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매개 커뮤니 이션 환경에서 학습자 즉시성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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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ole of student immediacy in learning-related positive affective experiences 

in the technology-mediated education context. In particular, perceived social presence was expecte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immediacy and positive affect. Moreover, we hypothesized the moderating role of 

technology readi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immediacy and perceived social presence. To test this 

hypothesis, a survey of approximately 500 undergraduate students who have attended non-face-to-face online 

courses was conducted. The results revealed that social presence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mmediacy 

and positive affect. That is, students who scored high on the immediacy scale tended to experience a greater level 

of social presence during online classes; consequently, they tended to demonstrate more positive affect. As expected, 

technology readines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mmediacy and social presence.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mainly focused on instructor immediacy, the present study contributed to immediacy literature by empirically 

testing the positive effect of student immediacy on learning. Furthermore, this study revealed the potential 

importa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ts progress in predicting student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which 

could have been changed since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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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 은 기술이 매개하는 비 면 교육 환경에서 학습자의 즉시성이 수업  정  정서경험에 미치는 

향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 구체 으로, 수업 에 경험하는 사회  실재감이 즉시성과 정  정서 경험 간의 계

를 매개할 것으로 보았고, 즉시성과 사회  실재감 간의 계는 개개인의 기술 비도에 의해 조 될 것으로 측하

다. 이를 하여 비 면 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 500여 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분석 

결과, 즉시성과 정  정서 경험 간의 계는 사회  실재감에 의해 완 매개 되었다. 즉, 즉시성이 높은 학생들은 

비 면 수업 에 더 높은 사회  실재감을 경험했고, 그 결과 부정 인 정서에 비해 정 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

하는 경향성을 보인 것이다. 한 즉시성과 사회  실재감 간의 계는 기술 비도에 의해 조 되었다. 본 연구는 

교수자의 즉시성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정  향에 한 기존 연구와 달리, 학습자 자신의 즉시성도 학습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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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향이 있음을 증명했다는 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 뿐 아니라 팬데믹 이후 변화된 학습자의 참여도와 만족

도 등을 측하기 하여 학습자의 커뮤니 이션 능력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도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인 

결과라 하겠다.

주제어: 비 면 수업, 학습자 정서, 사회  실재감, 즉시성, 기술 비도 

1. 서론

이 연구의 목 은 기술이 매개하는 비 면 교육 환

경에서 학습자의 즉시성이 학습  정서 경험에 미치

는 향을 확인하는 데 있다. 2019년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  거리두기가 시행되며 찾아온  지구 인 변화

로 인해 사람들은 우울감, 외로움, 낮은 삶의 만족도와 

같은 부정 인 감정을 더 강하게 겪게 되었다(Sun & 

Jun, 2023). 이러한 감정의 원인은 비하지 못한 상태

에서 갑작스럽게 맞이한 변화, 인간 계의 단 , 그리

고 팬데믹이 주는 두려움 등이었을 것이다. 

교육환경도 이러한 사회 변화의 향을 피하지는 못

하 다.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만큼 교육이 빠르게 응

하지 못하 기에 교육 소외지역이 발생하 고 그 격차

는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 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한 다양하고 진 인 시도가 이어졌다. 팬데믹 이후 4

년이 되어가는 시 에서 교육환경에서 발생한 변화는 

더이상 새롭지 않다. 여러 변화  하나는 원격 수업에

만 도입하던 기술이 매개하는 커뮤니 이션(Computer- 

mediated-communication; CMC) 방식의 수업을 정규 

수업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는 학습자의 선호나 교육  

가능성보다는  필요로 시작되었고, 학습자가 새

로운 커뮤니 이션  교육 방식에 응하기 이 에 

용되었기에 다방면에서 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

었다. 교육 환경의 변화와 용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이 과 다른 학습 패턴을 발 시켰고, 교수자와 학습자

의 계와 역할을 다르게 인식하게 되었다(Han & Lee, 

2021). 이러한 학습자 인식 변화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먼 는, 새로운 커뮤니 이션 맥락에서 경험하는 학습 

정서가 달라졌다는 보고처럼 기술에 한 미숙함으로 

인해 불안이 높아진  등이 인식 변화에 향을 미쳤

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면 

환경보다 기술 매개 환경이 심이 되다 보니, 기술 매

개 환경에서 사용자의 두려움이나 피로감을 낮추기 

한 다양한 기술  발 과 방법론이 개발되었는데(Peck 

& Han, 2022), 이 한 커뮤니 이션 방식과 계의 

변화를 이끈 주요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기술이 매개한 비 면 학습 환경

에 한 지각과 결과에 미치는 개인의 성향에 주목하고

자 하 다. 개인의 성향(즉시성)이 기술이 매개한 환경

을 실재처럼 느끼는 것에 한 정도와 학습 환경에서 

경험하는 정서를 측할 것으로 보았고, 이 계에 개인

의 새로운 기술 사용에 한 선호와 자신감이 어떤 향

을 미치는가도 확인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동일한 커뮤니 이션 환경을 다르게 경험

할 것이라는 제를 두었다. 즉, 커뮤니 이션 태도와 

새로운 기술에 한 비도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새로

운 교육환경에서 경험하는 사회  실재감의 수 에 

향을 미칠 것이고, 사회  실재감으로 인해 학습자는 

더 강한 정 인 정서를 경험할 것으로 측하 다. 

학습 에 경험하는 정서는 이후 인 계나 학습에 

향을 미칠 것이라 상하 기에 정서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는 것은 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개인의 성향이 정서에 미치는 연구는 2020년 

이후 연구된 비 면 학습에서의 학습효과, 커뮤니 이

션 양상의 변화(Yi & Moon, 2021a; Yi & Moon, 2021b) 

등에 한 원인  연구로서도 의미를 가질 것이다. 

2. 이론  배경

2.1. 즉시성

커뮤니 이션에서 비언어  의사소통 개념을 요

하게 다룬 Mehrabian(1971)은 즉시성(immediacy)의 원

칙을 제안하면서 ‘즉시성’을 인간 계에 작용하는 

요한 행동 패턴으로 제시하 다.  연구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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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ullivan, Hunt & Lippert(2004)는 즉시성을 개인 간

의 물리  는 심리  거리를 이고 소속감을 진

하는 의사소통 행동으로 정의하 다(p. 469). 이러한 

즉시성은 타인에게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

으로, 이는 종종 타인과 마주하여 직 이고 극 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드러난다(Rubin & Martin, 

1994). 즉시성을 지닌 행동 단서들은 근이나 상호작

용에 한 가능성(availability)을 나타내며, 상 에게 

친 함이 담긴 따뜻한 메시지를 달할 뿐 아니라, 메

시지를 받는 이에게 자극과 생리 인 각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환경에서 수행된 즉시성 련 연구는 주로 교수

자의 즉시성에 집 하고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교수자

의 즉시성은 학습자의 정 인 반응과 련된다. 

Chesebro(2003)는 교수자의 즉시성이 교수자의 명확성

과 연 되어 학습자의 학습 효과에 정  향을 미

치는가를 조사하 고, 둘 간의 련성보다는 각각 독립

으로 학생에게 정  향을 미치는 결과를 얻었다. 

이 외에도 기존 연구에서 즉시성과 학습의 정  연

성은 학생의 정서  학습 증가(Gorham, 1988; Plax 

et al., 1986; Thomas, 1994), 학생의 상태 동기 부여 향

상(Christophel, 1990; Richmond, 1990), 수업에 한 더 

정 인 평가(Abrami et al., 1982), 인지  학습에 

한 인식 증가(Richmond et al., 1987), 수업과정 자료의 

유지력 향상(Messman & Jones-Corley, 2001; Perry & 

Penner, 1990; Witt & Wheeless, 2001) 등에 향을 미

친다고 보고하고 있다(O’Sullivan, Hunt & Lippert, 

2004). 소수의 연구만이 학생의 즉시성에 집 했는데( : 

Rosoff, 1978), 를 들어 Baringer & McChroskey 

(2000)에 따르면 학생의 비언어  즉시성 련 행동은 

학생에 한 교수자의 평가  가르치고자 하는 동기

에 정 인 향을 미쳤다. 

2.2. 즉시성과 정  정서 경험

“정보로서의 정서 이론(affect-as-information theory; 

Schwarz & Clore, 1983)”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상에 해 평가할 때 그 상에 한 정서  경험 는 

태도를 요한 근거로 삼는다. 즉, 사람들은 재 경험

하고 있는 정서가(emotional valence)와 일 된 정보에 

선별 으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본래의 정서  경험

을 재확인하며, 자신이 경험한 감정이 더욱 타당하다고 

인지한다. 해당 이론을 교육 장면에 용했을 때, 학생

들이 학습 에 부정 인 정서보다 정 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면 학습 경험을 더 정 으로 평가하리라 

상해볼 수 있다. 한 그들은 정 인 정서를 유발한 

해당 학습 방법이나 내용에 해 더 우호 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감정과 학습에 한 의도는 학습의 

필수 인 요소이므로 비 면 수업에서 학생들이 경험

하는 정서  경험은 매우 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즉시성과 정서의 련성은 교수자의 즉시성이 학생

의 학습에 미치는 향과 련한 메타분석 연구(Witt 

et al., 2004)에서 유추해볼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 따

르면 교수자의 즉시성은 학생의 지각된 학습과 정서  

학습과는 강한 련성을 가졌으나, 인지  학습 측정치

와는 약한 련성이 나타났다. 이때 정서  학습이란 

교수자, 학습 내용, 학습 환경에 한 감정 인 반응을 

모두 포함한다.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 교수자의 즉시성 

행동을 조사한 Dixson et al.(2016)에 따르면, 교수자의 

비언어  즉시성 행동은 학생들의 수업 몰입과 정 인 

련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교수자의 비언어  즉시성

은 이모티콘, 도형  언어, (유인물에 사용된) 색깔, 반

응 시간, 피드백의 즉각성 등으로 측정되었다. 

 연구들은 교수자의 즉시성이 학습자인 청자에게 

미치는 향에 한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인 청자의 

성향도 학습에 한 태도 측면에서 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Yi & Lee(2019)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

소통 불안은 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데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 지만,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학

생의 성향 측면 가운데 특히, 즉시성 기능에 해서는 

알려진 바가 매우 다(Skoog et al., 2020). 그러나 사

람들은 커뮤니 이션 상자들과 심리  거리감이 짧을 

때 더 가깝게 느끼며, 유 감을 경험하므로(McMillan 

& Chavis, 1986) 학습자의 즉시성이 높을수록 비 면 

학습에서도 면 학습에서와 같은 높은 친 감을 경험

할 수 있을 것을 상할 수 있다. 이는 교사는 즉시 인 

행동을 많이 하는 학습자들을 더 우호 으로 평가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동기 수 이 더 높아졌다는 연구결과

들과 일치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해 교사의 

높은 동기 수 은 더 효과 인 학습을 진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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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으로 향상된 교실 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은 이

을 얻을 것이라고 해석했다(Baringer & McCroskey, 

2000). 종합하면, 학습자의 즉시성은 교사와 학습 분

기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즉시성이 높은 학습자

들은 즉시성이 낮은 학습자에 비해 학습 에 정

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리라 측할 수 있다. 

가설 1: 비 면 수업에서 학습자의 즉시성이 높을수

록 정  정서 경험이 높을 것이다. 

2.3. 즉시성과 정  정서 경험 간의 계에서 

사회  실재감의 매개효과

사회  실재감(social presence)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Short et al.(1976)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상

방을 두드러지게 느끼는 정도이며, 그에 따른 인

계에서의 두드러짐(salience)’으로 정의했다. Kehrwald 

(2008)에서는 두드러짐은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들에 

한 상 인 요도를 의미한다고 하 다(Kim, 

2011, p. 764). 온라인 커뮤니 이션 환경에서의 사회

 실재감을 연구한  Gunawardena & Zttl(1997)은 온라

인 커뮤니 이션 환경에서 기계와의 상호작용이 아닌 

실제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인식하는 정도로 설명하

다. 사회  실재감에 한 기 연구에서는 사회  

실재감이 의사소통 매체의 질 인 속성에 의해 결정되

는 것으로 간주하 으나, 차츰 매체보다는 참여자들이 

달하는 심리 이고 정서 인 연결성과 련된 것으

로 설명하고 있다(Kim & You, 2022). 이러한 사회  

실재감과 학습 간의 련성을 탐색한 Yi & Moon 

(2021)은 비 면 학습에서 사회  실재감이 학습 만족

도에 정  향성이 있음을 확인하 고, Kim & You 

(2022)는 사회  실재감이 학업 성취도에 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다. 

Mehrabian(1971)의 즉시성 원칙을 다시 살펴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정 으로 평가하고 선호

하는 것과 사람에게는 이끌리고, 그 지 않은 것이나 

사람에게서는 멀어진다(p. 1). 기존 연구에서는 교사의 

즉시  행동이 TV에서 방 되는 수업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사회  실재감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을 밝혔지만(Hackman & Walker, 1990), 학습자의 즉

시성이 학습자가 경험하는 사회  실재감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실증 연구는 아직 없다. 그러나 즉시성은 

타인과의 사회  거리에 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Anderson, 2009) 학습자의 즉시성이 높을수록 학습자

는 교사  타 학습자들과의 사회  거리가 더 가깝다

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즉시성이 높은 학습자

들은 수업 에 더 높은 사회  실재감을 경험하고, 높

은 실재감 경험으로 인해 정 인 정서를 더 경험하

게 되리라 측할 수 있다. 

한편, 사회  실재감이 정서에 미치는 향의 측면

에서는 Kim(2022) 연구에서 비 면 교육 환경에서 정

서  유 감, 성취감, 만족도 등이 정서에 유의한 향

성이 있으며,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창의융합역량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 실(virtual 

reality; VR) 기술이 사용자의 정  감정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Pavic et al.(2023)에 따르면, 몰입감

(immersion)과 감정  각성 간의 계는 공간   사

회  실재감에 의해 완  매개되었다. Pavic et al. 

(2023)은 이 결과에 해 VR을 통해 사용자의 정

인 감정을 유도하기 해서는 몰입감이 아닌 실재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 면 

수업환경에서 학습자의 즉시성이 직 으로 정

인 정서를 측하기보다는 학습자의 즉시성이 비 면 

수업환경에서 경험하는 사회  실재감에 정 인 

향을 미쳐 결과 으로 정 인 정서 경험을 향상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즉시성과 정  정서 경험 

간의 련성에 있어 사회  실재감의 매개 효과를 확

인해 보고자 하 다.

가설 2: 비 면 수업에서 학생의 즉시성과 학습 의 

정  정서 경험은 사회  실재감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2.4. 기술 비도의 조 효과

기술 비도는 기술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개인

 성향에 한 평가로 Parasuraman(2000)은 기술 비

도를 가정 는 업무 환경에서 개인의 목표 달성을 

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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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향으로 정의하 다(Lin, et al., 2007). 한, 질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이 인간에게 정과 부정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고, 기술에 한 감정은 사람마다 

우세한 감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기술 수용에 향

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

로 기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들의 기술 수용에 한 비 정도가 고려될 때, 소비자 

행동 측의 정확성이 높아진다고 하면서 기술 비도

지표(Technology Readiness Index; TRI)를 개발하 다. 

기술 비도는 기술에 한 사용자의 태도이기 때문에 

비 면 원격 수업에서 기술이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소통을 매개한다는 에서 학습자의 기술 비도 성향

이 학습에 향을 미칠 것을 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술 비도는 사용 환경에 한 실재감을 느끼는 것과 

련될 수 있다. Hwang(2023)에서는 사용자의 기술

비도가 사회  실재감, 원격 실재감과 상호작용 효과를 

가져 랫폼의 신뢰를 강화하는 효과를 보 고, Yi & 

Moon(2021)에서도 개인의 기술 비도가 사회  실재

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 기술 비도와 

학습에 한 다양한 연구가 이 지고 있는 것은 아니

지만 팬데믹을 지나면서 비 면 교육이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원격  온라인 학습 비 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인이 기술을 다루는 성향이 학습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는 것은 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비 면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즉시성 수

은 기술 비도와 상호작용하여 비 면 수업에서 경험

하는 사회  실재감에 향을 미치리라 측하 다. 

가설 3: 비 면 수업에서 학생의 즉시성과 사회  실

재감 간의 계는 학생들의 기술 비도에 의

해 조 될 것이다. 즉, 기술 비도가 높을 경

우, 즉시성이 높을수록 사회  실재감이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 4: 비 면 수업에서 학생의 즉시성은 학습 의 

정  정서 경험을 측하는데 이는 사회  

실재감에 의해 매개될 것이며, 즉시성과 사

회  실재감 간의 계를 기술 비도가 조

함으로써 즉시성과 정  정서 경험 간에는 

조 된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3. 연구방법  차

3.1. 실험참가자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국내 형 조사업체(엠

인)를 통해 2021년 4월부터 4년제 학에 재학 인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업체 패   재 

비 면 수업을 듣고 있거나, 비 면 수업을 들은 경험

이 있는 학생만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연구참여자는 조사에 참여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읽고 이에 한 동의 의사를 밝혔다. 

수집된 자료의 오류  불성실 응답 여부는 조사업체

가 일차 으로 확인하 고, 연구자들이 이차로 응답 소요 

시간  응답 경향성 등을 검토하 다. 최  수집된 데

이터는 552건이었고, 조사업체가 불성실 응답자를 제거

한 결과, 총 521건이 남았다. 이 , 비 면 수업에 한 

과거  재 경험이 없는 3건을 삭제하여 519명의 응

답자로 얻은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서 사용했다. 평균 

연령은 21.64(18~27)이었고, 여성이 55.7%를 차지했다.

  

3.2. 측정도구

인구통계학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측정은 모두 5

 리커트 척도(1=  그 지 않다 ~ 5=매우 그 다)

를 사용하 다. 각 변인을 측정하기 해 사용된 척도

와 내  신뢰도는 아래와 같다.

3.2.1. 즉시성

즉시성은 Rubin & Martin(1994)이 개발한 인 커

뮤니 이션 능력 척도(Interpersonal Communication 

Technology 

Readiness

Social 

Presence

Immediacy
Positive 

Affect

Fig. 1. Stud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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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e Scale; ICCS)에서 즉시성을 측정하는 3개 

문항으로 측정하 다. 연구자들은 지시문을 통해 참여

자들에게 평소 타인과 소통할 때 나타나는 자신의 커

뮤니 이션 행동을 반 하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했다. 

ICCS는 자기 노출, 공감, 사회  안정, 주장, 타인 지향

성, 상호작용 리, 표 력, 지지, 즉시성, 환경 통제력

의 총 10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시성의 

시 문항으로는 “나의 친구들은 내가 그들에게 심

을 가지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가 있다. 즉시성 척

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 (Cronbach’s α) 

값이 .62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은 문항 수 

는 문항의 내용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

항들은 타인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범

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나 문항 내 피어슨 상 계

수(r)가 .33에서 .41 수 으로 지나치게 낮지 않았기 때

문에 어느 정도의 내  일 도를 보인다고 단하 기

에 이후 분석을 수행하 다. 

3.2.2. 사회  실재감

사회  실재감은 원거리 고등교육에서의 사회  실

재감을 측정하기 해 Kim(2011)이 개발한 사회  실

재감 척도를 사용하 다. 사회  실재감 척도는 상호작

용과 지지, 정서  연결, 공동체 의식, 개방  커뮤니

이션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문항이

다. 시문항으로는 “나는 다른 참여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해 노력했다,” “나는 수업을 통해 다른 참

여자들에 해 잘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가 있다. 참

여자들은 이번 학기 비 면 커뮤니 이션 매체를 활용

한 수업을 떠올려보고, 자신의 경험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 다.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

(Cronbach’s α) 값은 .90이었다.

3.2.3. 정  정서경험

본 연구에서는 정  정서경험을 측정하기 해 참

여자들에게 일련의 정서 단어를 제시한 후, 비 면 커

뮤니 이션 매체를 활용한 수업 에 각 정서 단어를 

경험한 강도를 물었다. 정서 단어 목록은 Russell(1980)

의 감정 차원 모형(Circumplex model of affect)에 포함

된 28개의 정서 단어  일부를 사용했다. 정 정서

(Cronbach’s α = .80)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

다,” “편안하다”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3.2.4. 기술 비도

기술 비도는 TRI (Parasuraman, 2000)로 측정했다. 

TRI는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에 한 

낙 성(optimism), 신성(innovativeness), 불편감

(discomfort), 불안 성(insecurity)을 측정한다. 지시문

을 통해 문항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사용하려는 경향성을 알

아보려는 목 을 가졌으며, 각 문항에 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달라고 요청하 다. 시 문항으로는 

“새로운 기술은 삶의 질을 개선한다,” “나는 보통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새로운 첨단 제품과 서비스를 이해

할 수 있다”가 있다.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

(Cronbach’s α) 값은 .73과 같았다.

3.2.5. 인구통계학  변인

4년제 학에 재학 인 학생들만을 상으로 설문을 

수행하 기에, 인구통계학  변인으로 성별과 연령만 

추가로 수집하 다. 정서 경험과 기술 비도 수 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종종 보고되었다. 그리고 기존 몇몇 

연구에서 연령 역시 기술 비도  가상 환경에서 경

험하는 사회  실재감의 수 과 련된 것으로 나타났

다( : Rojas-Mendez et al., 2016; Siriraya & Siang Ang,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분석에서 성별과 연

령을 통제하 다. 

  

3.3. 분석 방법

본 분석에서는 SPSS 21.0을 사용하여 피어슨 상  

분석, 기술 통계, 신뢰도 분석 (Cronbach’s α)  단순회

귀 분석을 수행하 고, SPSS PROCESS Macro 4.2버

의 7번 모형을 활용하여　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Preacher & Hayes, 2008). 다음으로,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통해 편향교정 95% 신뢰구간(biased corrected 

confidence interval)을 확인하여 조 된 매개효과의 통

계  유의미성을 확인하 다(MacKinnon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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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연구 결과 

가설 검증에 앞서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각 변인의 

평균(M)과 표 편차(SD)를 확인하 고, 피어슨 상

계수를 확인했다. 

피어슨 상 분석 결과, 즉시성과 정  정서경험 

간의 상 은 r = .15 (p < .01)로 유의하 기 때문에 

가설 1을 일차 으로 지지하 다. 한 즉시성과 사회

 실재감(r = .37, p < .01), 사회  실재감과 정  

정서경험(r = .41, p < .01) 간에도 유의한 련성이 있

는 것을 확인하 다. 통제 변인인 성별과 연령이 주요 

변인과 어떤 련성을 가지는지 확인한 결과, 성별과 

기술 비도 간에 유의한 부  상 (r = -.12, p < .01)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즉, 남성이 평균 으로 기술 비

도가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많은 기존 연구 결과들

과 일 된다.

단순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 즉시성은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이후에도 사회  실재감을 정

으로 유의하게 측하 다(β = .34. p < .01; Table 2, 

모형 1). 즉시성이 정  정서경험에 미치는 향과 사

회  실재감의 매개효과를 통한 실재감이 정  정서

경험에 미치는 향의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표 화

회귀계수 값이 .22에서 .05로 감소하 고, 오직 자만

이 유의미했기 때문에 사회  실재감은 완 매개효과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통계 으로 검

증하기 해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5,000번 시행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매개효과의 계수는 .16으로, 95% 신뢰

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은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실재감의 매개효과(가설 2)는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3은 학습자의 즉시성과 사회  실

재감 간의 계에서 기술 비도의 조 효과를 측하

다. 분석 결과, 기술 비도는 즉시성과 사회  실재

감의 계를 정 으로 조 하 다(Table 4, β = .21, p 

< .01). 그래 를 살펴보면 Fig. 2 기술 비도는 1 표

편차 낮은 경우(β = .40, SE = .05, CI[.30, .50])를 제외

하고 평균인 경우(β = .31, SE = .04, CI[.23, .38]), 1 

Model 1

DV: SP

Model 2

DV: Positive affect

Model 3

DV: Positive affect

Model 4

DV: Positive affect

β S.E β S.E β S.E β S.E

Gender -.12** .05 -.15** .07 -.09 .06 -.10 .06

Age -.02* .01 -.02 .02 -.01 .01 -.01 .01

Immediacy .34** .04 .22** .05 .05 .05

SP .50** .05 .48** .05


 .15 .04 .17 .17

F 29.61** 7.85** 34.93** 26.48**

N = 519. *p < .05, **p < .01; SP = Social presence

Table 2. Results of simple regression analysis

Mean SD 1 2 3 4 5 6

1 Gender .56 .50

2 Age 21.6 2.26 -.31**

3 Immediacy 3.73 .66 .09* -.06 (.62)

4 Technology readiness 3.41 .45 -.12** .06 .22** (.73)

5 Social presence 3.41 .41 -.04 -.07 .37** .20** (.90)

6 Positive affect .38 1.31 -.07 -.04 .18** .08+ .41* (.80)

Note. The values in parentheses represent reliability coefficients (Cronbach’s α) 

N = 519. *p < .05, **p < .0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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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편차 높은 경우(β = .24, SE = .05, CI[.15, .34])에

서 정 인 조 효과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4는 학습자의 즉시성이 사회  실

재감의 매개효과를 통해 정  정서경험에 향을 미

치는 계에서 기술 비도의 조 된 매개효과를 측

하 다. 앞선 분석과 일 된 방향으로, 조 된 매개효

과의 직  효과는 유의하 고, 간  효과 역시 1 표

편차 낮은 경우(β = .19, SE = .04, CI[.12, .27]), 평균(β 

= .15, SE = .03, CI[.10, .20]), 1 표 편차 높은 경우(β 

= .12, SE = .03, CI[.07, .17])에서 모두 유의했다. 마지

막으로 조 된 매개 지수를 살펴본 결과,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 된 매개효과는 유의

하여 가설 4를 지지했다. 결과 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설 1, 가설 2, 가설 3, 가설 4가 모두 지지되었다.1)  

5. 논의  결론

오늘날의 비약 인 기술의 발 은 면의 통 인 

커뮤니 이션 방식을 완 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팬데믹을 겪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졌고, 

몇 가지 단 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다시 통 인 

방식으로 온 히 회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장면  하나는 교육인데, 오늘날 

많은 교육 문가들은 교육과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학습법을 미래형 교육방법으로 인정하며 심지어 교수자 

없는 맞춤형 학습 시 를 바라보고 있다(the Futurist, 

2013). 그러나 학계 심은 주로 면 수업과 비 면 

수업의 효과성 비교에 머무는 경향이 있어, 통 인 

커뮤니 이션 능력  무엇이 새로운 학습 장면에서도 

유효할 것인지에 한 논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 면 수업에서 학생의 정

인 정서 경험을 측하는 변인으로 커뮤니 이션 능력 

 하나인 즉시성에 주목했다. 가설과 일 된 방향으로 

1) 사회  실재감이 아닌 정  정서 경험이 매개변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해 즉시성과 사회  실재감 

간의 계에서 정  정서 경험의 매개효과, 그리고 즉시

성과 사회  실재감 간의 계에서 기술 비도의 조 효

과를 검증하 다. 조 된 매개 모형을 분석해본 결과, 해당 

모형의 조 된 매개 효과 지표는 유의하지 않았다. 

Variable
Boot 

coefficient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SP .16 .03 .11 .22

SP = Social presence

Table 3. Bootstrap results for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presence

Model 1

DV: SP

Model 2

DV: Positive affect

β S.E β S.E

Gender -.10 .05 -.10 .06

Age -.02 .01 -.01 .01

Immediacy -.41 .28 .05 .05

SP .48** .05

TRI -.65* .32

Immediacy xTRI .21* .08


 .17 .17

F 21.10** 26.47**

SP = Social presence; TRI = Technology readiness *p < .05, **p < .01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technology readiness

S
o

c
ia

l 
P

re
s
e
n

c
e

Low Immediacy High Immediacy

Low Technology 
Readiness

High Technology 
Readiness

Fig. 2. The moderating effect of technology readi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mmediacy and social presence

Variable
Boot 

coefficient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1SD .12 .03 .07 .17

Mean .15 .03 .10 .20

+1SD .19 .04 .12 .27

Table 5. Bootstrap results for testing the mediated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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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성과 정  정서 경험 간의 계는 사회  실재

감에 의해 완 매개되었다. 다시 말해, 즉시성이 높은 

학생들은 비 면 수업 에 더 높은 사회  실재감을 

경험했고, 그 결과 부정 인 정서에 비해 정 인 정

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성을 보 다. 한 즉시성

과 사회  실재감 간의 계는 기술 비도에 의해 조

되었다. 구체 으로, 기술 비도가 높은 학생은 즉시

성이 높을수록 더 높은 사회  실재감을 느 지만, 기

술 비도가 낮은 학생은 즉시성과 사회  실재감 간의 

련성이 낮았다. 이는 즉시성이 비 면 수업  정

 정서경험을 측하는 사회  실재감에 정  향 

미치기 해서는 기술 비도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Tu & McIsaac(2002)에서 사회  실재

감의 요소로 친 성과 즉시성을 제시하고 온라인 교육에

서 교실교육과 같은 효과를 얻기 해 사회  실재감을 

높이는 요인을 연구하 던 기존 연구와도 연결된다. 이

와 같은 은 Christophel(1990)이나 Richmond(1990)

의 연구처럼 즉시성이 학생의 동기 부여에 향을 주거

나 수업에 한 더 정 인 평가(Abrami et al., 1982)

를 하는 것에도 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은 교수자가 학습자를 향한 즉시성의 수 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향에 주목한 것이다. 이는 비 면 

학습에서 학습자가 교실과 달리 분리되어 심받지 못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개인  교류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

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보다 학습자에 집 했다. 학

습자가 교수자를 향한 극  성향이 선택  비 면 

학습이 아니라 환경  강요에 의한 비 면 학습일지라

도 변화된 환경에 극 이고 정 으로 응할 것이

라 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  련

성이 있음을 입증하 다.

이는 Rubin et al.(1988)의 사람은 왜 커뮤니 이션을 

하는가에 한 연구에서 제시한 6가지 이유를 바탕으

로 Kim(2012)에서 제시한 학습자의 커뮤니 이션 동

기와도 연결된다. 다섯 가지로 제시한 학습자의 동기 

 교수자와 계 동기로서 개인  계를 진 시키려

는 학생의 바람과, 참여 동기로서 수업 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동기가 그것

이다. 학습자가 가진 커뮤니 이션 능력 가운데 즉시성

이 높은 것은 타인에 한 배려일 뿐 아니라 커뮤니

이션에 극 으로 참여하고 상 와의 계를 정

으로 유지하려는 성향이다. 이 게 볼 때 즉시성이 높

은 학생이 비 면 학습 환경을 사회  실재감을 높게 

느끼는 환경으로 평가하 다면, 다른 학습자와 달리 교

수자와의 계를 교실 수업에서의 계와 유사한 수

으로 지각하는 데 정 으로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했

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의 단이 비 면 학습에서 요한 이

유는 주 식 설문을 통해서 확인되는데 비 면 학습이 

가진 부정성에 한 질문에서 “교수님과 친해질 수 없

어서” 는 “친구를 사귈 수 없어서”라는 답이 다수

를 차지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OVID19는 종식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폐쇄와 격

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간에 익숙해진 비 면 

학습은 학습 환경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인간 계에

도 향을 미치고 있다. 면 강좌보다 온라인 강좌의 

수강신청 속도가 빨라지고 ‘코로나 학번’이라는 용어

는 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용어가 되고 있다. 이

러한 에서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 개인 성향이 학

습 만족도나 학습 상황에서 정서에 미치는 향을 확

인하는 것은 요한 의미를 지닌다. 비 면의 시 를 

지나 성장해 갈 학습자의 성향은 면 학습에서도 교

수자나 동료와의 계에 다양한 형태로 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 한계 을 가진다. 첫

째, 본 연구는 팬데믹 상황에서 갑작스  시행된 비

면 학습 과정에서 진행되었다는 에서 아쉬움이 있다. 

해당 교육환경이 특정 교과에 합하지 않았을 수 있

고, 해당 교육방법에 한 숙련도가 학교나 교수자에 

걸쳐 유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바탕

으로 팬데믹 이후 인간 계, 교육방법, 교육 참여 등에 

있어 변화한 학습자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을 측하기 

하여 학습자의 커뮤니 이션 능력을 확인하는 것도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 다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 둘째, 연구 모형이 매개 변인을 포함하지만, 모

든 변인이 한 시 에서 측정되었다는 이 큰 한계로 

남는다. 이에 더불어 측변인, 매개변인, 결과변인 간

에 유의한 상 이 나타났지만, 그 크기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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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

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 간 

연구 설계를 통해 수업 , 도 , 이후 등으로 구분된 

시 에서 연구 변인을 측정하여 즉시성이 높은 학생이 

수업 에 더 높은 사회  실재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사회  실재감이 수업에서의 정  정서 경험을 

측하는지에 한 인과 계를 악할 필요가 있다. 셋

째, 측변인이었던 즉시성의 신뢰도가 낮았다. ICCS

의 평균값과 인지  유연성, 소통 유연성 간의 련성

을 검증했던 Rubin & Martin(1994)에서도 즉시성의 신

뢰도 계수(α) 역시 .45 다는 에서 측정 오차가 다소 

컸을 수 있다는 이 한계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 새

로운 즉시성 척도를 개발하거나 인용하여 사용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생이 자기 보

고한 즉시성이 학생이 지각한 사회  실재감  정서 

경험과 어떤 련성을 가지는지 탐색했다. 향후 연구에

서는 즉시성이 높은 학생이 즉시성이 낮은 학생에 비

해 수업에서 어떤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지를 조사하

여, 구체 으로 즉시성과 련한 어떤 행동(언어  

는 비언어 )이 사회  실재감  정서 반응에 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본 모형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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