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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과학탐구수업에서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인식이 

자기조절전략 활용, 수강지속의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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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과학 재교육에서 중·고등학생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이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전략의 활용과 수강지속의사와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자 하 다. 연구 대상은 과학탐구중심 온라인 재교육 과정을 수강한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434명이었다. 연구를 위해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변인(흥미, 도전감, 의미, 선택권,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인지조절전략(시연 전략, 정교화 전략, 조직화 전략, 초인

지 전략)과 행동조절전략(노력관리, 시간관리, 도움활용)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또한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변인과 학업성취도와 수강지속의사에 대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 변인 중 시연 전략 활용에 

긍정적 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었으며, 정교화 전략 활용에 긍정적 향을 

미치는 변인은 도전감과 의미 다. 도전감 인식은 시연 전략 활용과 부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 변인 중 시간관리 전략 활용에 긍정적 향을 미치는 변

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었으며, 도움활용 전략에 긍정적 향을 미치는 변인은 도전감이었

다.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요인 중 흥미, 도전감, 의미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학습자가 후속

강의를 수강하려는 의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도전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탐구학습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온라인 과학 재교육, 수업에 대한 인식, 자기조절전략, 수강지속의사, 학업성취도

I. 서  론

수업 또는 학습환경의 어떠한 측면이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는가에 관한 질문은 오랜 연

구 관심 중의 하나 다. 특히 다양한 수업의 변인들이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 자기조절

전략의 활용과 같은 학습자의 성취행동에 향을 미치며, 그 결과로 학업성취도와 같은 학습 

결과에 큰 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어왔다. 이러한 연구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

은 학습자들은 공통된 수업 환경에 노출되지만 이러한 수업 환경을 각기 다르게 인식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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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학습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학습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Ames, 1992; Koszalka, Song, 
& Grabowski, 2002). 따라서 학습에 향을 미치는 수업 특성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연

구학습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중요한 연구변인으로 활용하고 있다(Lyke & Kelaher Young, 
2006; Nie & Lau, 2010; Nijhuis, Segers, & Gijselaers, 2007; Pintrich, Roeser, & De Groot, 
1994; Trigwell & Prosser, 1991; Wolters, 2004). 연구자들은 학습과제나 학습활동 등에 대한 

학습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학습자의 학습 참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따
라서 수업과 관련된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다

양한 수업 경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Ames, 1992).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의미는 학습의 결과와 관련된 수업 

환경 또는 수업 구조의 효과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학습자의 학습과정 및 결과와 관련하여 학습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수업 경험, 

즉 ‘심리적 환경(psychological environment)’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인

식 또는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재교육의 맥락에서 학

습자가 어떠한 재수업을 경험할 때 학습과정 및 결과가 촉진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

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과학 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 학습자의 성취행동, 즉 자기조절학습 전략의 활용과 성취 결과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1)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인식이 자기조절전략 활용(인지조절전략 및 행동조절전

략)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인식이 수강지속의사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인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자기조절전략 활용, 온라인 수업의 수강지속의사, 학업성취도를 촉진할 수 있는 

온라인 재 수업의 제공과 관련하여 학습자에게 어떠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  배경 

1. 학습자의 수업에 한 인식과 학습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인식이 학습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오래된 연구 관

심 중에 하나이다(Ames, 1992). 이에 관한 연구는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수업 경험에 대한 인식 

또는 평가(권성연, 2011; 이성혜, 최경애, 2016; Entwislte & Tait, 1990; Nijhuis et al, 2007, 
2008; Ramsden, 1992; Trigwell & Prosser, 1991)부터, 구체적으로, 과제 및 수업활동의 특성과 

같은 수업의 구조적인 측면(이성혜, 2014; Jang, Reeve, & Deci, 2010; Pintrich et al., 199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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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관련하여 권성연(2011)은 대학생이 수업을 전반적으로‘좋은 수업’이라고 인식할 때 학습자의 

수업 만족도와 학습효과에 긍정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수업의 구조적인 측

면에 관심을 가진 연구에서는 수업에서 다루는 학습과제 또는 학습활동에 대한 인식이 학습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는데, 과제가치에 대한 인식(Cox & Whaley, 2004; Xiang, 
Chen, & Bruene, 2004), 과제와 학습활동의 복잡성과 부담(Kember, 2000; Kyndt, Dochy, 
Struyven, & Cascallar, 2011; Pintrich et al., 1994), 과제 난이도 인식(류지헌, 2009; 박중길, 
2012; Eccles, Adler, Futterman, Goff, Kaczala, Meece, & Midgley, 1983; Wigfield & Eccles, 
2000) 등이 학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많은 연구들이 수업 혹은 수업의 특정한 측면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 학습의 과정

과 결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먼저,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인식은 학습자의 성

취행동, 즉 학습과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다시 말해, 학습자가 수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느냐에 따라 학습과정에 참여하는 정도나 질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대표적

으로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인식과 학습의 과정 변인인 자기조절학습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들이 있다.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은 학습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

는 변인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Pintrich & De Groot, 1990; Zimmerman & 
Martines-Ponz, 1990). 자기조절학습의 하위 요소는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활용하는 자기조절

전략으로 구성되는데, 학습자가 학습과제를 기억하고 이해하기 위한 인지전략, 자신의 인지를 

계획, 점검, 조절하기 위한 초인지전략,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과 시간, 학습 

공간을 관리하고 학습에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행동조절전략 등을 포함한다. 자기조절학습의 

관점에서 보면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수업 경험을 각각 다르게 인식하며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학습자간의 인지전략과 초인지전략 활용과 같은 자기조절전략 활용의 차이를 만든다. 구체적으

로 학습자의 교육내용의 관련성(relevance)과 과제 부담에 대한 인식(Entwislte & Tait, 1990), 
과제 및 학습활동의 부담감(Kember, 2004), 과제 부하정도와 과제의 복잡성(Kyndt et al., 2011)
이 학습자의 인지 및 초인지전략 활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학습자가 인

식하는 흥미로운 과제와 협력이 요구되는 과제(Pintrich et al., 1994) 역시 학습자의 자기조절전

략 활용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학습자의 관점에서 

수업과 학습과제의 다양한 측면과 자기조절전략 활용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 다. 
또한,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수업의 결과 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예를 들어, 학습과제의 가치(중요도, 흥미도, 유용성)에 대한 인식, 난이도에 대한 인식 등은 

학습자의 성취와 관련이 있는 주요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류지헌, 2009; 박중길, 2012; Bong, 
2001; Britner & Pajares, 2001; Wigfield & Eccles, 2000; Zhu, Chen, Ennis, Sun, Hopple, 
Bonello, Bae, & Kim, 2009). 

한편, 온라인 수업의 맥락에서 중요한 학습의 결과변인 중 하나는 수강지속의사이다. 수강지

속의사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업에 학습자가 계속 등록하고자 하는 의지(Shin & Chan, 
2004)를 말한다. 유사한 개념으로 참여지속(최미나, 노혜란, 2011), 학습지속(강명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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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Shin, 2003), 교육지속의향(주 주, 김소나, 김나 , 2008)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온
라인 수업의 맥락에서 이러한 용어들은 학습자가 온라인 강좌를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강명희, 김민정, 2006; 최미나, 노혜란, 2011; Shin, 2003)을 나타

내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 중도탈락률 등과 관련이 높아 성공적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지표로 고려되고 있다(김태웅, 오미경, 김미량, 2010; 주 주, 김은경, 박수 , 
2009; 최미나, 노혜란, 2011; Martinez, 2003). 학습자의 수강지속의사가 온라인 교육의 성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주요한 학습의 변인으로 고려됨에 따라 이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수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이를 살펴보면 학습자가 인식한 유용

성, 집중성 및 재미 등이 수강지속의사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량 & 
김진숙, 2007).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다양한 인식은 학습의 과정 및 결과 변인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학습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

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2. 재학습자의 수업에 한 인식과 학습

재교육의 맥락에서 어떠한 수업이 학습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조석희, 안도희, 한석실(2004)은 재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를 높이

는 가장 중요인 변인은 도전감, 즉 ‘도전적인 학습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좋아하는 

학습자의 과제 선호 경향’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중학생 대상 온라인 재교육에서 학습자들

의 과제에 대한 인식과 도전감, 심층학습, 지각된 이해도의 관계를 경로모형으로 분석한 이성혜

와 최경애(2016)의 연구는 온라인 재 수업에 대해 학습자가 흥미, 유용성, 도전감이 높다고 

느낄 때 심층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며, 이 결과 학습자의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 다. 
Gentry와 동료들(Gentry & Gable, 2001; Gentry, Maxfield, & Gable, 1998; Gentry & 

Springer, 2002; Gentry & Owen, 2004)은 학습에 향을 미치는 재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인

식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분석하 고, 그 결과 학습자의 동기와 학습에 관련된 수

업의 핵심요소로 흥미(interest), 도전감(challenge), 선택권(choice), 의미(meaningfulness), 학업

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등을 제시하 다. 이 요인들은 학습 결과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거나 학습동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재학생을 위한 차별화 수업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다(Renzulli, Leppein, & Hays, 2000; Tomlinson, 1995).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요인인 ‘흥미’와 관련하여, 학생이 수업

을 흥미로운 것으로 인식할 때 내재적 동기 및 숙달지향적인 목표를 갖게 되고,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며, 초인지전략 활용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고(Barron & 
Harackiewicz, 2001; Lee, Sheldon, & Turbarn, 2003; Pell, 1985; Schiefele & Csikszentmihalyi, 
1995; Tobias, 1995), ‘도전감’과 관련하여 학생이 과제에 대해 자신의 수준에 적절한 도전감을 

느낄 때 더 열심히 참여하여 내재적인 흥미를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학업성취에 



온라인 과학탐구수업에서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인식이 자기조절전략 활용, 수강지속의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369

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Turner, Meyer, Cox, Logan, DiCinto, & Thomas, 1998). 
셋째, ‘선택권’에 관해서는 학습자가 본인이 학습내용 및 방법을 선택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

습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라고 느낄 때 내재적 동기가 증가되고 학업 성취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Camahalan, 2006; Cordova & Lepper, 1996; Young, 2005). 넷째, ‘의미’는 학생

이 인식하는 개인적 중요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학생 본인과 관련된 실제 생활관련 문제해결 

시 학생의 참여와 흥미가 증가하고, 이해 및 학업성취도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Breton, 1999; Dods, 1997; Sorbal, 1995). 마지막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 학생이 수

업 중에 학업에 관련된 효능감을 지니고 있을 때 높은 성취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

다(Chemers, Hu, & Garcia, 2001, Zimmerman, Bandura, & Martinez-Pons, 1992). 이와 같은 

여러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학습자가 수업을 흥미 있다고 인식하고 수업 중에 적절한 도전

감을 경험하며,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인식할 때, 그리

고 수업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인식할 때 학습자의 내적 학습동기 또는 학업성취도에 긍정

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entry와 연구자들은 학생이 수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다

섯 가지 요인을 포함한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한 도구를 설계하 다.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My Classroom Activities (MCA; Gentry & Gable, 2001)는 흥미(interest), 도전감

(challenge), 선택권(choice), 즐거움(enjoyment)의 네 가지 요인을 포함하는 도구이며 총 3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Gentry와 Owen(2004)은 고등학생의 수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

기 위해 MCA와 비슷한 요인을 포함한 Secondary Student Perceptions of Classroom Quality 
(SPOCQ) 도구를 구성하 다. 이 도구는 기존의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한 MCA와 달리, 흥미

(interest)와 즐거움(enjoyment)이 통합되어 흥미(appeal)요인이 되었고, 그 외 도전감(challenge), 
선택권(choice), 의미(meaningfulness),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이 포함되어 

총 34개의 문항의 설문으로 이루어졌다. 
MCA와 SPOCQ을 이용하여 일반학생 및 재학생, 학년 간, 지역 간 수업에 대한 인식 차이

를 분석한 여러 연구들이 있다. Gentry, Gable과 Springer (2000)는 일반학생과 재학생이 수

업에 대해 비슷한 인식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했으나 Gentry와 Owen (2004)의 연구에서는 

도전감과 의미 요인에서 재수업을 받는(AP, advanced, honor class) 재학생이 더 긍정적으

로 수업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entry, Gable과 Rizza (2002)는 MCA를 이용한 연

구에서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보다 수업을 더 흥미있고, 즐겁고, 선택권이 있다고 인식하여 학년

이 올라갈수록 흥미, 즐거움, 선택권 등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지역 

간 수업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Gentry, Rizza와 Gable의 연구(2001)에서는 시골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은 수업을 더 즐겁다고(enjoyment) 인식하지만 덜 흥미롭고(interest) 
도전감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고, 시골지역의 중학생들은 도전감과 즐거움(enjoyment) 면에서 도

시 지역 학생들에 비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고하 다. 마지막으로, Gentry, Rizza와 Owen 
(2002)은 그들의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도전감과 선택권에 대해 인식하는 정

도와 교사의 인식 정도가 일치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교사가 수업을 진행함에 있

어 각 요인을 충분이 고려하여 구성, 실행할지라도 실제 학생이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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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학생의 인식정도를 조사, 분석하여 수업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이루어

졌다.
또한 MCA 한국어판을 이용한 Yang, Gentry와 Choi (2012)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일반 초

등학생과 재학급에 참여하는 학생 간 수업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 는데, 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흥미, 도전감, 즐거움 면에서 일반 학생들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유사하게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Chae와 

Gentry(2011)의 연구에서도 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일반 학생에 비해 도전감, 선택권, 의미 

요인에 더 높은 점수를 보여 각 교육 환경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보완해야 할 요소가 무

엇인지 제시하 다. 이는 재학습자의 학습과 관련이 있는 수업변인이 일반학생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재수업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일반 학생 대상의 수업과 어떻

게 차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재교육의 맥락에서 더 나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의 수업에 대한 인식 

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내재적 동기와 학습 성취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 으나, 이 조사도구를 바탕으로 온라인 학습상황에서의 학생의 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수

업에 대한 인식이 온라인 학습의 과정(자기조절전략 활용)과 결과(학업성취도 및 수강지속 의

사)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 으며, 학습자의 과학 재수업에 대한 인식 지표로 Gentry
와 Owen(2004)이 제시한 흥미(appeal), 도전감(challenge), 선택권(choice), 의미(meaningfulness), 학
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을 활용하고자 하 다. 

Gentry와 Owen(2004)의 SPOCQ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흥미는 단어 interest와 enjoyment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떤 

것에 대한 관심, 호기심, 즐거움, 기쁨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는 학생들이 어떤 주제나 활동을 

선호하며 긍정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즐겁고 만족스러운 학습 환경을 의미하기도 한다. 
도전감은 학생이 학습에 있어 추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정도, 즉, 학습에서의 깊이, 복잡성, 
난이도 등과 관계되는 의미이다. 선택권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주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의미는 학생 개인의 삶에 어떠한 의미이고 얼마나 중요한가와 관련된 것으로, 
배우는 지식과 개인의 의미간의 연결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과 관련된 특정 지식 또는 기술습득에 있어 학생 스스로 인지한 자신감 정도를 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에는 과학탐구중심 온라인 재교육 과정을 수강한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434명이 참여하 다. 이들은 모두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추천을 받아 프로그램

에 참여한 학생들로 중학교 1학년 77명(17.7%), 2학년 83명(19.1%), 3학년 60명(13.8%), 고등

학교 1학년 118명(27.2%), 고등학교 2학년 96명(22.1%) 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학교급,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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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교급
중학교 250  59.0
고등학교 184  41.0

학년

중1  77  17.7
중2  83  19.1
중3  60  13.8
고1 118  27.2
고2  96  22.1

성별
남 244  56.2
여 190  43.8

합계 434 100.0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조사도구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인식을 알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는 Secondary Student 
Perceptions of Classroom Qaulity-Korean version (SPOCQ-K; Chae & Gentry, 2007)이다. 
SPOCQ-K는 총 5개 요인(흥미, 도전감, 선택권, 의미, 학업적 자기효능감), 32개 문항,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교육환경 및 해당 교육과정에 적절한 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 다. 문항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과학 및 재교육 전문가 3명이 문

항의 타당성을 판단하 고, Cronbach’s α를 통해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 다. 본 연구에는 총 

28개의 문항이 사용되었고 전체 신뢰도는 .970, 요인별 신뢰도는 .863에서 .921로 높게 나타났

다. 수업에 대한 인식 설문 구성 및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변인 설명 문항수 신뢰도

흥미
어단어 interest와 enjoyment를 포함하여 흥미, 관심, 즐거움 등을 통합

한 의미이다. 특정 주제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선호도 (예: 나는 
본 사이버교육에서 흥미로운 내용들을 발견하 다)

7 .918

도전감
학습에서의 깊이, 난이도, 복잡성 등과 관련되며 학생이 추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정도 (예: 나는 수업 중에 제시된 과제들이 어렵지만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다)

5 .907

의미
학 주제와 활동이 학습자 개인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와 관련되
는 개념 (예: 나는 본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 잘 연결시킬 
수 있었다)

6 .921

선택권
교육적 선택권, 즉 학습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
(예: 이 수업시간에 튜터 선생님은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4 .866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때 학생 스스로 인지하는 자신감의 
정도 (예: 나는 이 수업시간에 제시된 자료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6 .863

<표 2> 수업에 대한 인식 설문 구성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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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절전략(인지조절 전략, 행동조절 전략) 관련 문항은 총 27문항으로 한국교육종단연

구 5차 년도 학습자 특성 설문에서 발췌하여 사용하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자기조절전략 하위 변인의 신뢰도

는 인지조절전략 .689에서 .838, 행동조절전략 .522에서 .736으로 나타났다. 각 자기조절전략 

설문 구성 및 신뢰도는 <표 3>에 제시되었다. 

변인 설명 문항수 신뢰도

인지조절

시연
학습할 내용을 반복, 암기하는 전략 (예: 나는 공부할 때 
모든 내용을 다 외우려고 애쓴다) 3 .797

정교화
배경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연결하고 통합시키는 전략 (예: 
나는 공부할 내용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연결시킬지 생각해 본다)

3 .689

조직화

학습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 요소들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 위계화 하는 전략 (예: 나는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필기한 노트를 검토하고 중요한 개념들의 
개요를 만든다)

3 .738

초인지
자신의 학습과정을 계획, 점검, 조절하는 전략 
(예: 나는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3 .838

행동조절

노력관리
학습을 할 때 주의력과 노력을 조절하는 전략 (예: 나는 
내용이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공부한다) 3 .714

시간관리
학습 시간을 관리하고 실제로 학습에 시간을 투자하는 전략 
(예: 내가 계획한 공부 시간표를 지킨다) 3 .736

도움활용
도움이 피리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예: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본다)

2 .522

<표 3> 자기조절전략 설문 구성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는 학습자가 한 학기 동안 수행한 두 개의 탐구과제 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총점은 200점이었다. 탐구과제는 개념학습에서 다룬 학습내용을 기반으로 수행해야 

하는 문제기반과제 다. 수강지속의사는 다음 학기에도 온라인 탐구과정을 수강할 의사가 있

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3. 연구의 맥락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참여한 온라인 과학탐구 수업은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

공되는 수업으로,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의 수학, 과학(물리, 화학, 생물) 국가교육과정 

기반 심화학습을 통한 탐구능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증진을 목표로 개념학습과 탐구학습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개념학습은 총 8개 주제가 제공되며, 각 개념학습을 마친 후에 개

념학습의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식 평가 10문항(총 80문항)이 제공된다. 학생들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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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학습을 수행 한 후, 2개의 탐구과제를 수행하 다. 
탐구과제는 개념학습을 통해 학습한 과학적 개념을 적용하여 생활 속 현상을 탐구하거나,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화학 과목의 경우 개념

학습에서 물질의 상태, 기체의 압력과 부피, 기체의 온도와 부피 등을 학습한 후에 이를 적용

하여 달걀의 신선도를 기체로 설명하기, 삶은 달걀 속의 기체 법칙 찾기 등 생활 속에서 해당 

개념을 발견, 적용 할 수 있는 과제가 제공되었다.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한 후에, 동 상, 사
진, 탐구보고서, 발표자료 등 다양한 산출물을 제출하도록 요구되었다. 

본 온라인 재교육 과정은 전국 중, 고등학교 학생 중 수학, 과학, 정보 분야에 높은 관심

과 흥미를 가진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학생’, ‘학업성취 상위 5~10% 이내의 학생’으로 지원 자

격을 제한하고 있다. 

4. 분석방법

온라인 재교육에서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인식, 자기조절전략 활용, 수강지속의사를 조사

하기 위해 2015학년도 1학기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기말에 온라인 설문

을 실시하 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15분 정도 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양한 학습의 결과변인과

의 관계를 보고자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문제에 따라 먼저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변인을 독

립변인으로, 인지조절전략과 행동조절전략의 하위변인을 각각의 종속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또한 수업에 대한 인식의 하위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학업성취도와 수

강지속의사에 각각에 대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또한 수업에 대한 인식 변인의 각 종

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결정계수(R2)를 확인하 다. 중다회귀분석에 있어 수

업에 대한 인식 하위변인들은 상호 관련성이 있으므로 전체투입방법을 적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0.0을 사용하 다. 

III.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변인 간의 상 계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는 아래 <표 4>와 같다. 수업에 대한 인식 전체 평균은 5
점 만점에 3.97 표준편차는 .70이었다. 각 요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흥미가 4.27(SD=.71)로 가

장 높았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3.57(SD=.80)으로 가장 낮았다. 
자기조절전략 중 인지조절전략은 시연 평균이 2.41(SD=.77)로 가장 낮고, 정교화전략이 

3.36(SD=.51)로 가장 높았다. 즉, 과학탐구기반 온라인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습자들은 사

실과 아이디어를 반복적으로 외우면서 기억하는데 초점을 두는 시연 전략을 가장 적게 활용

하고,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선수 지식과 새로운 학습내용을 연결하거나, 정보들을 통합

하는 정교화전략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조절전략은 시간관리전략 평균

이 2.99(SD=.62)로 가장 낮고, 노력관리전략이 3.49(SD=.45)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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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평균은 129.48(SD=.54.56), 수강지속의사 평균은 3.99(SD=1.01) 다. 

역 변인 M SD

수업에 대한 인식 

수업에 대한 인식 전체 3.97 0.70 
   흥미 4.27 0.71 
   도전감 4.04 0.79 
   의미 3.90 0.80 
   선택권 4.04 0.79 
   학업적 자기효능감 3.57 0.80 

자기조절전략

인지조절

시연 2.41 0.77 
정교화 3.36 0.51 
조직화 3.26 0.56 
초인지 3.14 0.67 

행동조절
노력관리 3.49 0.45 
시간관리 2.99 0.62 
도움활용 3.13 0.65 

학업성취도 129.48 54.56 
수강지속의사 3.99 1.01 

<표 4>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

연구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표 5>에 제시되었다.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 변인은 인지조절

전략의 하위 변인이 정교화, 조직화, 초인지 전략과 p<.01 수준에서 .215에서 .384의 범위에 

이르는 유의한 상관을 보 으며, 행동조절전략의 하위 변인인 노력관리, 시간관리, 도움활용전

략과는 p<.01 수준에서 .210에서 .600의 범위에 이르는 유의한 상관을 보 다. 그러나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 변인과 시연전략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거나 낮은 상관을 보 다

(r=.059~.154).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 변인과 학업성취도 역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거

나 낮은 상관을 보 으나(r=.063~.174), 수강지속의사와는 높은 상관을 보 다(r=.586~.70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인식(전체) -
2. 효능감 .866** -
3. 흥미 .906** .662** -
4. 도전감 .918** .772** .817** -
5. 의미 .928** .749** .800** .791** -
6. 선택권 .911** .712** .813** .794** .858** -
7. 시연 .114* .154** .069 .059 .114* .119* -
8. 정교화 .384** .286** .367** .380** .376** .325** .133** -
9. 조직화 .286** .259** .256** .248** .268** .261** .296** .547** -
10. 초인지 .244** .246** .190** .216** .237** .215** .265** .387** .559** -
11. 노력 .363** .311** .345** .330** .326** .330** .210** .520** .600** .438** -
12. 시간 .294** .316** .232** .260** .265** .251** .267** .383** .547** .541** .509** -
13. 도움 .368** .287** .337** .378** .336** .336** .217** .440** .425** .404** .396** .341** -
14. 학업성취도 .119* .063 .112* .174** .076 .133** -.094* -.037 .001 .018 -.014 .090 .058 -
15. 수강지속 .704** .586** .676** .651** .638** .635** .064 .289** .160** .162** .231** .180** .303** .131** -
**p<.01, *p<.05

<표 5>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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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인 독립변인   B   SD β t F R2

시연

수업에 대한 인식 전체 .125 .053 .114 2.384* 5.683* .013
  흥미 -.041 .104 -.037 -.391

3.471** .039
  도전감  -.210 .098 -.215 -2.149*

  의미 .026 .100 .027 .257
  선택권 .132 .102 .135 1.298
  학업적 자기효능감 .220 .077 .228 2.845**

정교화

수업에 대한 인식 전체 .282 .033 .384 8.634*** 74.551*** .147
  흥미 .087 .064 .120 1.350

17.375*** .169
  도전감 .160 .061 .245 2.632**

  의미 .170 .062 .265 2.718**

  선택권 -.088 .063 -.135 -1.395
  학업적 자기효능감 -.055 .048 -.085 -1.141

조직화

수업에 대한 인식 전체 .227 .037 .286 6.200*** 38.437*** .082
  흥미 .066 .073 .084 .896

7.778*** .083
  도전감 -.012 .069 -.018 -.180
  의미 .056 .071 .081 .792
  선택권 .038 .072 .054 .532
  학업적 자기효능감 .082 .055 .118 1.500

초인지

수업에 대한 인식 전체 .233 .045 .244 5.240*** 27.455*** .060
  흥미 -.036 .089 -.039 -.411

6.169*** .067
  도전감 .015 .083 .018 .179
  의미 .107 .086 .129 1.245
  선택권 .012 .087 .014 .136
  학업적 자기효능감 .127 .066 .15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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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수업에 대한 인식과 인지조절전략의 관계

2. 학습자의 수업에 한 인식과 자기조 략 활용 

가. 학습자의 수업에 한 인식과 인지조 략 활용

인지조절전략의 하위변인을 종속변인으로 수업에 대한 인식 전체와 하위 변인을 각각 예측

변인으로 하는 회귀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수업에 대한 인식 전체 점수는 인지조절전략의 각 하위변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114, p<.05; β=.384, p<.001; β=.286, p<.001; β=.244, p<.001).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가 인식한 전반적인 수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학습자의 인지조절전략 활용 수

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 변인을 살펴보면 시연전략의 예측 변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도

전감이었으며(β=.228, p<.01; β=-.215, p<.05), 정교화전략의 예측 변인은 도전감과 의미 다

(β=.245, p<.01; β=.265, p<.01). 조직화전략과 초인지전략에 향을 미치는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시연전략을 긍정적으로 

예측하며, 도전감과 의미는 정교화전략을 긍정적으로 예측하 으나, 도전감은 시연전략을 부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가 수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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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인

독립변인 B SD β t F R2

노력
관리

수업에 대한 인식 전체 .233 .029 .363 8.086*** 65.382*** .131
  흥미 .110 .058 .174 1.918

13.193*** .134
  도전감 .021 .054 .038 .397
  의미 .014 .056 .025 .255
  선택권 .036 .056 .064 .646
  학업적 자기효능감 .058 .043 .102 1.342

시간
관리

수업에 대한 인식 전체 .258 .040 .294 6.382*** 40.724*** .086
  흥미 .002 .080 .003 .030

 9.698*** .102
  도전감 .001 .075 .001 .013
  의미 .038 .078 .050 .489
  선택권 .013 .079 .017 .165
  학업적 자기효능감 .204 .060 .264 3.406**

도움
활용

수업에 대한 인식 전체 .344 .042 .368 8.227*** 67.677*** .135
  흥미 .025 .083 .028 .307

14.964*** .149
  도전감 .245 .078 .296 3.138**

  의미 .062 .080 .076 .773
  선택권 .043 .081 .052 .533
  학업적 자기효능감 -.044 .062 -.054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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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수업에 대한 인식과 행동조절전략의 관계

신의 능력을 평가할수록 시연전략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수업이 도전적이고 의미있다고 느

낄수록 정교화전략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반면, 학습자가 수업이 도전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시연전략의 활용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 변인을 예측변인으로 하는 회귀모델의 인지조절전략 각 하위 변인 

변량에 대한 설명량은 각각 시연전략 3.9%, 정교화전략 16.9%, 조직화전략 8.3%, 초인지전략 

6.7% 다. 

나. 학습자의 수업에 한 인식과 행동조 략 활용 

행동조절전략의 하위변인을 종속변인으로 수업에 대한 인식 전체와 하위 변인을 각각 예측

변인으로 하는 회귀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수업에 대한 인식 전체 점수는 행동조절전략의 각 하위변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363, p<.001; β=.294, p<.001; β=.368, p<.001). 이러한 결과는 인지조절전략 

활용과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수업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습자의 행동조절전

략 활용 수준 역시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 변인 중 시간관리전략의 예측 변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었으며(β

=.264, p<.01), 도움활용의 예측변인은 도전감이었다(β=.296, p<.01). 노력관리전략에 향을 

미치는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 변인은 없었다. 즉, 수업에 대해 학습자가 인식하는 학업적 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시간관리전략을 잘 활용하며, 도전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도움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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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 변인을 예측변인으로 하는 회귀모델의 행동조절전략 각 하위 변인 

변량에 대한 설명량은 각각 노력조절전략 13.4%, 시간관리전략 10.2%, 도움활용전략 14.9%
다. 

3. 학습자의 수업에 한 인식과 수강지속의사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인식 전체점수는 학습자의 수강지속의사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704, p<.001). 수강지속의사에 향을 미치는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 변인은 

흥미, 도전감, 의미 다(β=.336, p<.001; β=.153, p<.05; β=.171, p<.05). 이는 학습자가 수업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수강을 지속하려는 의사가 높아지며, 특히 수업을 흥미있

고, 도전적이며, 의미 있다고 인식할수록 수강지속에 대한 의사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 변인을 예측변인으로 하는 회귀모델의 수강지속의사에 대한 설명량

은 58.2%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종속
변인

독립변인 B SD β t F R2

수강
지속

수업에 대한 인식 전체 1.018 .049 .704 20.609*** 424.747*** .496
  흥미  .480 .105 .336 4.571***

112.955*** .582
  도전감  .196 .096 .153 2.037*

  의미  .217 .101 .171  2.144*

  선택권  .104 .103 .082  1.010
  학업적 자기효능감  .093 .072 .07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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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수업에 대한 인식과 수강지속의사의 관계

4. 학습자의 수업에 한 인식과 학업성취도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인식 전체점수는 학업성취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119, p<.05).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 변인은 도전감이었다(β
=.360, p<.001).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역시 학업성취도에도 긍정적으로 향

을 미치며, 특히 수업을 도전적으로 인식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 변인을 예측변인으로 하는 회귀모델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설명량은 

5.4%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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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인

독립변인  B  SD  β t F R2

학업
성취도

수업에 대한 인식 전체 9.254 3.720 .119 2.487* 6.187* .014
  흥미 -5.808 7.292 -.076 -.797

4.889*** .054
  도전감 24.891 6.859 .360 3.629***

  의미 -12.661 7.065 -.187 -1.792
  선택권 12.190 7.147 .176 1.706
  학업적 자기효능감 -10.300 5.442 -.151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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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수업에 대한 인식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IV. 결론  논의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과학 재교육에서 중·고등학생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이 학습자

의 자기조절학습 전략의 활용과 수강지속의사와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인식과 자기조절전략 활용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수업에 대

한 전반적인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인지조절전략의 각 하위변인(시연, 정교화, 조직화, 초인지

전략)의 활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 변인 중 시연전략 활용에 

긍정적 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었으며, 정교화전략 활용에 긍정적 향을 

미치는 변인은 도전감과 의미 다. 도전감 인식은 시연전략 활용과 부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조직화전략과 초인지전략 활용에 향을 미치는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 변인은 

없었다.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학습자의 행동조절전략 각 하위변인(노력관리, 시

간관리, 도움활용)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 변인 

중 시간관리전략 활용에 긍정적 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었으며, 도움활용

전략 활용에 긍정적 향을 미치는 변인은 도전감이었다. 노력조절전략 활용에 향을 미치는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인식과 수강지속의사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수업에 대한 전

반적인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수강지속의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요

인 중 흥미, 도전감, 의미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학습자가 후속강의를 수강하려는 의지가 높

게 나타났다. 
셋째,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인식과 탐구학습 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수업에 대한 전

반적인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요

인 중 도전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탐구학습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에 대한 인식과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전략의 활용, 수강지속의

사,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 대한 주요쟁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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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재학습자들의 시연전략 활용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연전략은 사실과 아

이디어를 반복적으로 외우면서 기억하는데 초점을 두는 학습전략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이를 

정교화전략, 조직화전략과 같은 심층적 학습전략과 비교하여 표면적 학습전략으로 보고 있다

(전명남, 2004; Bowden & Marton, 1998; Dupeyrat & Mariné, 2005; Greene & Miller, 1996; 
Marton & Säljö, 1984; Pintrich & Garcia, 1991). 즉, 시연전략을 활용하는 학습자들은 인지적 

학습과정에 상대적으로 심도 있게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학습자들의 시연전략 활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들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온라인 과학탐구 프로그램에서 재 학습자들이 활용하는 인지전략 중에서 시연전

략의 활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연전략 활용 평균은 2.41로 활용 수준

이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연전략의 활용과 수업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를 보

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시연전략에 정적인 향을, 도전감은 시연전략에 부적인 향을 미치

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학생이 학습과제를 상대적으로 쉽게 수행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단

순 암기와 같은 표면적 전략을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학습내용이 어렵

고 복잡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표면적 전략을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 학습자의 표면적 전략 활용과 심층적 전략 활용이 수업의 특성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

로 알려진 바(Eley, 1992; Nijhuis, Segers, & Gijselaers, 2005; Wilson & Fowler, 2005), 재

교육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도전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할 

때 심층적 학습전략을 통한 심도있는 학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교화전략은 학습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배경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연결하거나, 서로 다른 정보들을 통합하는 전략으로(Weinstein & Mayer, 1986), 새로운 정보

를 습득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시연전략보다 심층적인 학습전략으로 여겨진다(임효

진, 2009; Pintrich & De Groot, 1990; Wolters, 2004). 이러한 심층적 전략의 활용은 학업성취

도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으며(Pintrich & De Groot, 1990; Wolters, 2004; Wolters & Pintrich, 
1998), 온라인 재교육에 있어서도 성적 상위 집단의 학생들은 정교화전략의 활용이 유의미 

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채유정, 이성혜, 2015). 본 연구에서 정교화전략의 활용이 다

른 인지전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정교화전략의 활용은 학습자

가 수업에 대해 도전감을 느끼거나 수업이 의미 있다고 느낄 때 촉진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

다. 본 연구의 대상인 온라인 과학탐구수업은 학생들이 실생활과 관련된 현상이나 문제를 심

층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을 적용하도록 이루어져 있어, 학생들의 배경지식과 

새로운 학습내용을 연결하고 통합시키는 것과 같은 심층적 학습전략을 촉진하고자 개발되었

다. 이와 같이 재교육프로그램에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적절한 도전감과 의미있는 과제

를 개발, 제공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재학습자의 노력, 시간, 도움활용전략과 같은 행동조절전략의 활용에 있어 수업에 

대한 인식의 향을 살펴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시간관리전략의 활용에, 도전감은 도움활

용전략 활용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자가 학습내용에 대한 자신

감이 높을수록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활용하며, 도전감을 느낄수록 도움활용전략을 많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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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수업의 맥락에서 학습자의 시간관리전략이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한 관

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어왔는데(강민석, 김진일, 박인우, 2009; 이인숙, 2002; 채유

정, 이성혜, 2015),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시간관리전략 활용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즉 학습

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는 자신감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학습자가 

학습에 대해 도전적으로 느낄 때 도움을 구하고 정보를 찾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탐구 수업이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어렵고 복잡한 

과제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학습에 대해 스스로 높은 자신감을 보일 때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

간에 학습에 참여하며, 추가적인 노력으로 주변이나 관련자료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온라인 과학탐구 수업에 대한 수강지속의사에 향을 미치는 수업에 

대한 인식 하위 변인은 흥미, 도전감, 의미 으며, 탐구학습 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은 

도전감이었다. 수강지속의사와 관련해서는 선행연구(김미량, 김진숙, 2007)에서 제시한 유용

성, 집중성, 재미 등의 인식에 더해 도전감이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전감은 

학업성취도에도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재교육에서 학

습자의 도전감이 학습효과에 가장 중요한 향요인이라는 선행연구결과(조석희, 안도희, 한석

실, 2004)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온라인 과학탐구 수업에서 학습자가 온라인 

강좌를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학습자가 흥미, 
도전감, 의미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 중 도전감에 대한 인식은 탐

구학습 성취도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전감을 유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것이 온라인 탐구학습에서 핵심적인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습자가 느끼는 도전감은 재학습자의 학습과정과 결

과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도전감에 대한 인

식은 학습자의 표면적 전략 활용을 낮추고, 정교화전략 같은 심층적 전략 활용을 높이는데 기

여하며, 도움활용전략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수업에 도전적이라고 느낄 때 학습자는 온라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강하고자 하며, 탐구학습 수행결과도 높아질 수 있음을 확

인하 다. 의미 역시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중요하고 의미있는 

것으로 느낄 때 정교화전략의 활용이 높아지고 탐구학습 결과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학
습자가 난이도가 높은 과제를 통해 수업을 도전적으로 인식하고 실생활과 관련된 과제를 통

해 수업을 의미 있고 중요한 것으로 인식할 때 인지조절전략과 행동조절전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며, 지속적인 수강 의지로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개발 시 도전

감과 의미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어떠한 인식과 경험이 온라인 재교육프로그램에서 학습자의 

학습과정과 결과에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도전감, 의미, 흥미 등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실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수업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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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공 할 때 학습자가 도전감, 의미, 흥미 등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전감, 의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설계 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해당 분야의 흥미와 능력, 학업동기 및 과제 집착력을 가진 학

생으로, 별도의 선발과정 없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 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학부설 또는 교육청 온라인 재교육과정에 선발되어 참여하고 있는 재학생

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전체 재학습자를 대상으로 일반화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대학부설, 교육청 온라인 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재학

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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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Students’ Perceptions of Classroom on 
Self-regulations Strategy Use, Persistent Intention, and 

Achievement in a Context of Online Science Gifted 
Education Program

Sunghy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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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tudents’perceptions of classroom on self-regulatory 

strategy use, persistent intention, and achievement in an online Science gifted program. 

The sample included 434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3-months online gifted program. Participants volunteerly surveyed on their perceptions of 

classroom (appeal, challenge, choice, meaningfulness, academic self-efficacy), self-regulatory 

strategy use, and persistent intention. Student achievement data was collected from 

online learning system. Multiple Regression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 of 

students’perceptions of classroom on various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1) students use of rehearsal strategy was positively related to 

academic self-efficacy among the sub-variables of students’perceptions of classroom and 

the use of rehearsal strategy was negatively related to challenge; (2) the use of 

elaboration strategy was positively related to challenge and meaningfulness; (3) the use of 

time management strategy was positively related to academic self-efficacy and the use of 

resource management strategy was positively related to challenge; and (4) students’ 

persistent intention was related to appeal, challenge and meaningfulness, achievement 

was related to challenge. 

Key Words: Gifted student, Online gifted program, Perceptions of classroom, Self-regulated 

strategy, Persistent intention,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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