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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예기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과 급격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에 따라 우리의 삶은 비

대면 온라인 체제로 빠르게 변혁되었다. 이렇게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산업과 비즈니스 분

야에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대학에서도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과 온

라인 환경으로의 전환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시공간을 초월한 편리성과 이로 인

한 경제적 이득, 관계구축에 따른 정서적 에너지 절감 등 긍정적 이점들을 영유케 했다. 반면 사람들

과 관계 형성의 어려움, 소통 기회의 부족,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따른 디지털문화 부적응 등

의 문제들을 양산하였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현재 대학생들은 학교라는 삶의 중요한 공간을 온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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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implement a coaching program in the metaverse space to address issues faced 

by university students during their life stage and verify their effectiveness. The overall program consists of 

four sessions: "Opening," "Metaverse-based Coaching Clinic (2 sessions)," and "Coaching Clinic Reflection and 

Feedback." A total of 20 participants were selected through S University's extracurricular program system.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surveys, as well as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ere conducted. 

Using SPSS 26.0,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participa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resilience. The FGIs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four participants divided into two groups, with each 

group lasting for one hour. The analysis revealed key phases, including the introductory phase comprising 

participants' motivation and expectations, the main phases consisting of program operation, coaching 

perception and outcomes, metaverse environment, and metaverse coaching perception and outcomes, as 

well as the concluding phase in which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for subsequent programs. The study 

confirmed the significant impact of coaching in the metaverse space and highlighted the maximization of 

coaching effectiveness through mutual anonymity facilitated by avatars. This research holds significance as 

an exploratory study that practically verifies the potential expansion of the metaverse environment in the 

coaching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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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Kang et al., 2020) 개인적·심리

적·사회적 측면에서 과거 기존 세대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시대

적 과제와 사안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 성공적인 사회인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발달과업을 잘 수행(Credé & Niehorster, 2012)

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교육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

중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이 당면한 대인관계, 학업문제, 대학생

활 적응, 경제적 문제, 역량 강화, 취업 스트레스 등 제반 문제해

결을 위한 일련의 접근방법으로 코칭이 적용되고 있다. 실제 코

칭 경험은 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 향상, 자아정체감 확립, 스트

레스 감소, 리더십 함양, 진로태도 성숙 등에서 그 효과성이 검증

되고 있는 추세이다(Kyung & Tak, 2019; Nam, 2021; Noh & 

Jyung, 2015; Oh & Tak, 2020). 코칭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 개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Whitmore, 2017)으로, 개인

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적 책임을 갖고 최

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평적 파트너십(Yun et 

al., 2021)이며, 변화와 성장을 위한 변화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Kim, 2013). 이처럼 코칭은 병리적 측면의 접근

이 아닌 일상적 측면의 이슈들에 초점을 두어 문제해결을 위한 동

기부여를 극대화함으로써 스스로 심리적 부담감 없이 주도적으로 

코칭 세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칭형태는 크게 면대면과 전화(실시간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인 Zoom, Teams, Webex 등 포함)로 구분된다. 그동안 주로 대

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코칭이 활발히 이

루어졌다. 그러나 언택트(untact)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비대면 

소통에서 줌 피로감(zoom-fatigue) 등을 토로하거나 소통의 부

족, 집중력 저하 등을 토로하는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22).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Metaverse)는 기존 온라인 교육에서

의 상호작용과 소통부재의 한계점을 뛰어넘어 오프라인 공간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Han & Noh, 2021)로 떠

오르고 있다. 즉,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세계가 융합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공간 플랫폼으로,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가 가상

의 공간에서 실제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현장

감, 몰입 및 참여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메타버스 플랫폼 

가상공간 환경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유용한 소통 채널을 제

공한다.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인 대학생들은 그 어느 세

대보다 메타버스에 친숙한 세대로서 거부감 없이 오히려 친숙하

게 그 안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한다. 그럼에도 단

순히 메타버스 공간에 있다고 해서 참여자들의 만족도나 효과성

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수체제개발 모형

인 ADDIE 모델(Brunch, 2009)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의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그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특

히 최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의 생활과학전공 분야에 대

한 교육요구 조사 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코칭’ 분야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Kim et al., 2022)으로 나타난 만큼, 코칭 분야

에 대한 본 연구의 접근과 시도는 가정학의 확장을 위한 매우 의

미 있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기존 코칭

의 효과성이나 메타버스 활용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축적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코칭 공간에서 실

제 코칭 세션이 진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디지

털 전환 시대, 대학생 시기 당면한 진로·의사소통·대인관계 등 

삶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코칭적 접목을 통해 패러다임의 전환

과 성장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시작되었다. 일찍이 선행연구 결과

에서 코칭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Cho & Tak, 2016; 

Jung & Jeong, 2019; Kim, 2022)과 회복탄력성(E. H. Kim, 

2021; Kim, 2022)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의 연계선상에서, 본 연구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공간환경 내에

서도 그 효과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기반의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한 후 효과성의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만큼 설문

조사와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병행하여 그 결

과를 평행적으로 설명한 후 통합적으로 효과성을 도출하고자 한

다. 이는 메타버스 환경 내 코칭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최초

의 선험적 연구로서 코칭 분야의 고도화 및 대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미래 인재양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이론적 배경

1. 대학생 대상 코칭 프로그램 현황

대학에서 수행되는 코칭 프로그램은 교과 및 비교과의 영역에

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칭 및 코칭교육에 대한 연구와 접

목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학부과정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코칭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코

치협회는 대학생들의 개인적 성장과 핵심인재 육성을 위하여 대

학 내 코칭 교육 도입을 위해 대학 검증 프로그램 제도를 실시하

고 있다. 일련의 검증과정을 거쳐 인증 프로그램으로 인정되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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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Korea Associate Coach (KAC) 자격 

취득을 위한 인증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인증 프로그램은 교

양·전공 영역에서 최소 2학점 또는 20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코칭 실습시간이 총 교육시간의 30% 이상이어

야 한다. 본 제도는 검증받은 학기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각 프

로그램은 해당 대학의 코칭 관련 학과의 전공교과목으로 개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학 검증 

프로그램은 다음 Table 1과 같다.

한국코치협회 인증 대학 검증프로그램 외에도 코칭 관련 교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남서울

대학교에서는 ‘성격심리코칭’과 ‘성격과 코칭’, ‘리더십 코칭’(Do 

& Jung, 2012)을, 동국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는 ‘코칭리더

십’ 교과를 각기 운영하고 있다(Lee & Shim, 2020;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23).

한편 코칭을 연계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목적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분류한 연구(Yun et al., 2021)에 따르면 대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설계된 학습코칭(Moon, 

2021; Nam & Ryu, 2017), 미래 진로결정이나 진로관리를 위

해 진행된 진로코칭(Jung & Jeong, 2019; Kim, 2022; Lent & 

Hackett, 1987; Seo & Jeong, 2016),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다

양한 코칭 프로그램(Ji, 2018; Nam & Ryu, 2021; Tak et al., 

2017)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코칭의 적용에 따른 효과 

및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Kyung & Tak, 2019; Park, 

2022; Shim et al., 2019), 코칭 환경을 중심으로 보아 온라인·

비대면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 사례 및 효과를 검토한 연구(Cho, 

et al., 2022; Kim, 2022)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대학생 대상의 코칭 프로그램은 학습과 진로 및 적응 나아

가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코칭환경까지 그 범위가 확장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2. 메타버스의 개념

메타버스는 1992년에 출간된 닐 스티븐슨의 SF소설 ‘스노우 

크래시(Snow Crash)’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설 속 가상세계를 뜻한다. 메타버스(Metaverse)는 현실 세계

를 나타내는 유니버스(Universe)에 ‘이상의, ~을 초월하는(after, 

beyond)’ 등의 뜻을 가지는 접두사 meta가 합쳐진 용어이다. 

2000년대 초반에 구글의 3D 지도 서비스인 ‘구글 어스(Google 

Earth)’, 3D 가상세계인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 등이 등장

하면서 3D Web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사회적, 경제적 활동

이 가능한 새로운 미래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에 대한 논의가 활

발해지기 시작하였다(Han, 2021).

2006년 5월에 미국 미래학협회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ASF) 주관으로 메타버스 로드맵 서밋(Metaverse 

Roadmap Summit)이 개최되었으며, 메타버스 개념과 전망

에 대한 토론 내용은 2007년에 ‘메타버스 로드맵(Metaverse 

Roadpmap) 보고서’로 발표되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

버스는 ‘가상적으로 확장된 물리적 현실(virtually-enhanced 

physical reality)’과 ‘물리적으로 영구화된 가상공간(physically 

persistent virtual space)’의 융합으로 정의되어 있다(Smart et 

al., 2007). 즉, 기존에 3D 가상세계로 논의되던 메타버스 개념에 

‘현실’을 덧붙여 그 범위를 확장하고,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의 적

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적 발전 방향을 제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메타버스의 주요 구성요소는 메타버스에서 개인의 정

체성(identity)을 표현해 주는 아바타(avatar), 아바타와 다양한  

사물들(objects)이 위치하는 공간, 아바타가 그 공간에서 자유롭

게 움직이며 다양한 제스처와 표정을 취하도록 해 주는 행동, 그 

공간 속에서 아바타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보상이나 거래를 위한 

경제적 시스템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J. H. Kim, 2021). 메타

버스는 연결된 네트워크 속에서 상호작용을 수행하며, 이는 메타

버스의 역동성을 이끌어 낸다. 즉, 아바타들의 연결과 협력 속에

서 메타버스 내에서의 몰입(immersion)이 가능하게 된다(Kim et 

al., 2022). 가상세계 유형의 메타버스는 게임적 요소에 사용자를 

대리하는 아바타 및 메타버스 내 인공적 존재들과의 관계 형성이 

포함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Schmitt (1999)는 감각체험, 감성체

험, 인지체험, 행동체험, 관계체험 등 5가지 체험 요소를 제시하

였는데, 이 가운데 관계체험은 감각, 감성, 인지, 행동 체험 등 다

Table 1. Coach Certification Programs for Universities

Course University Credits

코칭의 이론과 실제 숭실사이버대학교 3

코칭리더십 협성대학교 3

라이프코칭 방법론 제주대학교 3

커리어코칭 이해와 실제 서울디지털대학교 3

라이프 코칭 고려사이버대학교 3

코칭 경희사이버대학교 3

리더십코칭 동신대학교 2

창의성 코칭 조선대학교 3

Source: Korea Coach Associatio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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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4가지 차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집단

과의 연결을 의미하여 메타버스 체험의 중요한 부분과 연결된다

고 보았다(Hwang et al., 2021). 

3. 대학 내 메타버스 활용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과 같

은 비대면 환경에서의 활동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물리적 환경

에 대한 대안으로서 메타버스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추세가 등장

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교육기구에서도 보여지고 있으며, 여러 대

학들은 메타버스 플랫폼 환경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을 마련하여 대학생활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였다(Figure 1). 

대학에서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를 살펴본 바(Han & Noh, 

2021; Na et al, 2022; Oh, 2022; Yu, 2022) 다음과 같은 특성

을 볼 수 있다. 먼저, 구성원 참여 및 교류 공간으로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다. 즉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대학들은 온라

인 수업 체제로 전환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수업이 정상화될 수 있

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시행하였다. 이후에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회복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메타버스를 활용하였다. 가상공

간에서의 체험과 소통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MZ세대의 성향을 

반영하여 대학에서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던 행사들을 메타버스에

서 개최하였다. 이후 범위를 확장하여, 교육 및 역량강화 플랫폼

으로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있다. 대학들은 온라인 수업환경의 실

재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의실 공간을 메타버스로 구현하여 활

용하도록 지원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계발을 위한 공

간 등을 구축하여 학생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 수업

과 대학생활에 대한 회복을 위한 긴급한 조치로서 선택되었던 메

타버스는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메타버스 공간의 특성요소를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 기술훈련을 위한 메타버

스 실습공간의 특성요소를 추출하여 개발 가이드를 제시(Shin et 

al., 2022)하거나 코칭 프로그램을 위한 메타버스 공간을 제안함

(Yun, 2023)으로써 해당 프로그램들의 목표를 극대화하는 노력

도 더불어 수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대학의 메타버스 활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메타버

스 활용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수업몰입 증진 및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에 효과적이고(Nam et al., 2022) 교실 수업보다 학습 

성과와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학습자의 참여와 몰입을 증진시키며

(Choo & Ju, 2023), 녹화수업보다 교육효과가 높다고 보고되었

다(Park & Lee, 2022). 이러한 결과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프로그

램이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자의 몰입을 높여 교육효과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igure 1.  Examples of Metaverse in universities (Gwangwoon University Metaverse classroom, Sungkyunkwan University Metaverse JOB FAI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nowverse).

Source: Daily Smart (2021); Etnews (2021); Sungkyunkwan University (2021)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

변인 구분 N % 변인 구분 N %

학년 1학년 7 50.0 전공계열 인문사회 6 42.9

2학년 4 28.6 자연과학 2 14.3

3학년 2 14.3 예체능 2 14.3

4학년 1 7.1 공학 4 28.6



Vol.61, No.3, August 2023: 445-458 | 449www.her.re.kr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 대학생 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Human Ecology Research

연구방법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

와 초점집단면담을 병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20명에게 참여 의사 확인 후, 수락 의사를 표한 참여자들에게 연

구윤리에 대한 안내와 동의를 거쳐 진행하였다. 

1. 설문조사

연구대상자는 프로그램 참여 전에 의사를 확인하여 수락한 대

상자 총 14명으로 각각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공통

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전, 사후 설문 외에 추가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전체 일정과 동일하게 조율하였다. 조

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먼저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은 Betz 등(1996)척도를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Lee와 Lee (2000)의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의 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계

획을 수행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별 요인부하량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모두 .626~.931의 분포를 보였고, 설명된 총분산의 경우 사전검

사는 77.43%, 사후검사는 78.14%로 나타났다. 척도의 신뢰도 분

석 결과 Chronbach’s alpha 값은 사전조사 .882, 사후조사 .953

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복탄력성은 한국판 

Connor-Davidson 척도(Baek et al., 2010)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

록 회복탄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별 요인부하량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모두 .577~.987

의 분포를 보였으며 설명된 총분산은 사전검사 86.78%, 사후검

사 88.68%로 나타났다.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Chronbach’

s alpha 값은 사전조사 .917, 사후조사 .940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ver. 26.0(IBM)을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

포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hapiro-Wilk 검정을 수행하였

다. 이후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2. 초점집단면담

연구대상자는 프로그램 참여자 중 지원자 총 4명으로 대상자

의 학년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인터뷰 그룹을 구성하였다. 코칭

이 끝난 후 2023년 1월 30일, 2월 1일 총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Figure 2와 같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여

자의 특성은 다음의 Table 3과 같다. 

인터뷰는 각각 1시간 이내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인터뷰는 사

전 동의하에 내용을 녹음 전사하였다. 인터뷰 질문지는 메타버

스 플랫폼, 본 프로그램의 코칭 세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관

련 사항 등 세 영역으로 질문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전체 진행은 

Krueger과 Casey (2000)의 FGI 단계를 바탕으로 하되 도입/전

환/주요/마무리의 단계 중 도입과 전환을 통합하여 도입/주요/마

무리의 3단계로 구성하였다. 인터뷰를 위한 질문지는 인터뷰 대

상자에게 사전에 메일로 배부하였으며, 인터뷰 시작 시 진행자가 

기본 원칙을 설명하였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입 단계에서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나 기

대 사항을 나누면서 라포를 형성하였다. 다음 핵심질문을 중심으

로 인터뷰를 진행한 후, 마무리 단계에서 본 프로그램 및 코칭에 

대한 소감을 나누면서 정리하였다. 각 단계에 따른 질문 내용으

로, <도입> 단계에서는 본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프로그램 운영, 

<주요> 단계에서는 코칭 인식 및 성과·메타버스 환경 인식·메

타버스 코칭 인식 및 성과, 끝으로 <마무리> 단계에서는 후속 프

로그램 제안·프로그램 추천의 말 등으로 구성하였다. FGI 결과 

69쪽 분량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였으며 나아가 주제와 관련된 의미 
Figure 2. FGI.
Source: V-STORY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

참여자 전공 학년 코칭 관련 경험

김제이 법학부 2학년 없음

임라오 법학부 1학년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정가온 행정학과 1학년 없음

홍채원 교육학부 4학년 교과목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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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단어, 문장, 단락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이후 추

출된 키워드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주요> 단계의 질문을 중심으

로 프로그램 운영, 코칭, 메타버스, 메타버스 코칭이라는 네 개의 

주제 묶음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1.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본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코칭적 해결을 접목하였다. 특히 코칭과정은 보다 코치이 개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바타를 활용한 메타버스 공

간을 연출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전 진행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

기 위하여 S대학교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하였다. 본 프

로그램에 참여한 코치는 코치자격증을 보유한 3명으로 구성되었

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총 2회에 걸쳐 전문가 3인의 내용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전체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을 도식

화하면 Figure 3과 같다.

프로그램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S대학교 비교과 시스템을 

통하여 공지 후 신청자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였으며, 이수자

에게는 본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보상인 ‘마일리지’가 인센티

브로 부여되었다. 코칭에 앞서 참여자들의 신청동기와 기대 및 코

칭 주제에 대한 설문이 2022년 12월 27일~28일 양일간 실시되

었다. 설문 방법은 구글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1) 오프닝

오리엔테이션은 S대학의 학습관리시스템에 ‘코칭클리닉 in 

Metaverse’를 개설하여 미리 제작된 영상 강좌를 제공하였다. 오

프닝은 프로그램 진행 안내, 메타버스 코칭, 메타버스 코칭룸 가

이드 등 총 3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프로그램 진행 안내

는 전체 프로그램 진행 절차 및 이수 조건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

졌다. 다음 사전에 제작된 메타버스 코칭은 본 프로그램의 취지

와 배경 및 코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상으로 제공되었

다. 끝으로 메타버스 코칭룸 가이드에서는 코칭클리닉을 위한 메

타버스 공간의 회원 가입, 아바타 캐릭터 설정, 코칭룸 입장과 퇴

장 등 메타버스 사용자 매뉴얼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오프닝 과정

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30일 간 자유롭게 접속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2) 메타버스 코칭

메타버스 코칭에 앞서 조사한 코칭 주제와 신청 동기를 고려하

여 총 3명의 코치와 20명의 코치이 간 매칭이 이루어졌다. 각 코

치는 담당한 코치이들과 사전에 개별 연락을 취해 코칭 일시를 결

정하였다. 코칭 장소는 ‘가람’, ‘나래’, ‘라온’으로 명명한 코칭룸을 

사용하였다. 코칭 진행 전 코치와 코치이는 모두 메타버스 플랫

폼인 V-STORY에 접속하여 각자 선호하는 아바타 캐릭터를 설

정하였고, 약속된 코칭룸으로 입장하여 코칭을 진행하였다. 코칭

에 앞서 코치와 코치이의 책임과 코칭 준수사항에 대한 ‘코칭클

리닉 협의서’를 코칭룸 벽면에 띄워 공유하여 서명하는 동의 절

Figure 3. Metaverse coaching program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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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거쳐 공유드라이브에 보관하였다. 다음 코칭은 사전 조사한 

코칭 주제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공통적으로 Whitmore (2017)

의 GROW (Goal, Reality, Option, Will) 모델에 기반하여 진행

하였다. 코칭은 1~2 시간 내 이루어졌으며 코칭 종료 후 각각 코

칭룸에서 구글 링크를 공유하여 ‘코칭리뷰 및 실행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코치이가 작성한 본 내용(오늘의 코칭에

서 자신에게 발견한 강점은 무엇인가요?, 오늘 코칭에서 실행하

고자 한 계획을 기록해 둡시다)은 코치와 코치이 모두에게 이메일

을 통해 자동 전송될 수 있도록 세팅하여 코치이 스스로 자신이 작

성한 계획과 실천의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차, 2차 코칭 세션의 간격은 최소 1주일을 두었으며 총 코칭 기간

은 2022년 12월 31일~2023년 1월 20일이었다. 또한 코칭 기간 

중 코치이들 간 상호 독려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코칭 공간에 패들

렛(Padelet)을 연결하여 각자의 코칭 소감과 각오 등을 무기명으

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온라인 협업 

도구를 사용하여 메타버스 코칭을 공유하고 있는 참가들 간의 진

솔한 글 속에서 상호 긍정의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시너지 창출의 

공간이 되었다. 메타버스 코칭의 실제 장면은 Figure 4와 같다.

3) 성찰기록 및 피드백

총 2회의 코칭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코치이의 성찰기록이 실

시되었다. ‘나 자신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함께 코칭한 주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

고 계십니까?’, ‘변화와 성장을 위해 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등 총 3개의 질문에 대하여 자유롭게 온라인 학

습관리시스템에 작성하였다. 담당 코치는 제출된 성찰기록을 확

인 후 3일 이내 피드백을 제공하여 앞으로의 실행 의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특히 본 공간은 1:1 게시판으로 설정하여 

코치이와 담당 코치만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월 20일~29

일까지 진행되었다. 끝으로 본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설문조사와 

코칭보고서로 종결하였다. 

2. 프로그램 효과

1) 설문조사

(1) 자료의 정규성 검증

변수들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Table 4와 같이 샘플의 수가 적

을 때 권고되는 Shapiro-Wilk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

의확률이 모두 0.05 이상으로 나타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의 사전-사후 검사 모두 정규분포임이 확인되었다.

(2) 사전-사후 검사의 대응표본 t-검증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사전 사후 검사의 대응표

본 t-검증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진로결정자기효능

Figure 4. The reality of Metaverse coaching. 
Source: V-STORY

Table 4. Normality Test (N=14)

변수 구분
Shapiro-Wilk 

통계 자유도 CTT 유의확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전 .984 14 .991

사후 .937 14 .385

회복탄력성
사전 .902 14 .119

사후 .936 14 .366

Table 5. Paired t-test (N=14)

변수 구분 M SD t p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전 3.40 .46

-7.78 .000
사후 4.11 .41

회복탄력성
사전 3.44 .72

-4.92 .000
사후 4.0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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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사전 검사(3.40)에 비해 사후 검사 평균(4.11)이 0.71점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회복탄력성은 사전 검사(3.44)보다 사후 

검사(4.06)가 0.62점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이후 대응표본 t-검

증을 실시한 결과 두 변수 모두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평균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비교과 프로그램이 참여자

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초점집단면담

인터뷰이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Table 6과 같이 3단계 7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1) <도입> 프로그램 참여의 동기와 기대

<도입> 단계에서는 인터뷰 참여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하여 간

단한 자기소개로 시작하여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기

대를 서로 나누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①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코칭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관

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참여의 주된 동기였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메타버스 환경도 긍정적인 흡입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학교 비교과 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보고 참여하게 되었는데 평소 코칭 프

로그램이 자주 올라오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이번에 본 프로그

램이 올라와서 반갑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제이)

다른 친구들이 취업할 때 제가 창업을 선택했는데요. 그 동안 느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업을 통해 코칭을 받아보기도 했고 해보기도 했는데요. 지

금 이 시점에서 코칭이 지금 저한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됐고요. (홍채원)

솔직히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대일로 코칭이 진행되는 것도 좋

았습니다. …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어서 신청을 했었고, 하고 나서 좀 

달라진 점은 확실히 뭔가 제 자신한테 약간 믿음이나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라오)

② 프로그램의 참여 기대

진로에 대해 명확한 비전이 요구되는 대학생 시기인 만큼, 진

로에 대한 기대가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와 연계하여 메타버

스 환경에 대한 경험의 기대도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코칭

이 낮선 코치이의 경우, ‘교수님의 조언’을 기대했었으나 오히려 

처음의 기대와는 달랐음에도 코칭의 긍정적 효과를 경험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단은 제가 꿈꾸고 있는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어로 설명하는 걸 잘 못한

다고 생각을 했어서 교수님이랑 대화를 나눠보면서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

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신청을 하게 되었고 … (김제이)

(제가 운영하는) 회사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진로교육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

진로 메타버스의 특징이 뭐냐? 이걸 왜 메타버스에서 해야 되나?'에 대해 솔직

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메타버스에서 뭔가를 대상자로 참여

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저도 진짜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고 싶은 측면

이 있어서 메타버스 코칭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채원)

저는 뭔가 코칭이라고 해서 교수님 코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주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뭔가 나한테 조언을 뭔가 해주시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계속 처음에는 질문만 해 주시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당황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당황을 했는데 오히려 계속 뭔가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생

각을 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원했던 거는 이런 거였구나 해서 좀 놀라

웠고 ‘내 스스로 뭔가 답이 있었네’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임라오)

(2) <주요> 코칭의 성과와 메타버스 기반 코칭의 효과 인식

<주요> 단계에서는 본 프로그램의 운영과 코칭의 성과 및 메타

버스 기반 환경과 코칭의 효과 등이 도출되었다. 

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전체 프로그램 구성과 과정과 관련하여 우선 코칭 전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다만 개별 코칭에 집중한 결과 학생들이 함께 하는 활동에 

대한 고려가 향후 요구될 부분이라 사료된다. 특히 코칭 후 수행

된 성찰기록에 대하여 코칭 세션을 스스로 정리하고 실행을 위한 

Table 6. Structure of Focus Group Interview

FGI 구조 실제 적용 단계 범주

도입
<도입>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

전환 프로그램의 참여 기대

주요 <주요>

프로그램 운영

코칭 인식 및 성과

메타버스 환경

메타버스 코칭 인식 및 성과

마무리 <마무리> 후속 프로그램 제안 및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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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

다. 한편 프로그램 운영 시기와 횟수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는 방

학이 시작되고 연초(年初)였기에 적절했다는 의견이 컸으나 2회 

코칭 세션 횟수는 3회 이상으로 확대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코칭을 시작하기 전에 강의를 보면서 코칭이 무엇인지 또 메타버스 

상에서 저는 사실 이 메타버스도 처음이고 코칭도 처음이라서 도움을 많이 받

았는데요. 그렇게 미리 코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또 코칭의 방향성을 어떻

게 잡아야 되는지 생각해 본 다음 메타버스에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서 이 영

상이 많이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 시기는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방

학을 시작하면서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르고 방학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아서 계

획을 잡고 싶지만 혼자 힘으로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저와 같은 학우 분들

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 시작하고 초반에 코칭이 

이루어지는 게 좋았습니다. … 저는 2주에 걸쳐서 총 두 번만 받았는데 두 번 동

안 얻은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총 합쳐서 4시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처 

다 꺼내지 못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횟수를 좀 연장해서 (다음번에) 계획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정가온)

저는 지금까지 교수님이랑 말로만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거를 글로 풀어쓸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휘발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찰기록에서) 확실히 글로 정리하니까 제가 앞으로 뭘 해야 하

고 현재는 어떠한지가 시각적으로 되게 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이 유종의 미를 찍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 마지막에 성찰기록 작

성하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한 횟수가 더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

각입니다. … (간격) 일주일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일주일보다 적으면 조금 부

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일주일보다 더 길어지면 기간이 조금 루즈해지다 

보니까 제가 세운 계획들을 이렇게 쭉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일주일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 새해 때 가장 가장 제 마음에 활기가 넘치기 때문에 … 목표를 

세우는 데 굉장히 동기가 꽉 차 있는 … (김제이)

성찰기록 쓰라고 하셨을 때 그때부터 약간 조금 이게 희미해진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코칭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딱 성찰기록을 

적으면서 내가 이런 걸 느꼈었지 이걸 다시 한 번 되새김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요. 그래서 뭔가 제가 이렇게 그런 기록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다시 떠올

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임라오)

② 코칭에 대한 인식 및 성과

상담과 코칭의 차이에 대하여 코치이 스스로 차별점을 인식

하고 그 유효성을 체득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즉 코칭을 ‘잠재력

을 끌어내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 ‘질문을 통해 답을 찾는 과정’, 

‘나의 이슈에 집중’ 등의 긍정적 성과를 언급하였다. 나아가 본 프

로그램을 통해 코치이 자신에 대한 확신과 소통의 힘 등을 얻었음

을 확인하였다. 

교수님 상담과는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고 그

리고 막 상담이라기보다는 진짜 정말 깊이까지 들어 가가지고 제 잠재력을 이

끌어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게 0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딱히 없고 뭔가 내 스스로 뭐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계속해서 인풋만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진 게 이미 있구나

라는 게 좀 제 자신한테 뭔가 위로도 되고 좀 자신감도 더 가지게 되고 그냥 실

행을 하면 되겠구나 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임라오)

코칭에서는 교수님께서 역으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서 제 안에 숨겨져 있는 

답이나 또 고민이 뭔지 이렇게 찾아내 주셔가지고 여러 제가 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 코칭을 하면서 제가 가졌던 고민이나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

은 것 같아서 그 점도 좋았지만 제가 코치님께 하는 이야기를 코치님께서 들어

주시면서 그 이야기 속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또 제가 몰랐던 저의 

또 다른 장점을 찾아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

했습니다. (정가온)

교수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나 진짜 뭐 하고 살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

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간 시무룩했었는데 코치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지금 내 자리에서 하면 되는

구나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서 스스로에 대한 불안이 내려가고 조금 확신이 

자라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김제이)

저는 처음부터 고민했던 부분은 제가 어쩌면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는 생각을 했는데, 제 안에 답이 없어서요. 근데 코치님께서 질문으로 그걸 잘 

이끌어내 주시고 저도 내 생각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 그 과정

을 넘겨짚어서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잘못된 점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돼서 

그걸 말로 털어놓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코칭 때도 이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었고 그래서 두 번

째 코칭 때는 더 깊은 문제에 깊고 근본적인 심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

을 때, 그런 부분 중에서 어쨌든 심리적인 문제라는 건 되게 깊고 넓은데 지금 

당장 해결해 볼 수 있는 것 중심으로 뽑아주셔서 오히려 한 부분이라도 되게 해

결이 됐던 점이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건 아니구나. 그래도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게 있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



454 | Vol.61, No.3, August 2023: 445-458 www.her.re.kr

김경아·윤희정·김지은

Human Ecology Research

는 면이 남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홍채원)

③ 메타버스 환경

메타버스 환경에 대한 경험이 매우 흥미로웠음을 엿볼 수 있

다.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아바타는 코치이를 대리하는 주체가 된

다. 아바타를 통해 자신을 꾸밀 수 있고 다양한 동작을 통해 감정

을 표현하고 코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순기능이 작용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다만 심리적 동일시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아바

타 선택 영역이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되게 좋았어요. 재미있었어요. 코치님이랑 이런 걸 하게 될 거라 생각 못했었는

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전화로만 진행을 한다고 했다면 사실 그렇게 새롭다는 

느낌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 아바타 꾸밀 때 뭔가 제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

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김제이)

대면에서는 긴장감도 풀고 이러려면 유머를 보통 하잖아요. 약간 웃긴 말들 가

벼운 말들을 던져야지 그게 풀리는데,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내 아바타가 악수

하고 조금 방향 못 찾아서 헤매고 이러는 게 그냥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웃겨서 웃음이 나와서 좀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아바타랑 저

랑 닮은 점은 없어서 딱히 동일시는 안 들었지만 코치님은 코치님의 아바타랑 

동일시가 되긴 했었어요. (임라오)

메타버스 아바타로 만나서 코치님이랑 악수도 하고 반갑게 인사도 하고 코칭룸 

내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의자에 앉고 그런 과정이 코칭을 진행하는데 도움

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제가 했던 옷 갈아입히는 게임 느낌

이 있어서 게임하듯이 이 어떤 옷이 더 예쁘고 할까라는 고민에서 여러 벌 입다

가 결국 평범한 걸 골라서 입었어요. 심리적 동일시가 크지 않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심리적 의지가 크지 않았지만 코칭 과정에서

는 코치님과 되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눴다. …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

까요? (정가온)

제가 평소에 좋아 하지만 시도해 보지 못했던 패션이나 그런 아이템까지 착용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거든요. 제 아바타가 지금 빨간 머리인데 제가 빨간색은 

좋아하지만 실제로 빨간 머리를 시도해 보기 쉽지 않았어서 이 아바타에 적용

해 보는 경험이 되게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악수나 박수 춤추기 등 다양한 행동

들은 이게 메타버스의 장점이자 단점인 비언어적인 표현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해 주었던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칭 중에 이렇게 박

수를 쳐 주셨었는데 제 코치님께서 그렇게 공감을 해 주시니까 더 자신감을 가

지면서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홍채원)

④ 메타버스 코칭 인식 및 성과

메타버스 공간에서 코칭 경험에 대하여 비밀보장이 가능한 독

립된 공간에서의 심리적 안정감, 줌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비

대면 상황에서의 편안함, 협의서·실천계획·코칭 소감 등 온라

인 상호작용 도구 활용을 통한 실천의지 증대 등 다양하고 긍정적

인 이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코칭룸 문을 닫으면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이라고 알려주셨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 비밀이 보장된 공간 안에서 코치님과 1 대 1로 코

칭을 받으니까 안정된 상태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최근에는 보여지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얘

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나 좀 안 좋게 생각하면 어

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실제 인물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보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게 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줌이나 오프라인에 비

해서도 메타버스에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느낍니다. (홍채원)

줌으로 했을 때보다 코치님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예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에 제약을 덜 받는 환경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만큼 또 털어놓고 싶은 만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어요. … 그런(온라인 상호작용 도구) 세팅이 있어서 제가 코칭을 하면

서 바로바로 정리하면서 그 다음 계획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코칭 내용을 하

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렇게 협의서

를 작성하거나 이런 계획들을 그 공간 안에서 적으면서 코칭 내용을 바로 되돌

아보면서 코치님께서 짚어주신 제 강점이나 아니면 제가 느꼈을 때 본 저의 특

징 같은 걸 그 자리에서 바로 살펴볼 수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가온)

일단은 대면이 아닌 게 솔직히 좀 많이 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학교 근처에 

살지 않다보니까 이동 시간이 없다는 게 좋았고요. 그리고 뭔가 얼굴을 맞대고 

했었다면은 제가 더 뭔가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대면

이 아니었어서 제가 생각하는 제 약점까지 다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임라오)

메타버스에서 아바타 대 아바타로 만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솔하

게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줌이 아니라 

메타버스인 게 저는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사실 줌으로 1 대 1로 만나다 보면은 

화면 구성 자체가 되게 약간 긴장되고 약간 면접을 보는 느낌이라서 좀 그게 개

인적으로는 좀약간 무서웠을 것 같은데, 메타버스에서 만나다 보니까 교수님께

서 처음에 악수도 해주시고 춤추는 것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긴장이 많이 

풀리고 또 제 이야기를 더 잘 말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 협의서를 

작성할 때 따로 파일을 받아서 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교수님과 



Vol.61, No.3, August 2023: 445-458 | 455www.her.re.kr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 대학생 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Human Ecology Research

함께 벽을 클릭해서 바로 제 이름을 쓰고 서명을 깔끔하게 끝내서 굉장히 이런 

게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김제이)

(3) <마무리> 효과적인 코칭을 위한 제안

<마무리> 단계에서는 메타버스 기반의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

한 전반적인 소감과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나누었

다. 프로그램 참여소감으로서 앞으로 의 후속 프로그램을 위한 추

천을 보면, 메타버스에서의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 및 진솔하게 문

제를 해결해 나가는 코칭의 강력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더불어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고 메타버스 환경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메타버스 기반 코칭의 효과를 극

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메타버스와 코칭에 대해서 생소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게 어떤 건지 자

세하게 알려주고 또 제가 저도 또한 거기에 그게 처음에 참여할 때는 어색했지

만 그 과정 중에서 어떤 배움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는지 소개를 해주고 싶습

니다. “메타버스 코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네가 그전에 생각했던 상

담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야~! 코칭이라는 건 너도 몰랐던 네 안에 잠재되어 있

었던 강점을 찾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또한 이런 프로그램을 메타버스라는 

신기한 채널에서 참여하면서 더 진솔한 모습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경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귀중한 프로그램이니까 꼭 참여해 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

고 싶습니다. (정가온)

메타버스에서 좀 더 같이 놀 수 있는 기회를 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시간으로 … 예를 들어서 OT나 수료식을 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팀별로 이렇

게 다 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같은 것들을 좀 더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 저는 진짜 리얼로 하면 이거 진짜 좋으니까 그냥 꼭 한 번 해보라고 

할 것 같은데 … (직접 말을 한다면)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좋으니까 꼭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 네가 평소에 갖고 있었지만 풀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메

타버스에서, 익명 환경에서 얘기하면서 네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 고민이 있다면 너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홍채원)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대학생들

의 다양한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이

를 위해 대학생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

함으로써 대학생 코칭 분야의 새로운 장(場)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와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프로그램 개발은 전체적으로 ‘오프닝’, ‘메타버스 기반 코

칭클리닉’ 총 2회, ‘성찰기록 및 피드백’의 단계로 구성하였다. 첫

째, 오프닝은 프로그램 진행 안내, 메타버스 코칭, 메타버스 코칭

룸 가이드 등 총 3개의 과정으로 구성하여 본 프로그램의 취지와 

운영 및 메타버스 공간에 대한 이해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메타버스 코칭에서는 ‘코칭클리닉 협

의서’, ‘코칭리뷰 및 실행계획’ 등을 구글과 패들렛을 연동하여 코

칭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성찰기록 및 피드백

은 코치이의 성찰과 담당 코치의 응원 메시지로 실행 의지가 지속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코치이는 S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시스템을 통해 지원자 총 20명을 선정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안내와 동의과정을 사전에 거쳐 윤리적 측면을 확보

하였다. 또한 전 진행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S대학교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본 프로그램 과정 내내 참여

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 아바타를 

활용한 메타버스 기반 코칭의 가능성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직접 대면이 아닌 아바타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진솔한 코칭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코치이 개인별 메타버스 환

경과 활용의 접근성이 모두 다른 까닭에 매뉴얼에 대한 상세 안내

가 있었음에도 입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해 향후 오프라인과 병행하여 진행한다면 코치와 코치

이 간의 유대감 상승과 더불어 이러한 부분이 일부분 해소될 것이

라 사료된다. 또한 초점집단면담을 메타버스에서 진행함에 있어 

보다 편안한 인터뷰 상황이 가능했으나 반면, 서로의 표정이나 반

응에 민감하지 못하여 이야기가 중복되는 경우들이 발생함으로써 

향후 그룹코칭을 메타버스로 진행한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 프로그램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초점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첫째, 설문조사는 프로그램 사전-사후에 진

행된바 참여자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유의하

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줌을 활용하여 대학생 대상 코

칭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Kim (2022)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코칭적 접근 또한 유의함을 검

증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실제 코치이들은 졸업 

후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진로와 관련한 이슈들이 많았으

며 코칭 과정을 통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수행

하고 이에 필요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의지와 스스로

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족관계

를 비롯한 다양한 대인관계의 문제나 실패의 경험에서 나타난 심

리적 어려움들을 회피하지 않고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직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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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함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

이 종료된 후 지원자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초점집단면

담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참가자들의 동기와 기대에 관한 도입 

단계, 프로그램 운영·코칭 인식과 결과·메타버스 환경·그리고 

메타버스 코칭 인식과 결과로 구성된 주요 단계, 그리고 후속 프

로그램에 대한 제안과 추천을 담은 마무리 단계가 도출되었다. 코

로나19 발생 이후 대면에서의 활동들이 많은 부분 온라인으로 대

체되는 과정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로를 호소하는 줌 피로감이 증가하였다(Lee, 2022). 이러한 상

황에서 비밀 보장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안락한 분위기·코칭에

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 연결 기능 구현이 전제된 메타버

스 코칭(Yun, 2023)은 실제 모습을 노출하지 않고 아바타를 통해 

참여함으로써 온라인 환경의 취약점들을 일부분 상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법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코칭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선험적 연구라는 

면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고도화된 

코칭 분야가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우리의 삶이 메

타버스 환경으로 급속히 진행된 탓에 이에 대한 낯섦과 불편함이 

공존한다. 

따라서 이를 전 생애주기로 확대할 경우 메타버스의 진입 장벽

이 쉽지 않은 세대도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메

타버스 코칭 환경을 구축하고 이용함에 있어 비용적 문제를 간과

할 수 없다. 따라서 장차 코칭분야의 중추적인 기관에서 국내외 

코치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코칭공간을 운영함으로

써 시간과 장소, 국가와 민족 등을 초월한 코칭의 장이 새롭게 생

성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연계될 수 있

는 후속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이슈를 토대로 

한 코칭이나 그룹코칭, 또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코칭, 코

칭과 상담 등 유사 영역을 연계한 다각적인 코칭 프로그램들이 개

발되어 대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로가 제공되기

를 기대한다. 둘째,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코칭의 효과성이 검

증된 만큼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코칭 프

로그램이 개발·실시되어 전 생애주기에 따른 코칭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특히 고등학생들이 코칭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Kim et al., 2022), 생활과학 분야에서 고등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 코칭을 개발하고 실시한다면 대학

의 사회적 기여를 실현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

료된다. 셋째, 메타버스 세계가 실현된 지 그 역사적 시간이 짧은 

만큼, 중노년층의 접근은 젊은 세대의 이용이나 활용 및 전략 등

에서 급격히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러한 아바타를 

이용한 메타버스 코칭이 세대별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하나

의 대안으로 생활화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메타버스의 익명성·

메타버스 활용의 어려움·메타버스와 실생활 간의 간극 등의 문

제는 지속적으로 함께 해결해 가야 할 사안일 것이다. 그럼에도 

메타버스 공간의 일상화가 더욱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준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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