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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LMS 학습효과의 매개역할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Literacy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Intermediary Role of LMS Learning Effects

김은재*

KIM EUN JAE*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전공만족도 간의 LMS 학습효과의 매개역할를 파악하고자 J시의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24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LMS 학습효과(B=.65, p<.001)와 전공만족도(B=.62, p<.001)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LMS 학습효과는 전공만족도에 정적인(B=.19, p<.001) 상관관계가 있어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와 전공만족도의 사이의 관계에서 LMS 학습효과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

족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LMS 학습효과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LMS 학습효과, 매개역할, 전공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diating role of the LMS learning effect between digital 
literacy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241 students enrolled in the nursing 
college of J c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23.0. The study results show that digital 
literacy of nursing student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LMS learning effect (B=.65, p<.001) and major 
satisfaction (B=.62, p<.001), and the LMS learning effect on the major satisfaction There was a positive (B = 
.19, p < .001) correlation between the results, and it was found that the LMS learning effect plays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literacy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 program that can improve 
not only digital literacy but also LMS learning effects. 

Key words : Nursing College Student, Digital Literacy, LMS learning Effect, Intermediary Role, Majo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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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보통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이 발달하는 현대는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서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를 요구하고 있다[1]. 디지털 리터러

시란 기술의 보급·확산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을 사용자가 이용하면서 정보를 분석하

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대인 간의 정보획득과 의사소통을 위

한 정보 통신기술의 이해 능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2].

현대사회에서는 정보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사용 역량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보의 관리능력, 대인간의 의사소통 능력, 통신매체의

사용 능력이 요구되며 새로운 매체를 능동적이며 효율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강조되면서 디지

털 리터러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이러닝 환경에서의

리터러시에 따른 차이, 관계성, 영향력 등을 검증할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식 및 정보의 습득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디지

털 리터러시’는 현재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 특히, 대학교육에서도 디지털의 매체를

기반된 학습이 확산되고 있다[3].

우리는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

로 대인 간의 의사소통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코로

나19와 같은 감염병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대면학습의

기회가 제한되면서 과거 전통적인 교수-학습자 사이의

학습환경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시‧공간을 제약받지 않

는 웹 기반 학습도구인 이러닝(E-learning)이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4]. 이러닝은 학습자의 자기 주

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은 학습

의 주체로서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습득 및 활용을 바

탕으로 정보를 얻어 지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5].

지금까지의 학교 수업에서는 교과과정에 근거한 학습

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하는데 있어 대면을 통한 학생

과의 호응도를 강의 시간이나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직

접 파악하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끌어 왔었지만, 팬

데믹 사태를 겪는 상황이 길어짐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으로이러닝의 학습에 대해주목해야 하며 이러닝 학습의

경우학습자스스로가 학습과정활동에대해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 있어 면대면 수업과 달리 디지

털 리터러시를 더욱 요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6].

일 방향의 교육 방식에서 개인별 맞춤형 교육 환경

의 조성이 요구됨어 따라 보다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주

도적이며 스스로 수행하는 학습을 강조하고 개방적이

면서도 능동적이며 자기주도적 교육형태로 학습자 중

심의 교육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교육의 양적, 질적 향

상에 크게 기여한다[7].

이러닝을 통한 효율적아며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얻

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학습 참여가 중요하게 고려되어

야 할 요인으로 볼 수 있다[8]. 또한 학습자들이 이러닝

을 활용하여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정보

들을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는 무엇보다도 필

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리터러시

와 이러닝간의 직접적인 연계성을 탐구하는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더믹을 경험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더욱 비대면 이러닝 학습의 비중을

높혀가고 으며 향후 해를 거듭할수록 활용 정도는 확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닝은 그 동안의 면대면

학습의 시공간적 제한점을 극복한 개방적인 학습체제

로 웹기반 학습공동체를 통한 학습과 다양한 정보와 멀

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열린 학습 환경으로

구축 되어지고 있다.

간호대학생에 있어서 전공만족도는 타 전공보다 높

은 전공만족도를 보이는데[9], 이는 이론교육과 더불어

실제 임상실습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수행으

로 자신이 결정한 전공 기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10]. 간호대학생의 높은 전공만족도는 미

래의 자신이 수행하게 되는 간호직에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과 전인 간호수행을 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닝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인구 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보며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과

LMS 학습효과, 전공 만족도의 관계에서 LMS 학습효

과의 매개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이러닝(LMS)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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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및 문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과

LMS 학습효과, 전공 만족도의 관계에서 LMS 학습효

과의 매개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이러닝(LMS)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디지털 리터

러시, LMS 학습효과, 전공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LMS 학습효과,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 LMS 학습효과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전공만

족도 간의 LMS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

다. 본 연구의 모형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J시의 간호대학생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 수는 G 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필요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으로 하였을 경우

최소 표본수가 194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설

문지의 탈락률을 고려한 대상자 수는 총 250명으로 하

였고, 내용이 불충한 자료 9부를 제외한 241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윤리적 고려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JIRB-A22-02)을 받아 시행하였다. 자료수집 시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에

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다. 자발적 의사를 가

지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 대상자에 한해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연구 참여 중 철

회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 목적으로는 사용

하지 않을 것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됨을 명시

하였다

4. 연구도구

1)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의 측정은 Joo[12] 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지식, 기술, 태도의 3개 영역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리

터러시 역량 높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Joo[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1이었고, 본 연

구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고, 하위영역인 기술, 지식, 태도의 신

뢰도는 각각 .90, .87, .93으로 나타났다.

2) LMS 학습효과

LMS 학습효과의 측정은 Shin[13]의 측정 도구로 구

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LMS 학습

을 통해 가치 있는 많은 것을 배웠음을 의미한다.

Shin[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9이었고,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95로 나타났다.

3) 전공만족도

Lee[14]가 전공만족 관련 문항으로 선택하여 사용한

‘전공만족도’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며, 총 18문

항으로 측정 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점

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4]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6이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 23.0 program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통해 분포를 알아보았고, 디지털 리터러시와 LMS 학습

효과, 전공만족도의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

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제 변수간의 차이는 t-tes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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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

시하였다. 대상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만족도와 LMS 학

습효과, 전공만족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LMS 학습효과의 매

개효과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적용하여 단순 매개분석과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

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인 간호대학생 241명 중 남학생이 40명

40.6%, 여학생은 201명 83.4%로 여자가 많았으며, 연령

은 22세 미만이 67.6%로 많았다. 주당 온라인 LMS 학

습시간은 3시간 이상 36.9%, 1～3시간 미만 35.3%, 1시

간 미만 27.8%였으며, 성격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73.0%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취업이 잘

되어서(34.0%)와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33.2%)가 많이

응답 되었고, 가족 중 간호사가 있다는 응답은 31.5%였

다. 종교는 없다는 응답이 70.1%로 많았다(Table 1).

구 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40 16.6
여자 201 83.4

연령
22세 미만 163 67.6
23-29세 54 22.4
30세 이상 24 10.0

주당 온라인
LMS
학습시간

1시간 미만 67 27.8
1～3시간 미만 85 35.3
3시간 이상 89 36.9

성격
매우 긍정적 42 17.4
긍정적 176 73.0
부정적 23 9.5

간호학과
선택동기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80 33.2

입시 성적에
맞춰서

16 6.6

가족의 권유로 33 13.7
취업이 잘되서 82 34.0
봉사할 수
있어서

30 12.4

가족 중
간호사 유무

있다 76 31.5
없다 165 68.5

종교유무
있다 72 29.9
없다 169 70.1

전체 241 100.0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41)

2. 디지털 리터러시, LMS 학습효과, 전공만족도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LMS 학습효과, 전공

만족도가 일반적 사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증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학습관심도는 평균

3.92로 높은 편이었고, 하위 영역중에서는 태도가 4.23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기술도 3.81로 높았으며,

지식이 3.50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영역 중에서는 상대

적으로 가장 낮았다. LMS 학습효과는 3.7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는 3.92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별 차이 검증 결과, 성별, 주당 온라인

LMS 학습시간, 가족 중 간호사 유무와 종교 유무에 따

라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LMS 학습효과, 전공만족도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LMS 학습효과, 전

공만족도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유의한 차이

를 보인 변수 모두에서 22세 미만 집단이 30세 이상 집

단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연령이 낮을 수록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이 높고, LMS 학습효과를

더 높게 느끼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성격에 따라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LMS 학습효과,

전공만족도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유의한 차

이를 보인 변수 모두에서 성격이 긍정적인 집단이 부정

적 성격을 가진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이 높고, LMS 학습효과를 더 높게 느끼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간호학과 선택동기에 따라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전공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은 적성

과 흥미가 맞아서(3.98)와 가족의 권유로(4.04), 취업이

잘되어서(3.95)의 이유로 전공을 선택한 집단이 입시성

적에 맞춰서(3.48)의 이유로 선택한 집단에 비해 더 높

은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전공만족도는 적성과 흥미

가 맞아서(4.12)의 이유로 전공을 선택한 집단이 입시성

적에 맞춰서(3.49)의 이유로 선택한 집단에 비해 만족도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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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리터러시, LMS 학습효과, 전공만족도 상관

관계

디지털 리터러시, LMS 학습효과, 전공만족도의 상

관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같다. 디지털 리터러

시는 LMS 학습효과와 정적 상관관계(r=.47, p＜.01)를

보였으며, 전공만족도와도 정적 상관관계(r=.68, p＜

.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위요인인 기술, 지식, 태도의 변

인도 LMS 학습효과 및 전공만족도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32～.59, p＜.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MS 학습효과는 전공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r=.51,

p＜.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술 지식 태도
디지털
리터러시

LMS
학습효과

전공만
족도

기술 1.00

지식 .59** 1.00

태도 .55** .31** 1.00

디지털
리터러시

.87** .70** .84** 1.00

LMS
학습효과

.32** .43** .40** .47** 1.00

전공
만족도

.55** .49** .59** .68** .51** 1.00

*p<.05, **p<.01, ***p<.001

표 3. 디지털 리터러시, LMS 학습효과, 전공만족도의 관계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literacy, LMS learning
effect, and major satisfaction (N=241)

구분 기술 지식 태도
디지털
리터러시

LMS
학습효과

전공만족도

전체 3.81±.71 3.50±.69 4.23±.67 3.92±.56 3.70±.78 3.92±.61

성별
남자 3.76±.71 3.60±.74 4.20±.59 3.91±.53 3.62±.86 3.83±.60
여자 3.83±.71 3.48±.68 4.23±.69 3.92±.57 3.71±.76 3.94±.61
t -.54 .98 -.24 -.03 -.68 -1.02

연령

22세 미만 a 3.89±.70 3.60±.65 4.30±.63 4.00±.52 3.80±.74 4.00±.58
23세-29세 b 3.70±.73 3.40±.69 4.06±.73 3.78±.60 3.50±.80 3.78±.61
30세 이상 c 3.54±.65 3.10±.81 4.11±.73 3.68±.58 3.43±.84 3.67±.69

F
3.49*
a>c

6.37**
a>c

3.20*
a>b

5.62**
a>c

4.73**
a>c

5.18**
a>c

주당 온라인
LMS
학습시간

1시간 미만 3.65±.71 3.40±.77 4.15±.72 3.81±.58 3.54±.81 3.92±.67
1～3시간 미만 3.88±.70 3.48±.60 4.26±.63 3.94±.51 3.80±.71 3.93±.57
3시간 이상 3.88±.69 3.60±.70 4.25±.67 3.97±.58 3.71±.80 3.91±.60
F 2.63 1.79 .58 1.90 2.09 .02

성격

매우 긍정적 a 4.05±.74 3.81±.77 4.29±.71 4.09±.62 3.90±.74 4.21±.65
긍정적 b 3.80±.67 3.46±.63 4.21±.65 3.90±.52 3.68±.78 3.89±.57
부정적 c 3.52±.84 3.26±.80 4.22±.77 3.76±.66 3.42±.72 3.63±.62

F
4.42*
a>c

6.17**
a>c

.20
3.15*
a>c

3.01*
a>c

8.20***
a>b,c

간호학과
선택동기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a

3.89±.67 3.66±.63 4.23±.64 3.98±.55 3.85±.74 4.12±.59

입시 성적에
맞춰서 b

3.35±.56 3.30±.47 3.67±.77 3.48±.53 3.56±.77 3.49±.61

가족의 권유로 c 3.96±.64 3.58±.69 4.35±.59 4.04±.48 3.64±.63 3.92±.59
취업이 잘되서 d 3.80±.76 3.44±.77 4.34±.63 3.95±.56 3.68±.85 3.86±.58
봉사를 할 수
있어서 e

3.76±.70 3.27±.64 4.06±.71 3.77±.57 3.45±.76 3.78±.60

F 2.40
2.61*
a>b,e

4.38**
a,d,c>b

3.89**
c,a,d>b

1.72
5.18***
a>b

가족 중
간호사 유무

있다 3.82±.67 3.54±.70 4.23±.63 3.93±.53 3.82±.72 3.92±.58
없다 3.81±.73 3.48±.69 4.22±.69 3.91±.57 3.64±.80 3.92±.63
t .09 .57 .10 .27 1.73 -.05

종교유무
있다 3.86±.70 3.58±.61 4.27±.63 3.97±.52 3.77±.77 3.90±.60
없다 3.79±.71 3.47±.72 4.21±.69 3.89±.57 3.66±.78 3.93±.61
t .70 1.20 .72 1.02 .99 -.29

*p<.05, **p<.01, ***p<.001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LMS 학습효과, 전공만족도
Table 2. Digital literacy, LMS learning effect, and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matters (N=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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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리터러시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LMS

학습효과의 매개효과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전공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에서 LMS 학습효과가 매개변수의 역할 수

행 여부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과 같으며 연구의

분석을 위해 Hayes[15]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적용하여 단순매개분석과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 검증에서 총 효과 크기와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의 크기를 나타내주며, 95%의 신

뢰수준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는 매개모형에서 변인 간의 직접효과를 제시하

고 있으며,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통해 독립변인이 종

속변인에 대해 미치는 총효과와 간접효과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은 매개모형의 총효과와 직‧간접효과를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매개역할 검증결과,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는 LMS 학습효과(B=.65, p<.001)와 전공만족도(B=.62,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LMS 학습효과는 전공

만족도에 정적 영향(B=.19,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모형의 총효과 크기는 .74이며 경로계수구간이

.640와 .844로 나타나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

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게 가지는 직접효과의 크기는

.62(.505～.726)이며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 종속

변수에 가지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13(.064～.196)으로

신뢰구간 안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매개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여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LMS 학습효과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러시

LMS
학습효과

전공만족도.65*** .19***

DE .62***

TE .74*** IE .13*

그림 2. 디지털 리터러시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LMS 학습효
과의 총효과와 직‧간접효과
Figure 2. Total effect and direct/indirect effect of LMS learn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literacy and major
satisfaction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전공만

족도에서의 LMS 학습효과의 매개효과을 파악하고

LMS 학습효과의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평균

3.92으로, 하위영역 중 태도가 4.23으로 매우 높게 나타

났으며, 기술도 3.81, 지식이 3.50의 순으로 나타났고

영역 중에서는 지식영역이 가장 낮았다. LMS 학습효

과는 3.7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는 3.92로

높게 나타났다. Joo[12] 선행연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5점 만점 3.74이고, 하위 영역의 기술은 3.64,

지식은 3.57, 태도는 3.99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학습자의 인구 사

회학적 변인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성별,

주당 온라인 LMS 학습시간 빈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은 F=.562(p

<0.01), 성격은 F=.315 (p<0.05)은 디지털 리터러시,

LMS학습효과, 전공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 모두에서 성격은 긍정적

인 집단이 부정적 성격을 가진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수록

경로 B SE t p LLCI ULCI

디지털 리터러시
→ LMS 학습효과

.65 .08 8.21 .000 .496 .809

디지털 리터러시
→ 전공만족도

.62 .06 10.98 .000 .505 .726

LMS 학습효과
→ 전공만족도

.19 .04 4.82 .000 .115 .274

Bootstrapping Analysis Results for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경로 B SE t p LLCI ULCI

총효과(TE) .74 .05 14.34 .000 .640 .844

직접효과(DE) .62 .06 10.98 .000 .505 .726

간접효과(IE) .13 .03 .064 .196

표 4. 디지털리터러시와전공만족도의관계에서 LMS 학습효과
의 매개효과
Table 4. Mediating effect of LMS learn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literacy and major satisfaction

(N=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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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도 높고, LMS 학습효과

를 더 높게 느끼며, 전공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 와서 온라인을 통한 수업방식은 중요하게

연구 되어지는 분야이고 온라인의 학습효과의 영향이

중요시 되면서 특히 학습환경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긍정적인 성격과 연령이 어릴수록

쉽게 받아드리는 경향으로 인해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

습자는 많은 어려움과 실제 있다. 또한 온라인 학습에

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지식과 기술, 태도에 대

한 교육과정의 개정이나 편성을 통해 스스로 학습과정

을 선택하고 통제하여 학습효과를 최대화 해야한다

[16]. 따라서 지속되어지는 온라인 환경에서 간호대학

생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흥미

를 유도할 수 있는 교수 학습전략과 온라인 학습환경

의 개선으로 유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3.92점으로

선행연구인 Park과 Oh[17]의 연구에서는 3.82점, Park

과 Han[18]의 연구는 3.86점으로 본 결과와 유사하며,

Lee[19] 연구의 3.75점, Chio[20]연구의 3.79점보다 높

은 수준 이었다.

대학 진학시 자신의 진로나 미래가치 등에 대한 충

분한 이해나 준비 없이 성적이나 주위의 권유나 기대

치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 전공학과에 대한

부적응, 불만족 및 심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

다[21]. 이에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간호대학생들이 추

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한 올바른 신념과 태도를 형성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혼란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져 결국 재학 기간도중 중도 탈자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22][23]. 전공만족은 전공에

관한 명확한 자기 확신으로 자신의 직업 선택과 준비

과정 및 직업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간호대

학생은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이 높아야 전문간호사

로서 역량을 함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된다[24].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위요인인 기술, 지식, 태도의

변인도 LMS 학습효과 및 전공만족도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32～.59, p＜.01)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디지털 리터러시 중 지식 역량은 LMS 학습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

라인 학습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같은 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면대면 수업과 달리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학습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과제수행, 팀 프로젝트, 토론 참여 등의 학습활동을 수

행할 때, 학습내용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재구

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식 역량은 새로운 지식을 구

성함에 있어 타인과의 의견 교환, 정보 공유를 통하여

보다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다. 이

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학습자가 이러닝을 활용하여

학습에 참여할 경우, 주도적으로 정보를 선택적으로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만족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12][25]. 학습자의

태도 역시 LMS 학습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은 디지털 환경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며, 디지

털 리터러시 실행을 즐기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 한다는 You[16]의 연구결과는 이를 잘 뒷받침해준

다. LMS 학습효과를 통한 다양한 지식이나 긍정적인

태도는 올바른 가치관과 바람직한 신념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습득하고, 이러닝 환경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인 학습에 수행하려는 태

도도 당연히 LMS 학습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는 LMS학습효과(B=.65, p<.001)와 전공만족도(B=.62,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LMS 학습효과는 전공

만족도에 정적 영향(B=.19, p<.001)을 미치는 결과는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비교에는 한계점이 있으나 매개

모형의 총효과 크기는 .74이고 경로계수구간이 .640와

.84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게 가지는 직접효과의

크기는 .62(.505～.726)이며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거

쳐 종속변수에 가지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13(.064～

.19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매개모형의 직

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여 간호대학생의 디

지털 리터러시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LMS

학습효과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의의로는 간호대학생의 디

지털 리터러시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자에게 다양한 간

호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팀워

크를 위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질적이며 안전한

간호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데 큰 의미가 있고, 현재 공

부하는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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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매개역할을 하는 LMS 학습효과가 높히

게 되면 전공만족도는 더욱 향상하게 되어, LMS 학습

효과가 긍정적인 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LMS 학습

효과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Ⅴ. 제 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LMS

학습효과의 매개역할를 확인한 연구이므로 타 전공생

들과 간호대학생을 차이를 비교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

한다. 둘째, 학년에 따른 LMS 학습효과의 변화를 확인

하는 종단적 연구로 학년에 따른 LMS 학습효과의 향

상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 필요성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일개 지역들의 간호대학생

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다양한 지역에서 반복 연구가 요

구되며, 후속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디지털 리터

러시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LMS 학습효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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