습 과정 및 
결과와 관련된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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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37-41].

5. 지각된 학업성취도 
지각된 학업성취도는 학습자가 스스로의 본인의 학

습에 대하여 지각한 학습의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
하며, 이는 전반적인 학습 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과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다[42]. Rovai와 동료 학자
들[43]은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 심동적 측
면을 포함하여 지각된 학습을 구성함으로써 보다 포괄
적인 관점에서 지각된 학습을 논의하였다. 지각된 학업
성취도의 측정과 관련하여 연구자들 간의 상반된 견해
가 있긴 하지만, 지각된 학업성취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논의한 연구자들도 있다. Pace[44]는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자기보고식 학습 성과의 타당성을 일관되게 확인
하였으며, Pike[45]는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측정되는 
지각된 성취도가 시험 점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지닐 뿐
만 아니라 실제 성취도 점수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고 논의하였다.

6. 변인들 간의 관계
대학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자기조절학습, 사회적

실재감, 학습 몰입과 학습 성과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
는 아직 없었지만, 기존 온라인 학습방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통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먼저, 자기조절학습은 학습 성과와 정적인 관계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0][46][47] 대학 온라인 교육에
서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문헌연
구를 진행한 Broadbent와 Poon[47]에 따르면, 자기
조절학습 중 메타인지, 노력조절, 시간관리, 조직화, 비
판적 사고력, 동료 학습, 도움 찾기 등의 전략이 학업성
취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사회적 실재감은 학습 성과에 대하여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사회적 실재감이 많이 형성될
수록 학습 몰입과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
고한 연구[48-51]이 있는 반면, 사회적 실재감의 영향
력이 없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52-55]. 이러한 선행연
구들은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사회적 
실재감의 영향력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추가적

인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많은 연구에서 온라인 학습 상황의 중요 변인

으로 강조되고 있는 학습 몰입은 주로 학습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함께 논의되고 있었다
[38][56]. 학습 몰입은 성과를 예측하는 변인이며, 학습
자 요인과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이기도 하다
[57]. 학습 몰입이 자기조절학습과 학습 성과 간의 관계
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58], 사회적 실재감
과 관련된 연구들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
다[32][39][48][59]. 관련 연구들에서 서로 상이한 온라
인 학습 환경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학습 환경에 
따라 사회적 실재감과 학습 몰입의 관계는 달라질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환경에
서 학습 몰입이 성과를 예측하는지 살펴보고, 다른 예
측 변인과 학습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7.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대학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관련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자기조절학습, 사회적 실재감, 학습 몰입은 지
각된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1

둘째, 학습 몰입은 자기조절학습과 지각된 학업성취
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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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2

셋째, 학습 몰입은 사회적 실재감과 지각된 학업성취
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그림 3. 연구모형 3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 소재 A대학에서 2020년도 봄 학기에 

실시된 실시간 쌍방향 강좌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실시간 쌍방향 강좌
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 환경으로, 교수자가 강의를 전
달하는 방식이 아닌 학습자의 개인 발표 또는 그룹 발
표, 그룹 토론 등을 포함하여 진행되는 강좌들이었다. 
강의 15주차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3주간 구글
(Google)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23명
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1
학년 37명(30.1%), 2학년 25명(20.8%), 3학년 23명
(18.7%), 4학년 33명(30.9%)이다. 또한 전공은 인문사
회계열(55명, 44.7%), 자연공학계열(15명, 12.2%), 사
범계열(33명, 27.6%), 기타(19명, 15.5%)였다. 본 연구
는 2020년 일반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가 처음 시행된 
학기에 진행된 연구로, 참여자들은 이전에 실시간 쌍방

향 수업경험이 없었다. 

2. 연구도구
2.1 자기조절학습
자기조절학습은 Barnard와 동료 학자들[60]이 개발

한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설문지(Online Self- regulated 
Learning Questionnaire: OSLQ)를 대학 실시간 쌍
방향 수업 맥락에 맞게 수정 및 번안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환경설계, 목표설정, 시간관리, 도움찾기, 과
제전략, 자기평가의 여섯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시간 쌍방향 학습 맥락과 맞지 않는 문항은 
삭제하여 총 22문항을 활용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이 강좌에 대한 학습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계획
을 세웠다’, ‘나는 이 강좌와 관련하여 모르는 것이 생겼
을 때 다른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등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다. 

2.2 사회적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은 Kang과 Choi[61]의 연구에서 제시

된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들이 제안한 사회적
실재감 도구는 공존감, 영향력, 응집력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와 이 강좌를 
수강하는 다른 학습자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잘 받아
들였다’, ‘나는 이 강좌를 수강하는 다른 학습자들과 의
사소통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졌다’등의 예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2.3 학습 몰입 
학습 몰입은 Sun과 Rueda[62]의 학습 몰입 측정도

구를 활용하였다. Sun과 Rueda[62]의 학습 몰입 측정
도구는 원격교육 맥락에서 대학생의 학습 몰입을 측정
하기 위하여 Fredricks 외[36]의 학습 몰입 측정도구를 
수정 및 번안한 도구로 행동적 몰입, 정서적 몰입, 인지
적 몰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적 몰
입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 3문항을 삭제하였으며, 최
종적으로 15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문항의 예시로는 행동적 몰입의 ‘나는 제 시간에 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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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 과제를 완성했다’, 정서적 몰입의 ‘나는 이 강좌에
서 수행하는 학습활동에 흥미를 느꼈다’, 인지적 몰입의 
‘나는 이 강좌의 학습과 관련하여 실수가 있는지 학습
활동을 점검했다’ 등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
었으며, 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2.4 지각된 학업성취도 
지각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ovai와 그의 

동료들[43]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원도구는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측면으로 구성되어있으나, 본 
연구의 맥락에 적합하지 않은 심동적 측면은 삭제하고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에 대한 6문항을 활용하였
다. 인지적 요인의 예시 문항은 ‘나는 향후 이 강좌 수
강생을 위한 학습노트를 만들 수 있다’ 등이 있고, 정의
적 요인의 예시 문항은 ‘이 강좌의 학습 내용에 대한 나
의 태도는 학습 전과 달라졌다’ 등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와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 분석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
을 통해 수집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
으며, 박스그림을 사용하여 이상치 값을 확인하였다. 둘
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내적일관성 Cronbach’s α를 확
인하였다. 셋째,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변인들
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
고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넷째, 자기조절학습, 사회적 실
재감, 학습 몰입이 지각된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지 확
인하기 위하여 유의수준 .05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다섯째, 자기조절학습과 지각된 학업성취도의 
관계, 사회적 실재감과 지각된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63]의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본 연구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실시하여 표본을 
5,000번 재추출하였으며, 95% 신뢰구간 내에서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1 기술통계
[표 1]에 따르면, 자기조절학습은 평균 3.41±0.69점, 

사회적 실재감은 평균 3.45±0.88점, 학습 몰입은 평균 
3.68±0.60점, 지각된 학업성취도는 평균 3.66±0.83
점이었다. 각 변인들의 왜도(-0.76 ~ -0.37)와 첨도
(-0.60 ~ 0.68)는 모두 절댓값 1 이내에 분포하는 것으
로 나타나, 모든 변인의 정상성이 확인되었다.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자기조절학습 3.41 0.69 -0.37 -0.09

사회적 실재감 3.45 0.88 -0.37 -0.60

학습 몰입 3.68 0.60 -0.39 0.34

지각된 학업성취도 3.66 0.83 -0.76 0.68

표 1. 기술통계                            (n = 123)

1.2 상관관계 분석
모든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표 2].

1 2 3 4

1. 자기조절학습 -

2. 사회적 실재감 .39* -

3. 학습 몰입 .72* .45* -

4. 지각된 학업성취도 .66* .39* .77* -

표 2. 상관관계 분석                        (n = 123) 

 * p < .05

2. 지각된 학업성취도에 대한 예측변인 규명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자기조절학습, 사회적 실재

감, 학습 몰입이 지각된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지 확인
하고자 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모든 변인이 지각된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예측변인에는 자기조절학습, 사회적 실재
감, 학습 몰입을 투입하고, 준거변인에는 지각된 학업성
취도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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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3]과 같다. 지각된 학업성취도를 유의하게 예측
한 변인은 자기조절학습(β = .22, p < .05)과 학습 몰입
(β = .60, p < .05)이었다. 반면, 사회적 실재감(β = 
.03, p > .05)은 지각된 학업성취도를 유의하게 예측하
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측변인 준거변인 B SE β t p

자기조절학습

지각된 
학업성취도

.27 .10 .22 2.67* .009

사회적 실재감 .03 .06 .03 .51 .612

학습 몰입 .84 .12 .60 7.03* .000

F = 63.698*,  R2 = .607

표 3. 지각된 학업성취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p < .05

3.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 규명
3.1 자기조절학습과 지각된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자기조절학습과 지각된 학업

성취도의 관계에서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
과는 [표 4][그림 4]와 같다.

자기조절학습은 학습 몰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 .62, p < .05), 학습 
몰입 역시 지각된 학업성취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85, p < .05). 지각된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기조절학습의 직접 효과는 유의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c’)(B = .27, p < .05), 총 효과
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c)(B = .80, p < .05). 

학습 몰입의 간접효과(ab)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의 계수는 .36~.73
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B SE p 95%
신뢰구간

자기조절
학습 → 학습 

몰입 (a) .62* .06 .000 .52 ~   .73

학습 
몰입 →

지각된
학업

성취도
(b) .85* .11 .000 .63 ~ 1.08

간접 효과 (ab) .53 .10 - .36 ~   .73

직접 효과 (c’) .27* .10 .007 .08 ~   .47

총 효과 (c) .80* .08 .000 .64 ~   .97

표 4. 자기조절학습과 지각된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학습 몰입
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 p < .05

그림 4. 자기조절학습과 지각된 학업성취도 간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

3.2 사회적실재감과 지각된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사회적 실재감과 지각된 학업
성취도의 관계에서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
과는 [표 5][그림 5]와 같다.

사회적 실재감은 학습 몰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 .31, p < .05), 학습 
몰입 역시 지각된 학업성취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05, p < .05). 

그러나 지각된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의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c’)(B 
= .05, p > .05), 총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B = .37,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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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 SE p 95%
신뢰구간

사회적실
재감 → 학습 몰입 (a) .31* .06 .000 .20 ~  

.41

학습 몰입 →
지각된
학업

성취도
(b) 1.05* .09 .000 .87 ~   

1.23

간접 효과 (ab) .32* .08 - .17 ~   
.49

직접 효과 (c’) .05 .06 .442 -.08 ~  
 .17

총 효과 (c) .37* .08 .000 .21 ~   
.53

표 5. 사회적 실재감과 지각된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학습 몰
입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 p < .05

그림 5. 사회적실재감과 지각된 학업성취도 간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

학습 몰입의 간접효과(ab)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의 계수는 .17~.49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
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환경에서 자기조
절학습, 사회적실재감, 학습 몰입, 지각된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대학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효과
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학업성취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학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환경에서 자기조절학습(β = 

.22, p < .05), 학습 몰입(β = .60, p < .05)은 지각된 
학업성취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실재감(β = .03, p > .05)은 지각된 학업성취도
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
기조절학습이 지각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한 연구[20][52][64]와 학습 몰입이 지각
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한 연
구[40][65][66]의 결과와 일치한다. 대학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스스로의 학습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학습
자일수록, 행동적·정서적·인지적으로 깊이 몰입하는 학
습자일수록 높은 지각된 학업성취도를 경험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자기조절학습과 지각된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에서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습 몰입
은 자기조절학습과 지각된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OOC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몰입이 학습 성과와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한 김희은과 서일보[6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실시간 쌍방
향 수업 환경에서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습자
가 학습 과정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되며, 정의적 및 인지
적으로 학습하였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실재감과 지각된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에서 학습 몰입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습 몰입
은 사회적 실재감과 지각된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실재감은 지각된 
학업성취도를 직접적으로 예측하지는 않았지만, 학습 
몰입을 매개로 지각된 학업성취도를 예측하였다. 이는 
사회적 실재감이 학습 몰입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연구
[32][48][59]와 사회적 실재감이 지각된 학업성취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다는 연구[52]와 일치하는 결과
이다. 또한, 이는 온라인 학습공동체에서 사회적 실재감
이 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학습 몰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한 조은미
와 한안나[4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그들은 학습자
들 간의 대화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진행되는 온라
인 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맥락과 유사하다. 본 연구는 토론이나 발표
를 반드시 포함하여 진행된 강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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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학습수행을 위해서는 학습
자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협력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수
행 과정에서 발달된 사회적 실재감은 학습에 대한 몰입
으로 이어졌으며, 더 나아가 지각된 학업성취도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반대로, 사회적 실재감
이 학습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주영주 외[53]은 단순히 교수자 강의와 개인 과
제만으로 온라인 학습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실
재감이 학습 몰입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하
였다. 따라서 학습 몰입이나 지각된 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사회적 실재감의 영향력은 설계된 학습 환경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안된 대학 실시간 쌍
방향 수업에 대한 설계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시간 쌍방향 학습 과정 및 성과에 있어 자기조절학습
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대학 실시간 쌍방향 수업 설
계 시 자기조절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교수자는 목적과 니즈에 맞게 실시간 쌍방
향 수업을 지원하는 테크놀로지를 선택해야 하고, 화상 
프로그램 내 여러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수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끝난 후에 
녹화된 수업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자신
의 학습 과정을 성찰하고 보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교수자 및 학습자 모두에게 친숙한 도구를 사용
할 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장점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4] Google docs, Padlet 등의 다른 실
시간 공동 문서 작업 도구들을 함께 활용한다면 즉각적
인 상호작용을 지원하고, 문서화된 자료를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의 학습을 관찰하고 평가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둘째, 대학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환경에서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실재감이 학습 몰
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실시간 쌍방
향 수업 과정에서 학습자들 간의 소통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실재감은 교수자의 수업 운영방식에 많은 영향
을 받기 때문에 교수자의 노력이 중요하다[32]. 단순히 
소통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학습 구성원 간
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수업활동을 설계하
여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몰입을 향상시킨다면 수업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는, 화상 프로그램 

내 소그룹 생성, 채팅, 반응표시(박수, 찬성) 기능 등을 활
용하여 사회적 실재감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학습 몰입은 지각된 학업성취도를 
가장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이었으므로 대학 실시간 
쌍방향 수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 몰입을 촉진
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들과 끊
임없이 상호작용할 때 학습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68]. 
그러므로 학습 몰입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수자가 일방
향적으로 강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중심
이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 토론, 퀴즈, 
질문 등을 통해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69]
함으로써 몰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토론 
활동에서 교수자가 촉진자(facilitators) 역할을 할 때, 
학습자가 행동적·인지적으로 학습에 깊이 몰입할 수 있
기 때문에[70] 토론을 수업 활동으로 구성하여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나타난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 강좌가 
아닌 다수의 강좌에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였다. 모두 
토론이나 발표를 포함하는 강의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적인 학습 활동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
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더욱 구체적인 대학 실
시간 쌍방향 수업 맥락에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모두 여성이었다. 성별에 따
라 사용하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므로[71]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혼성 집단이나 남성 집단을 대
상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은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측정되었다. 자기보고식 설문은 응답자의 
주관성이 설문 응답에 개입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측
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 녹화를 통한 관찰, 
성적, 인터뷰 등의 방법을 자기보고식 설문과 함께 고
려한다면,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시간 쌍방향 수업 도구
는 대부분 ZOOM이었다. ZOOM 외에도 Google 
Meet, Webex 등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지원하는 프
로그램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사용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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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도구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다면, 풍부한 논의와 설계 시사점이 제안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직후에 이
루어진 연구이다. 연구 당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
여 갑작스럽게 대학 내 모든 강좌가 온라인으로 이루어
졌으며, 학습자들은 정상적인 캠퍼스 라이프를 누리기 
힘들었다. 이에 불안, 고립감, 우울감 등의 심리적인 요
소가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학습 과정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된 것이 
아니라, 필요와 니즈에 따라 설계된 실시간 쌍방향 수
업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확
한 측정 및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 및 발전시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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