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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학습몰입, 학습의욕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n Micro-learning Contents on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Flow and Learning Motivation 

based on Extracurricular Program

곽찬미*, 이동엽**

Gwak Chan Mi*, Dong Yub Lee**

요 약 본 연구는대학생들을대상으로한마이크로러닝콘텐츠기반비교과프로그램의효과를일반적특성에따라분석하였다. 거

점 국립대학 G대학교 소속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실시하였고, 학습몰입과학습의욕을학습효과측정의주요지표로사용

하였다. 학습효과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과 전공계열에 따른 학습몰

입, 학습의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고. 학년에 따른 학습몰입, 학습의욕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집단 간 일원분산분석(ANOVA)을 통해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별과 학년은마이크로러닝

콘텐츠기반프로그램참여에는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았으나, 전공계열에따라학습몰입과학습의욕이다르게나타났다. 이를바탕

으로향후프로그램은전공계열에따라적절한환경과자극을제공해야할것으로나타났다.

주요어 :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비교과 프로그램, 학습몰입, 학습의욕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a Micro-learning content-based extracurricular program among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A survey was conducted on 600 students affiliated with 
G University, a major national university. Learning immersion and learning motivation were used as the key 
indicators for measuring the learning effects. Cronbach’s α coefficient analysis was performed to validate the 
reliability of the learning effect measurement tool. Independent sample t-tests were utilized to analyze differences 
in learning immersion and learning motivation based on gender and major discipline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was employed to measure differences in learning immersion and learning motivation 
according to academic year.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gender and academic year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participation in the Micro-learning content-based program. However, differences in learning immersion 
and learning motivation were observed depending on the major discipline. Based on this, it is suggested that 
future programs should provide suitable environments and stimuli based on the students' major disciplines.

Key words : Micro-learning, Content, Extracurricular Program, Learning Flow, Learning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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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노출되는 미디어의 양적 증대로 정보는 넘치

도록 풍성해졌고, 지식과 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하여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간과 상황에서 빨리

습득하려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웹 기술과 모

바일 장치의 개발이 급증하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

시공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1]. 이 모든 변화를 수

용해낸 것은 2020년 2월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었다.

코로나19는 원격수업을 더 실질적으로 와닿게 해주

었다. 학습자는 원격수업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

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원

격수업은 대학마다 보편화된 학습형태로 자리 잡았다.

인프라의 확장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인해

공간의 한계도 줄었고 그에 비례하여 학습에 많은 시간

을 투자하지 않아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학습 효율성

이 중요해졌다. 또한 짧은 시간에 요약된 정보를 제공

하는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학습의 형태와 교육영역 콘

텐츠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2]. 이러한변화로인해마

이크로콘텐츠 확산과 학습자들의 유연한 학습 요구와더

불어, 모바일인프라확장으로인하여새로운형태의학습

인 마이크로러닝(Micro-learning)이 등장하였다[2].

기존의 MOOC과 같은 이러닝 형태는 50분의 수업

시간 내 주어진 내용을 차례대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

행된다. 원격수업 환경에서 학습자가 학습 내용에 접근

하고자 할 때 복잡한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 인지 부하

가 발생한다[3].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학습활동은 전

적으로 학습자가 주도하여 학습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50분 수업은 학습자로부터 인지 피로를 발생시

켜 학습이 중단될 수 있다. 이에 짧게는 5분 단위로 분

절된 마이크로러닝 방식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인지

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학습자가 원하는 내용을 유연하

게 선택하여 학습자들에게 동기부여와 참여를 증진시켜

학습 지속을 위한 도전이 교육 현장에서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생존을 위해 대학교육의 질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교육의 질 관리의 방안으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4]. 가장 중점적

으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개선을 위해 세부적으로

기초교양교육의 강화와 전공교육의 질적 혁신과 함께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수업 외 활동을 지칭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과성 입증이 실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나, 대부분 비교과 프로그램 그 자체이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유형에 제한되었다. 그래서 최근 교육 현장에

서 주목하고 있는 마이크로러닝을 적용한 비교과 프로

그램과 관련된 연구의 접근이 필요하다.

마이크로러닝 환경에서 학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을 학습에 몰입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 학습활동을 수행하려는 의욕인 학습의

욕 또한 학습효과를 보는 데에 있어 필수지표이다. 따

라서, 학습자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가

를 보여주는 지표인 학습몰입[5]과 학습의욕을 종속변

인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기반 비교과 프

로그램을 하나의 학습 방식으로 도입하기 위해 참여자

의 일반적 특성(성별, 전공계열, 학년)에 따른 학습몰입

과 학습의욕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의 학습효

과를 검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마이크로러닝

마이크로러닝은 기존의 긴 재생 시간이 필요한 온라

인 강의에서 벗어나 15분 내외의 작은 단위로 마이크로

콘텐츠를 구성해 시공간 제약 없이 쉽고, 간편하게 학

습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이다[6]. 콘텐츠 관점에서 마이

크로(Micro)의 최소 단위를 학습 객체로, 교수학습 관

점에서는 역량 단위와 개인별 학습으로 구분하여 다양

한 관점에서 마이크로러닝을 정의하였다[7].

마이크로러닝이 주목받게 된 원인은 몇 가지 측면에

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학습자들이 학습에 집중 가능

한 시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완전한

강좌를 순서대로 학습하는 방식이 아닌, 학습자의 필요

에 따라 능동적으로 탐색하며 스스로 지식을 생산해내

는 방식의 학습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더불어 현

대인이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와 지식의 양이 급증하는

것에 비해, 학습에 투자 가능한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기존 MOOC 형태와 같은 이러닝에서는 주어진 내용을

모두 순서대로 학습해야만 했지만, 마이크로러닝의 경

우에는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학습 내용을 선택적으로

유연하게, 빠르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가

능하다. 마이크로러닝은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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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학습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개발 및 학습 효율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8].

그림 1. 마이크로러닝의 등장 배경
Figure 1. Background of Micro-learning
출처: https://www.kmooc.kr/comm_view/N/1/478

2. 비교과 프로그램

비교과 교육과정은 학점 부여와 관계있는 정규 교육과

정과 달리 학습자의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

과정보다는 비교과 프로그램(Extracurricular Programs)

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다[9].

해당 용어에 대한 정의 또한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정규

수업 외에 이루어지는 학문적 또는 비학문적 활동으로

성적, 학점이 부여되지 않고 자발적 참여로 수행되는

활동으로 보았다[10]. 정규 교과과정을 제외한 학생의

모든 경험과 자발적 참여 활동으로 보았다[11].

비교과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참여 가능한 범위가

특정 단과대학이 아닌 대학 내의 모든 대학생을 대상을

포함함으로써 참여 제약이 낮고 다양한 학생의 접근이

용이하다.

국내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최근 대학 평가로 인해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

면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

이다[12]. 그러므로 대학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와 대학

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이 필요하다[13]. 따라서 대학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이

중요해진 배경을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인 영향에 대해 연구하여 더 체계적이고 학습에 효과적

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학습몰입

학습몰입의 정의를 살펴보면, 우선 이지혜(2010)는

학습몰입을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의 주의가 정해진 목

표만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되는 것으로 행동과 의식이

완전히 일치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 가능한 상태로

보았으며[14], 김희정(2012)은 학습자와 학습 환경이 상

호작용하면서 학습자 자신의 목표에만 중점을 두고 오

로지 학습활동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이나

기쁨을 동반하는 최적의 경험으로 정의하였다[15]. 즉,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 몰두하여 자의식도 잊어버리고

시간이나 환경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학습활동이나

내용에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로써, 학습에 집중하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

는 최적의 경험상태로 볼 수 있다[16].

웹기반 학습에서의 학습몰입 경험은 학습자들의 학

업성취와 학습동기, 태도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

오며, 내재적 보상 기저로 인해 자기 강화가 되어 계속

적인 학습을 하고자 하는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17]. 학습 이수율과 유지율 문제는 원격교육에서도

특히 중요하다[12]. 따라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인 학습몰입은

학습의욕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리라 유추된다.

4. 학습의욕

학습의욕이라는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해 본다

면, 신용배(1995)는 “자기 스스로 학습활동을 수행하려

는 의욕을 말하는 것으로서 학습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하였고[18] 박상용(1999)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내용 또는 자신이 학습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자세와 능동적 의지활동을 일

으키게 하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였다[19].

원저의 연구에서는 학습의욕이란 여러 가지 동기 중

에서 학습에의 동기를 선택해서 이것을 목표로 하는 의

지활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고, 이 정의에

기초해서 학습의욕의 구조를 개발했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학습의욕이란 학습자의 동기 및 인성이 갖춰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학습에 나타나는 적극적이고 자발

적인 의지로 정의하고 이 정의에 기초해서 학습효과를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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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과 차이

분석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함으로, 거점 국립대

학 G대학교 소속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2022년 9월 넷째 주부터 2022년 10월 첫째 주까지 2주

에 걸쳐 설문지 600부를 배포하였고, 총 551개의 설문

지가 회수되었다. 이중 중복 응답했거나 무의미한 결과

값인 100개를 제외하고, 451개의 설문지를 최종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 계획, 연구 설계, 연구 결과 분석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세부 절차로 진행하였다.

첫째,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기반 교육으로 구성된 비

교과 프로그램에서 대학생의 학습몰입, 학습의욕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 주제로 정하고 관련 연구 문제를 설

정하였다.

둘째, 마이크로러닝, 비교과 프로그램, 학습몰입, 학

습의욕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마이크로러닝, 학습몰입

과 학습의욕의 측정 도구를 선정하였다.

넷째, 거점 국립대학 G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

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다.

다섯째, 설문조사의결과를분석하고결론을도출하였다.

3. 연구 도구

학습효과 측정을 위한 하위요인으로 학습몰입, 학습

의욕을 선정하였고, 선행연구에서 학습효과 측정 가능

한 문항척도[20][21][22]에서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의 측정 도구는 모두 긍정적 문항으로, 각 문

항은 5단계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문항 동질성 파

악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에 따라 학습몰입 5문항, 학

습의욕 6문항으로 분류하였다.

학습효과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

도 지수(Cronbach’ s ɑ)를 산출한 결과 5문항의 학습몰
입이 0.854, 6문항의 학습의욕이 0.874로 나타났다. 신뢰

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Cronbach’ s ɑ값은 .60
이상일 경우로 보아 학습효과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신

뢰도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학습효과의 문항구성 및 신

뢰도 값은 표 1과 같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통계적 처리는 Windows용 SPSS 25.0을

사용했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도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정규분포의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를 파악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도구의 신뢰도 검증

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성별과 전공계열에 따른 학습몰입, 학습의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학년에 따른 학습몰입, 학습의욕에 대한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집단 간 일원분산분석(ANOVA)

를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학습효과 척도 문항 11개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

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KMO값과 Bartlett

표 1. 종속변수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값
Table 1. 'Item construction of the dependent variable and
Reliability value

항목 문항 내용
문항
수
Cronba
ch’s ɑ

학
습
효
과

- 나는 이 강의에 완전히 집중된다.
- 나는강의시간에시간감각을잃어버릴때가
있다.

- 이 강좌에서 배우는 것이 정말 즐겁다.
- 나는 강의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다.
- 나는시간가는줄도모르고강의에열중한
다.

- 이런과정이추후또개설된다면, 다시신청하고
싶다.

- 이 과정을 다른 학생에게 추천하고 싶다.
- 나는강의시간에다른사람의시선을의식하지않
는다.

- 내가배워야할것이무엇인지확실하게알고
있다.

- 나는 강의내용을 충분히 소화해 낼 능력이
있다.

- 내가 얼마나잘 배우고있는지물어본다면
고민하지않고금방대답할수있다.

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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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형성 검정으로 확인하였다. 표본의 KMO 지수는

.924로 0.5보다 값이 크기에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관행렬의 적절성을 검정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지수는 2713.091(df=379, p=.000)

으로 유의확률(p) 0.05를 기준으로 ‘학습효과 척도’ 변수

간의 상관성이 인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은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KMO와 Bartlett의 검정 통계값
Table 2. Kaiser-Meyer-Olkin and Bartlett's test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2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713.091
자유도 55

유의확률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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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학

습효과 구성요인 추출방법은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0.4 이상인 문항을 채택하고, 아이겐 값을 1로 지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개의 요인이 도출되

었으며, 스크리 도표 검증을 바탕으로 2 요인 구성으로

확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문항은 11문항이며, 표 3과 같

이 2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학습효과 척도’의

요인 1은 ‘학습몰입’, 요인 2는 ‘학습의욕’으로 각각 명

명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3, 설문문항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results

요인 1 요인 2

4
2
5
1
3

.800

.789

.776

.628

.594

4
5
6
2
3
1

.795

.795

.773

.727

.690

.647

요인명 학습몰입 학습의욕

고유값 5.907 1.129

설명변량(%) 53.697 10.264

누적변량(%) 53.697 63.961

문항 수 5 6

최종 문항으로 구성된 구인별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서 구인별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과 표준편차 및 왜도,

첨도를 확인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평균은 3.98에서

4.30 사이에 위치하고 표준편차는 1 미만이었다. 왜도와

첨도 모두 권고기준(왜도≤ ± 2.0, 첨도≤ ± 7.0)을 충

족하여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5. 구인별 기술통계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by employment type

최소값 최대값 M SD 왜도 첨도
학습

몰입
2.00 5.00 3.98 .66 -.130 -.813

학습

의욕
2.33 5.00 4.30 .56 -.592 -.070

2개 영역 중 학습의욕 영역이 평균 4.30으로 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습몰입 영역의 평균

이 3.98로 중요도가 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효과의 차이

1) 신뢰도 분석

측정지표의 수치가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지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선

정된 문항 11개에 대한 문항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는 표 6과 같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854∼.874으로

나타났다.
표 6. 요인별 신뢰도
Table 6. Reliability by factor
요인 학습몰입 학습의욕

신뢰도 .854 .874

표 4. 설문 문항
Table 4. Survey question
하위
요인

순서 문항내용

학습
몰입

1 나는 이 강의에 완전히 집중된다.

2 나는 강의시간에 시간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3 이 강좌에서 배우는 것이 정말 즐겁다.

4 나는 강의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다.

5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강의에 열중한다.

학습
의욕

6 이런과정이 추후 또개설되다면, 다시 신청하고싶다.

7 이 과정은 다른 학생에게 추천하고 싶다.

8 나는강의시간에다른사람의시선은의식하지않는다.

10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

11 나는 강의내용을 충분히 소화해낼 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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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에 따른 학습몰입, 학습의욕의 차이 분석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전공계열)에 따른

비교과 프로그램 학습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성별

에 따른 학습몰입, 학습의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7. 성별에따른학습몰입, 학습의욕에대한독립표본t 검정결과
Table 7. Independent samples t-test results on learning
engagement and academic motivation by gender
변인 구분 N M SD t
학습

몰입

남학생 148 3.91 .67
1.525

여학생 303 4.01 .65
학습

의욕

남학생 148 4.18 .59
3.114**

여학생 303 4.36 .54
*p<.05, **p<.01

성별에 따른 학습몰입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학습의욕은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전공계열에 따른 학습몰입, 학습의욕의 차이 분석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전

공계열에 따른 학습몰입, 학습의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

다.

표8. 전공계열에따른학습몰입,학습의욕에대한독립표본t검정결과
Table 8. Independent samples t-test results on learning
engagement and academic motivation by academic
discipline
변인 구분 N M SD t

학습
몰입

인문·
사회

221 4.05 .68
2.149*

자연·
이공

230 3.91 .64

학습
의욕

인문·
사회

221 4.36 .59
1.986*

자연·
이공

230 4.25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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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계열에 따른 학습몰입은 인문·사회계열이 자연·

이공계열보다 높게 나타났고, 전공계열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공계열에 따른 학습의

욕 또한 인문·사회계열이 자연·이공계열보다 높게 나타

났고, 전공계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학년에 따른 학습몰입, 학습의욕의 차이 분석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학

년에 따른 학습몰입, 학습의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

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고, 사후검증은 Scheffe 방법

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표 9와 같다.

표9. 학년에따른학습몰입, 학습의욕에대한일원분산분석결과
Table 9. One-way ANOVA results on learning engagement
and academic motivation by grade level

변인 구분 N M SD F Scheffe

학습

몰입

1학년(a) 46 4.03 .59

.394 ‧
2학년(b) 141 3.95 .72
3학년(c) 154 4.01 .62
4학년(d) 107 3.95 .66

학습

의욕

1학년(a) 46 4.61 .38

5.257** a>b,c,d
2학년(b) 141 4.26 .64
3학년(c) 154 4.29 .52
4학년(d) 107 4.2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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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에 따른 학습몰입은 1학년, 3학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 및 4학년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년에 따른 학습의욕은 1학년, 3학년, 2학년, 4학년 순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학년에 따른 학습의욕의 사후비교분석 결과 유의수

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은 1학년과 2, 3, 4

학년이었으며 1학년 학생이 2, 3, 4학년에 비해 학습의

욕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기반 비교과 프로그

램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선행 연구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대

학생이 학습효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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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학습몰입과 학습의욕으

로 확인되었으며,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기반 비교과 프

로그램이 학습몰입과 학습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 분석하여 논의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성별, 전공계열, 학년과 같이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몰입의 차이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부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이나 학년의

경우 학습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전

공계열의 경우 학습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성별에 따라서는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학습몰입에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 마이

크로러닝을 온라인 교육으로 접하는 남녀 간에 의식이

나 적응 정도의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 학

년에서도 마이크로러닝을 적용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습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이유는 이미 대

학에 입학·재학 중인 대상이 영상 공개 플랫폼 등에서

숏폼 콘텐츠를 일상에서 자주 접하고 있어, 마이크로러

닝 콘텐츠에 대해 생소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학습에 집

중하는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마이크로러닝이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

향력이 있었다고 보고한(박은정, 2020) 연구와 일치하

지 않는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6].

둘째,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의욕의 차이에

대해서는통계적으로모두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다. 개개

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참여하는 비교과 프로그램만의

특성에따라다수가 자기책임감을 가진 학습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 전공계열, 학년에 따라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

2022년도 9∼10월은 중간시험을 치기 전이었으나, 학업의

분량정도나취업준비, 대내외활동, 학점등학년의위계에

따라비교과프로그램수강과비교해서우선순위에따라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는 저학년이

고학년보다학습의욕을높게지각하는것으로분석했고, 학

년에따른학습의욕에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보고한

(김혜지, 2016) 연구와통계적으로일치함을알수있다[23].

연구 결과를바탕으로한결론은다음과같다. 학습의욕

을증진시키기위해서외부적인환경변화나내재적인요인

및 동기를 자극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외재적인 변화

를 주로 다뤄보면, 마이크로러닝의 체계화를 통해 단순한

분절이아닌개별콘텐츠별로독립적으로구성하여 수요자

의필요에따라활용할수있도록교수설계에힘써야할것

이다. 또한 수업방법 개선 및 개발을 통해 문제기반학습

(PBL)이나플립러닝(FL) 등다양한수업방법을적용해봄으

로써학습효과의극대화할방법을추진해볼수도있을것이

다. 다른사람의시선을의식하지않을정도로몰두한상태,

학습이몰입되기위해서짧은길이의, 한번에소화가능한

마이크로개념의학습방법뿐만아니라보다더다양한교수

학습방법이 연구되고, 수업뿐만 아니라 비교과에서도 적용

해볼수있을것이다.

또한, 개인이 기대하는 과제달성의 수준과 요구수준에

균형을 이뤄학습자로 하여금비교과프로그램 참여및과

제수행시성취감을느낄수있도록과제의난이도를조절

하거나분배할수있을것이다. 수업내개방적인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습에대한긍정적이고적극적인의지를자

극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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