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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학령인구 감소 등 사

회변화에 대응하고자 교육, 연구, 사회봉사 등 여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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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학 경쟁력 제

고를 위한 방안으로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 혁신과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

다. COVID-19 이후, 국내의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온라

인 환경 기반의 원격 학습으로 정규 교육과정이 시행되

면서 급격하게 비대면 수업 형태로의 교육 혁신이 이루

어졌다. 이에 줌(ZOOM), 팀즈(Microsoft Teams)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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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Analysis of an Online Learning Support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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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veloped an online learning support program to provide academic
support for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by considering the positive perception and
advantages of online education and at the same time reflecting the difficulty in contacting
students who have been placed on academic probation. The program consisted of topics
and contents that could increase academic self-management and academic resilience of
college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and the purpose wa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online learning support program after operatio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cademic self-management, learning
regulation, and positive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This can be
seen as the fact that college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acquired the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necessary for studying, and their determination to stud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ir academic resilienc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developed a program that can help improve the academic resilience of college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and analyzed its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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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화상 수업이 가능한 플랫폼 사용과 활용 능력이 보편

화되었으며[1], 온라인 환경에서 교육에 필요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였다. COVID-19 팬데믹 상황이 종료된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익숙하지 않았던 온라인 환경의 학습

은 미래에서 요구하는 교육 혁신으로 중요성이 높아졌

다. 대학에서는 대학기관평가인증, 교원양성기관평가 등

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프라와 운영 역량이 진단 요

소로 제시되는 등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있어 온라

인 수업과 관련된 환경을 고려해야 할 만큼 중요성이 높

아졌다[1-3].

온라인 교육은 COVID-19 이후에 보편화되어 다양한

수업 설계와 운영이 가능해졌다. COVID-19 상황을 경험

하면서 온라인 수업이 대학의 주된 교육방식으로 자리매

김하게 되었다. 교육에서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노력이 지금보다 한층 더 필

요한 시점이 되었다[1-4].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학

은 교육 활동에서 온라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온

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

습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 대학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대표

적인 사례로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2-5].

학사경고에 대한 원인은 다양한데, 학생의 학업적 측

면, 정서적 측면,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에 적응

하지 못해 나타난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 다른 대학의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심각한 학업 부진에 빠지게 되

면 대학으로부터 학사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

며[6], 반복적 학사경고는 중도 탈락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중도 탈락은 학생의 자의나 타의에 의해 고등교

육기관을 떠남을 의미한다[7].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많은 대학이 학생의 중도 탈락은 대학 경영에 심각한 문

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사경고자에 대한 지

원과 관리 방안이 중요한 이슈이다. 또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과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학생 학습역량 지원, 학사

관리 등과 관련된 지표에서 학사경고에 대한 조치가 적

절한지, 이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은 있는지, 프로그램

운영 성과는 어떠한지 등을 확인하게 되면서 학업 부진

이나 생활 부적응으로 나타나는 학사경고자에 대한 지원

방안과 관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8], 대학은 학사

경고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9].

2000년 초까지 이루어진 대학의 학사경고 제도는 학

사경고에 대한 모든 책임이 학생에게 있어 학사경고 대

상자가 될 경우, 수강 신청 제한, 필수 프로그램 이수 등

학사경고에 대한 징벌적 제재가 이루어졌다.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은 낙인감, 수치심, 죄책감, 좌절감을 경험하

게 되고, 이를 통해 낮아진 학업적 동기와 유능감이 학업

에 대한 성취 수준을 더욱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10].

학사경고 제도의 본래 목적은 학생의 개인적·학업적 문

제로 인해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 최소한의 학업성취

기준을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기

준에 달성하지 못했을 때 학업 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다[11].

하지만 학사경고에 대한 의미를 단순히 학생 스스로

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사경고를 받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기 쉽다[11]. 학사경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대학들은 비교과 프로그램

을 통해 학사경고 원인을 분석하고 학사경고를 받은 학

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특히, 학업 부진에 대한 시간 관리, 노트필

기 등 학습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감정이나 멘탈

등 자기관리를 도울 수 있는 제도와 방향으로 학사경고

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1-3].

현재 대학에서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을 위해 여러 노

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적인 지도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이유 중 하나로

해당 학생과의 접촉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곳이 학과지만 학과 교수의 지도 및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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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학과 내에서의 지원도 미비하

여 개선이 필요하다[12-13].

이에 본 연구는 COVID-19 이후, 온라인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장점 등[4]을 고려함과 동시에 학사경고

를 받은 학생과 접촉이 어렵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학사

경고자의 학업적 지원을 위한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학사경고 대학생의 학

업적 자기관리와 학업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주제와 내

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후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 학

사경고 대학생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적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제반 요건 등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

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사경고자

의 학업적 자기관리와 학업탄력성에 변화가 있는가?

둘째, 학사경고자 대상의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2.1 학업적 자기관리
자기관리 능력은 스스로 평가하고 개인이 세운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행 과정을 점검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14-15]. 자기관

리 능력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목표지향적 계획 수립,

실행, 정서적 자기조절 등으로 탐구되고 있으며[14], 의

식과 태도를 포함하며 개인의 정서와 감정을 관리하고

변화를 수용하여 자신을 개발하고자 하는 능력으로 이해

할 수 있다[16]. 대학생은 대학에서의 생활을 통해 새로

운 문화와 생활양식을 정립함은 물론 심리적, 사회적, 개

인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습득해야 한

다[17].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관리 능력은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목표 설정, 설정 목표에 대한 실행력, 목

표 달성을 위한 전략 구체화와 다양한 요소를 아우르는

정서 조절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18].

위의 내용을 종합했을 때, 자기관리 능력은 목표 설정,

시간 관리, 조직화, 계획하기 등을 실행하여 개인의 생활

및 학업 측면의 습관화와 체계적인 통제가 가능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의 학업적 자기관리 능력은 학습, 진로,

취업과 연관성, 대학에서의 학습 지속과 연결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보고 자신의 정서적·학습적 상황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학습에 필요한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자기

통제 및 관리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2.2 학업탄력성
학업탄력성은 학업 장면에서의 탄력성을 의미하는 것

으로 학업적 어려움이나 위기에 대해 자신을 동기화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취동기, 학습동기, 긍

정성 등의 유사 용어로 학업 발달 측면에 중요한 개념으

로 보고 있다[19]. 학업탄력성은 학업 상황에서 경험하는

학업적 실패와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요인으로

심리적 요인과 학교 및 가족 요인, 동료 관련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20]. 그동안 학업탄력성은 학업에 위기가

존재해도 높은 학업 수행과 동기를 유지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공 요인으로 관심을 두는 접근으로 다루어져 왔

다[21]. 학업탄력성이 주목받는 이유는 똑같이 어려운 환

경에 있더라도 학업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은 학업성취,

학교생활 적응, 학업 중단의 문제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22].

초기의 학업탄력성은 이민자, 소수 인종 및 결손가정,

낮은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발달적 위험 등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연구되었지만[23], 점차

일반 학생에게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를 가지게 되었다

[22].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업 탄력적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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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높은 성취동기를

갖고 있으며[24], 학업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은 친구, 가

족, 교사 등의 역할과 문화적 정체감 및 학교 환경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특성을 발견하였다[25]. 이처럼 학

업탄력성은 높은 성취동기나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의 성공과 직업 영역에서의 성취에 긍정적인 연관을 가

지기 때문에[26] 교육 현장에서는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

되고 있다.

2.3 학사경고 대학생 관련 연구
학사경고는 대학의 학칙과 학사 규정으로 재학생들이

최소한의 학업성취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도달하도록

권장하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학생의 학업 이수

에 제재를 주는 제도이다[27]. 대학마다 학사경고에 대한

기준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한 학기 성적 평점이 4.5점

만점 기준으로 1.5~2.0 미만인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주게

된다[28]. 학사경고는 휴학이나 자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차원에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

히, 반복적으로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학업 부진을 회복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학업 부진의 원인을 종합

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29].

최근 학사경고 관련 연구는 크게 학사경고에 대한 원

인 탐색 연구, 학사경고 경험 분석 연구, 학사경고에 대

한 지원 체제 연구, 학사경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

그램 효과 분석 연구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 먼저, 학사

경고에 대한 원인 탐색 연구는 주로 인터뷰를 통해 진행

되었다. 이슬이, 김은정[30]의 연구에서는 학사경고의 주

요 원인을 학습동기 및 기초지식 부족, 전공 불일치, 심

리적 요인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중국 유학생을 대상

으로 학사경고를 받은 원인을 분석한 연구[31]에서는 한

국어 실력 부족, 낮은 전공 흥미도, 영어강의 안내 부족,

학업 지원 프로그램 홍보 부족 등이 학사경고를 받게 된

주된 이유로 파악되었다.

학사경고에 대한 경험을 분석한 연구는 학습 경험에

대한 이해나 극복 경험에 대한 주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허선주[32]는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을 선정하여 인터뷰

를 진행하고, 연구 자료에서 추출된 개념을 토대로 패러

다임 모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학사경고 경험에 대한

중심 현상으로 자신의 학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

회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족한 학습 능력 및 비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학습에 대한 참여 의지를 분명하게 드

러내거나 진로에 대한 고민과 휴학을 통해 쉬어가는 시

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은과 정태욱[33]은 학사

경고에 대한 극복 경험을 연구하였는데, 개인적으로 학

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 학사경고로 인한 인생 경험,

학사경고 탈출의 전환점,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

자신감 회복 등의 학사경고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 분

석하였다.

학사경고 지원 체제 관련 연구는 학사경고 대학생의

요구, 특성 등을 파악하여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책 등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용진, 양현정, 조

성희[34]는 학사경고자의 교육적 개입 필요성을 탐색한

결과, 학사경고는 학업 전략 및 기술적 측면, 대인관계,

동기, 효능감, 자기조절 등의 심리적 영역과 대학과 전공

에 대한 만족도 등의 대학 생활 적응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 학사경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관

련 연구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을 분석한 것과 효

과를 분석한 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이영선 외[35]

의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탐

색한 결과, 학사경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위안

을 얻고,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여 학습 의욕이 향상된다고 밝혔다. 전보

라, 강승희, 윤소정[36]의 연구에서는 학사경고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

한 결과, 학습전략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학업적 정서 조절 프로그램이 학사경고자

의 학업적 정서 조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3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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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정서의 자각과 목표와 일치된 행동, 정서에 대한 긍

정적인 재평가, 정서 조절 전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는 아니지만,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사경고 예방프로그램

을 운영한 뒤 효과를 검증한 결과, 학사경고를 예방하는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1학년 1학기 학사경고 여부에 직

접적 영향은 없었지만, 소속감과 만족감에 영향을 미쳐 1

학년 1학기 학사경고를 낮추었다[38].

지금까지의 학사경고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학사경고

가 발생한 원인부터 극복까지의 경험과 학사경고 대학생

의 학업적 지원을 위해 운영된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까

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사경고와 관련된 주요

연구는 다음 <표 1>과 같다.

구분 연구 주제[출처]

원인
탐색

학사경고 원인 탐색을 위한 검사도구 개발[13]

지방사립대 학사경고자의 학업 어려움 원인[39]

대학생의 학사경고에 관한 원인 탐색[30]

중국인 유학생 학사경고 발생 원인과 대처 양상[31]

경험
분석

지방대 학사경고자의 학습 경험에 대한 이해[32]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학사경고 경험[40]

대학생의 학사경고와 극복 경험[33]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사경고 경험[41]

지원
체제

학사경고생의 특성 변인과 교육적 개입 필요성[34]

학사경고자 예측을 위한 학습분석학적 모형 탐색[42]

학사경고자 학업부진 유형별 학습지원 요구분석[43]

학사경고 대학생 통합지원체제 연구[44]

프로
그램

학업적 특성과 집단 학습컨설팅 효과[36]

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 탐색[35]

신입생 학사경고 예방프로그램 효과성 분석[38]

학업적 정서조절 프로그램 효과 검증[37]

<표 1> 학사경고 관련 주요 연구

2.4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학습환경은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테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은 강점이 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학습자 개인의 학습

속도를 조절하여 학습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의 온라인 학습은 대학의 학습관리시스템과 사이버

대학 등을 통해 빠르게 보급이 되었으나 여전히 오프라

인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COVID-19 이후, 학습환경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정

규 교과목뿐만 아니라 학생을 위해 대학에서 지원하는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을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확대되었다[1-2]. 최근에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학습자들은 온라인 환경에

서의 수업 참여와 매체 사용 방법, 온라인 수업 공간 등

에서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의 선호가 높다는 연구

[3]와 온라인 시스템의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비

대면 학습을 선호한다는 연구 등이 보고되고 있다[4].

학사경고를 경험한 대학생에게 필요한 전략으로 시간

관리를 비롯하여 멘탈 코칭도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

으로 운영되는 등[1-2] COVID-19 초기 온라인 환경에서

의 수업과 프로그램 운영의 부정적인 시각과 달리 최신

성, 접근성, 유의미성, 융통성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

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1]. 이에 대학에서는 오프라인

으로 운영했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학생의 역량개

발 차원과 학습, 취업,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 내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부서 중 교수학습지원센

터를 중심으로 학생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온라인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재학생뿐만 아

니라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과 학습 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의 학업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환경이

활용되고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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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학사경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

생으로 직전 학기 및 휴학 전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중

K 대학의 학사경고 대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지원 프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로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은 2023

학년도 2학기에 운영되었으며, 정규 교과목이 아닌 비교

과로 운영했기 때문에 강제적 참여가 아닌 자발적 신청

으로 이루어졌다.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중 55명이 설문 조사에 응답했으며, 해당 자료를 토

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다음 <표 2>

와 같다.

구분 수(명) 비율(%)

성별
남학생 29 52.7

여학생 26 47.3

학년

1학년 11 20.0

2학년 21 38.2

3학년 13 23.6

4학년 10 18.2

단과대학

과학기술대학 24 43.6

디자인대학 12 21.8

인문사회융합대학 14 25.5

의료생명대학 5 9.1

<표 2> 연구 대상

3.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절차
본 연구는 학사경고를 경험한 학생에게 학업적 자기

관리 능력과 학업탄력성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학사경고자 대상 프로그

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프로그램 분석, 프로그

램 설계,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평가

의 단계로 나누어 구안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절차

첫째, 본 연구는 학사경고를 1회 이상 받은 학생을 대

상으로 학업적 자기관리, 학업탄력성에 도움을 주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콘텐츠는 총 4차시

로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운영하였다. 각 콘텐츠는 25분

분량이며, 학업적 자기관리에 필요한 동기 촉진, 학업 스

트레스 관리, 목표 설정, 올바른 학습 습관 만들기, 학업

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발하였다.

둘째, 학사경고 대학생 프로그램은 정규 교과목이 아

닌 비교과로 운영했기 때문에 학사경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프로그램 신청은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신청 단계에서 프로그램 효과 분석

을 위한 사전 진단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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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온라인 콘텐츠 및 학습관리시스템 화면(일부)

셋째, 학사경고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

생들은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4차시 콘텐츠 수강, 퀴즈,

성찰일지 과제 작성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학습활동

수행은 2023년 8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로 설정했으

며, 해당 기간 내에 콘텐츠 수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본 프로그램이 8월에 진행된 이유는 K 대학

에서는 학사경고 대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최

종 이수할 경우, 수강신청 학점 제한 해지(2학점)의 혜택

이 주어지게 된다. 이에 2023학년도 2학기 개강 직전에

운영되며, 최종 이수자는 개강 첫 주 수강신청 정정 기간

을 통해 정규 교과목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본

프로그램은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콘텐

츠는 강의형으로 교수자의 모습과 교안이 함께 제공되도

록 개발되었다.

넷째, 프로그램 종료일 후 최종 이수자를 파악하였으

며, 이들이 응답한 사후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 결

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연구 대상의 성별, 학년,

단과대학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학업적 자기관리와 학업탄력성 문항의 타당도를 확

인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 도

구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

다. 이후, 학사경고 대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

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관리와 학업탄력성

의 사전-사후 값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을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3.3 측정 도구
본 연구는 학사경고 대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학업적 자기관리, 학업탄

력성을 측정하였다. 학업적 자기관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K 대학의 학습역량 측정 도구[45]를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적합하게 문항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이에

학업적 자기관리 능력은 ‘나는 학습의 어려움에 대한 원

인을 파악한다.’라는 문항을 포함하여 3개의 문항으로 구

성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895로 나타났다.

학업탄력성 측정을 위해 김누리[46]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학습조절, 과제 책임감, 긍정적

태도, 자기통제, 친구 지지, 부모 지지의 총 6개의 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사경고 대학생의 학

업탄력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학습조절, 과제 책임감, 긍

정적 태도의 3개 요인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학습조절

은 ‘나는 새로운 학습목표를 세워본다.’를 포함하여 3문

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895로 나타났다.

과제 책임감은 ‘힘든 학교생활에서도 끝까지 주어진 일

을 해낸다.’를 포함하여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922로 나타났다. 긍정적 태도는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를 포함하여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 계

수는 .912로 나타났다. 신뢰도 계수가 .895~.922 범위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의 정의는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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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학업적
자기관리

자신의 학습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에 필요한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자기통제 및 관리하는 능력

학습조절
학업 상황에서 필요한 시간 관리, 자원 관리
전략을 사용하여 학습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능력

과제 책임감
어려운 학업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와 학습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긍정적 태도
자신에게 당면한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학업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태도

<표 3> 측정 도구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의 타당성 검정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

다. 분석 결과 KMO 측도는 .865로 나타났으며,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결과는 .05미만으로 나타나 요인 적합성

이 판명되었다. 또한 각 항목의 공통성은 .7 이상이므로

추출된 요인의 타당성은 확보되었다.

항목 공통성
요인

1 2 3 4
과제 책임감1 .804 .804 .156 .236 .277
과제 책임감3 .912 .797 .266 .329 .312
과제 책임감2 .893 .758 .355 .350 .266
학습조절3 .924 .098 .878 .221 .307
학습조절1 .837 .281 .780 .317 .219
학습조절2 .807 .468 .668 .352 .134

학업적 자기관리2 .905 .323 .242 .845 .168
학업적 자기관리1 .918 .285 .338 .837 .145
학업적 자기관리3 .755 .366 .466 .594 .226
긍정적 태도1 .934 .270 .199 .127 .897
긍정적 태도2 .942 .273 .325 .153 .859
긍정적 태도3 .848 .583 .146 .380 .585

고유값 7.796 1.200 0.944 0.537
분산비율(%) 64.969 10.001 7.869 4.475
누적분산비(%) 64.969 74.971 82.840 87.315

KMO=.865, Bartlett’s X2=655.941, p=.000

<표 4> 요인분석

Ⅳ. 연구 결과

4.1 학업적 자기관리 및 학업탄력성 변화
학사경고 대학생은 프로그램 참여 후 학업적 자기관

리와 학업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학습조절, 과제 책임감,

긍정적 태도의 평균이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각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업적 자기관리(t=-4.619,

p=.000), 학습조절(t=-2.379, p=.021), 긍정적 태도

(t=-2.522, p=.01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학업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과제 책임감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1.920,

p=.060).

구분 M SD t p

학업적
자기관리

사전 3.59 1.00
-4.619 .000

사후 4.13 0.94

학습조절
사전 3.88 1.00

-2.379 .021
사후 4.25 0.95

과제 책임감
사전 3.85 1.00

-1.920 .060
사후 4.11 1.02

긍정적 태도
사전 3.73 1.13

-2.522 .015
사후 4.14 1.05

<표 5> 프로그램 사전-사후 차이

4.2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학사경고 대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커크패트릭의 4

수준 평가 모형[47]에서 1수준인 반응 평가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족도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질

적 측면과 운영 과정 등의 개인적인 의견을 파악하였다.

또한 만족도 조사의 주관식 응답 분석을 통해 참여한 학

생의 직접적인 경험과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를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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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표 6>과 같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만족도

는 평균 4.61점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의 주제 및 내용

이 유익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4.73점으로 나타나 가

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그 밖에 학업 목표 달성 도움 정

도는 4.67점, 유용한 정보 제공은 4.65점, 다른 프로그램

에 참여 의향은 4.62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문항 내용 M SD

운영 방식에 대해 만족한다. 4.44 .79

학습활동은 적절하였다. 4.60 .74

주제 및 내용은 유익하였다. 4.73 .53

나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4.56 .66

학업 목표를 달성에 도움이 되었다. 4.67 .58

나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4.65 .58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4.62 .65

계 4.61 .65

<표 6>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결과 

주요 주관식 응답 결과,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큰 틀

을 잡아주는 교육이었다. 학업 스트레스, 시간 관리, 시

험과목 공부 순서 설정 등 세부적인 내용도 학습할 수

있어서 좋았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학업 계획을 짜서

목표에 대해 나아가는 법을 얻었다.”, “학업에 관심을 가

지고 실천할 때 필요한 마음가짐과 자세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스트레스를 완화 시키는 방법이나 학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어 좋았

다.”, “대학 생활뿐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학습 방향성을 잡아주는 내용이었다.” 등의 내용이 제시

되었다.

위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

에서 적용한 프로그램은 학사경고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

관리와 학업탄력성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된 것으로

학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학습조절과 학업에 대한 마

음가짐을 통해 긍정적 태도 함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학사경고 대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K 대학에서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중 프로그램을 최종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사경고 대학

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 방안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K 대학에서 학사경고를 받은 학

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업적 자기관리 능력과 학업탄

력성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

램을 개발·운영하였다. 온라인 콘텐츠 기반으로 학업 관

련 프로그램을 지원한 결과, 학업적 자기관리와 학업탄

력성의 하위 요인 중 학습조절, 긍정적 태도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업적 자기관리 능력의 경

우,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후 개인 성찰 과정

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한다거나 학습에 어

려움을 파악하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학업탄력성은 학업적 실패와 어려움을 성공

적으로 극복하려는 요인으로[20]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

그램에 참여한 후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이 같은 경

험을 하지 않기 위해 학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을 습득하고자 하였으며, 학업에 발전을 이루겠다는 스

스로에 대한 의미 부여와 다짐의 결과가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온라인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학사경고를 극복하고 대학 생활에 적응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12]. 나아가 본 연구와 같이 학업탄력성을 높

일 수 있도록 온라인을 기반으로 개인의 성찰 활동을 포

함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면, 학사경고를 극복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개인의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삶의 질적 측면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학사경고 대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

그램에서 사전-사후 학업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 과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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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감의 변화는 소폭 상승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과제 책임감은 어려운 학습 상

황과 환경 속에서 주어진 과제와 학습을 수행하는 능력

으로 단기 프로그램의 차원이 아닌 장기 프로그램과 후

속 관리가 강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한 책임감

을 넘어 과제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과정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에게 주어진 과제를 중요하게 인식

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는 것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학업적으로 어려움

이나 위기를 다시 겪게 되더라도 자신을 동기화하여 새

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내면화될 수 있도록 장기적

인 관점에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온라인으로 운영된 학사경고자 프로그램의 만족

도 조사 결과, 프로그램의 주제 및 내용이 유익했다는 문

항에 대한 평균이 가장 높게 제시되었다. 만족도는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검증과 질적 측면의 보완을 위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어[48] 만족도 조사 결과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관식 응답은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학사경고 대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관련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K 대학의 학사경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다. 이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타 지역 소재 대학의 학사

경고 대학생을 포함하여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적용한 프로그램은 2023학년도 2학

기 개강 전에 운영된 것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55명의

학생에 대한 학사경고 탈출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하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여 이후 학생들의 학점 등의 학

업성취도 변화와 대학 생활 만족도 등의 다양한 변화 추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학사경고 대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이 제한되었다. 즉,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자발

적으로 콘텐츠를 수강하고, 퀴즈 및 과제에 참여하는 활

동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온라인 환경에서 교수자 혹은

프로그램 운영 관리자의 개입을 통해 상호작용이 활발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설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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