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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arning performance of online classes using problem-based learning(PBL) for clothing

and textiles majors in college with the increased use of online learning tools after the COVID-19 pandemic.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PBL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the ‘Fashion Marketing and Merchandising’ class conducted in real-time online

at University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Korea for four weeks. After a four-week PBL class, a survey was conducted

on 35 students in the ‘Fashion Marketing and Merchandising’ class and the 35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measurement tools of this study were self-directed learning, cooperative learning ability, problem-solving ability, and learning

achievement regarded as an important learning effect in PBL class. In addition, students’ self-reflective essays were also analyzed

to examine the educational effect of PBL applying online classes. 

As a result of this study, bivariate correlations among the four variables,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cooperative learning

ability, problem-solving ability, and learning achievement were significantly positive. Furthermore,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three independent variabl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students’ perceived learning achievement, in the

order of cooperative learn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nd problem-solving ability. The students’ self-reflective essays indicated

that problem-based learning worksheet was helpful for identifying problems, and clarifying what they already and what they 

need to study more. Based on this study, it could be recommended that online class applying PBL coul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student's learning performance.

Key words: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문제해결 능력(problem-solving ability), 

실시간 온라인 수업(real-time online class),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 학업성취도(learning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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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

해지면서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온라인 

매체나 수업 도구를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이 필요

하게 되었다.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온라인 

요소가 적용된 수업환경은 디지털 매체와 스마트기기에 익숙

한 요즘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나 만족도 제고 등 긍정적 

학습 효과를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어 교실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혼합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방식, 온라인 

실시간 수업 등 온라인 수업 적용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

기되어 왔다(Kang, 2002; Kim, Ahn, & Choi, 2005). 온라인 

수업은 특히 고등 교육에서의 전반적인 교육 방향이 강의 중

심형 수업에서 활동적이고 학생 중심적인 학습(student-centered 

learning)이 가능한 수업으로 이동하면서 학습 과정에서 학습

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업의 전략적 요소로

서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수업으로의 

변화 시도가 증가하는 최근의 교육 현장에서 온라인 환경에서 

진행되는 수업에 문제 중심 학습법(problem-based learning), 프

로젝트식 수업(project learning), 플립러닝 수업(flipped learning 

class),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등 다양한 학습자 주도

형 교수⋅학습 방법을 접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Cha & 

Park, 2020). 

특히 학습자 중심수업을 위해 학습자 스스로 학습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해결형 수업모형이 자주 

도입되는데(J. Y. Kim, 2020), 문제 중심 학습법(problem-based 

learning, 이하 PBL)은 이러한 문제해결 기반의 학습 과정으로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방법이다 (Barrows, 1986). 이에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면서 지식을 구성하고 창

출하는데 효과적인 수업 방식으로 주목받아 왔다(Ha & Jung, 

2021). 또한 온라인 수업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환경에

서 가능한 학습자의 정보 탐색과 습득, 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협동, 자기 성찰적 학습, 네트워크화와 같은 온라인 수업의 

교육적 특성은 학습자가 수업에서 학습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도구와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으므로 PBL은 온라

인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실행될 수 있다(Chang, 

2006; Hong & Kim, 2004).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자 주도적 수업의 궁극적 목표는 학

습자의 창의적 문제해결을 통한 지식 창출이며 이는 문제해결 

과정 동안 학습자 개인적으로 수행되는 정보 탐색 및 아이디어 

생성, 동료 학습자 간 상호 협력적으로 수행되는 지식 공유, 아이

디어 평가, 해결안 도출을 위한 합의로 이루어진다(Kang & 

Byun, 2001). 이에 포스트-코로나(post-corona) 시대에 온라인 

기반 수업 설계가 확대되고 있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Moon, 

2021) 학습자 주도적 수업을 위해 온라인 환경에서 PBL을 적

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PBL이 적용된 대학 수업에서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조

사한 국내 연구는 주로 의료 및 보건 분야에서 활발하며(Lee, 

Hong, & Chang, 2016) 온라인 수업환경에 적용된 사례의 학습

효과를 조사한 연구도 충분하지 않다(Moon, 2021; Yang, 2018). 

의류 및 패션 관련 분야는 변화에 민감한 분야이므로

(Kwon & Rhew, 2018) 실무에서는 다양한 문제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학습자가 이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PBL 수업을 통해 

다양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실제적 문제로 접근하여 해결함으

로써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류학 

분야도 온라인 수업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접목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의류학 분야의 온라인 수업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학습법의 적용 시도도 필요하다(Kwon & Rhew, 

2018). 이에 본 연구는 PBL이 적용된 수업 관련 연구가 부족한 

의류학 분야(Kang, 2021; J.-H. Kim, 2020; Lee, 2009; Shin & 

Kim, 2016)의 전공 온라인 수업에 적용된 PBL의 학습효과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PBL이 적용된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문

제 해결안 논의를 위해 문제를 이해하는 개별학습과 공통의 

해결안을 마련하는 협동학습을 실시하여 문제해결이라는 학

습 목표를 성취하므로(Jang, 2006) PBL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협동학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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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문제 중심 학습법(PBL)의 특징과 절차

PBL은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인 학습 내용 전달식 수업에

서 탈피하여 교수자가 학습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비구조화 

형식으로 제안하고, 학습자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스스로 

찾는 교수⋅학습 방법이다(Lim, 2020).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

를 해결해야 하므로 PBL은 보통 과제, 체험, 협동 등의 활동이 

수업에 포함된 포괄적 학습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학습자가 동

료들과 함께 소집단을 이루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습하게 유도하는 방법이다(J. Y. Kim, 2020). 이처럼 PBL은 

학습 내용과 관련되어 주어진 문제를 학습자가 해결해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수업에 접목되는데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PBL의 절차는 <Table 1>과 같이 IMSA(Illinois Mathematics 

& Science Academy)가 제시한 ①문제 이해하기(문제 만나기, 

문제 확인, 문제 정의), ②문제 탐색하기(정보 수집 및 공유, 

해결한 도출), ③문제 해결하기(최선의 해결안 결정, 해결안 

발표, 최종 보고)의 3단계(IMSA, as cited in Kim & Kang, 2013, 

p.405; Seo & Kim, 2013, p.1472)를 토대로 수업을 구성하거나 

보다 세분화된 절차를 적용하기도 한다. 

PBL 절차를 표현하는 용어와 세부 절차 분류는 학자별로 

차이가 있지만 Ha(2021)는 PBL이 ①문제 제시와 문제 이해 

단계, ②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탐색과 해결안 도출, ③해결안 

발표와 평가 및 자기 성찰과 같이 주어진 문제를 확인 및 파악

하고 문제의 해결안을 찾아가면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고 

평가하는 3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PBL의 주요 과정인 문제해결 과정은 웹 기술과 융합되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Tambouris et al., 2012) 학습자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학습 도구를 사용하여 문제

를 해결하는데 요구되는 과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Zotou, 2015). Hong과 Kim(2004)은 온라인 환경

에서 웹의 특성을 활용하여 개발되고 진행되는 PBL을 웹 기

반 PBL이라 정의하고 PBL이 적용된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의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수업 중에는 토론 등 문제해결 과정이 기록 및 저장될 

수 있어 PBL은 온라인 수업에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다고 

하였다. Chang(2006)은 PBL의 문제해결 과정이 온라인 환경

문제 제시 및 파악하기 문제 해결하기 결과 발표 및 평가하기

3단계

IMSA

(as cited in Seo & 

Kim, 2013, 

p.1472)

문제 이해하기

- 문제 만나기

- 문제 확인

- 문제 정의

문제 탐색하기

- 정보수집 및 공유

- 해결안 도출

문제 해결하기

- 해결안 결정
- 해결안 발표

- 최종 보고

3단계

Kang, Jung, & 

Jung

(2007)

문제 제시하기

- 동기 유발하기

- 문제 파악하기

- 과제수행 계획 

과제 수행하기 발표⋅평가하기

- 발표준비⋅발표

- 결과 평가

- 성찰저널 작성

- 문제 해결 모색

- 해결안 도출
- 결과물 완성

4단계
Choi

(2001)
문제제시하기 문제파악하기

문제 해결하기

발표⋅평가⋅정리하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수집 및 공유
해결안 도출

5단계
Cho

(2001)

문제만나기

- 문제 파악

문제해결 

계획수립

문제 탐색 및 

재탐색 하기

문제 해결하기

- 해결안 도출
발표⋅평가⋅정리하기

6단계
Chang

(2006)

문제제시 및 

접근 하기

문제에서 요구

하는 학습내용 

추론

자기주도적

학습 수행

새로운 지식 적용과 

문제해결 계획 반추

문제 해결안 

작성
결과 요약 및 종합 정리하기

6단계
Choi& Chang

(2010)
문제 제시하기 문제 확인하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문제 해결하기

- 해결안 도출
발표하기 정리평가하기

Ha(2021)가 제시한 PBL의 3단계 대분류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선행 사례 추가 및 재구성

Table 1. The procedure of the problem-based learning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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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진행되는 학습을 온라인 PBL이라 하였으며 Lee(2006)는 

이처럼 학습자가 온라인에서 다양한 정보자원을 탐색, 분석, 

활용하고 학습 활동을 수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PBL을 인터

넷 자원기반 PBL이라 정의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공유,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온라인 환경에

서 습득한 정보의 활용 능력과 새롭게 구성된 지식을 기반으

로 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안점을 둔 교수⋅학습법

이라 하였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PBL은 학습자가 문제해결을 

하는데 다양한 학습공간과 풍부한 학습 자원을 활용할 수 있

으므로(Seo & Kim, 2013)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온라인 수업에서뿐 아니라 오프라인 교실수업과 혼합 형태인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방식으로도 학습자 중심수업

을 위한 핵심적 교수⋅학습 전략으로 활용될 것이다(Bukumiric 

et al., 2022).

2. 대학 의류학 분야 수업 및 온라인 수업에의 PBL 적용 

사례

온라인 환경에서 PBL 수업의 실천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수업에서의 PBL과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현실적 맥락 속의 실제적인 문제여야 하며(Kim & 

Kang, 2013; D. Lee, 2021; Seo & Kim, 2013) 비판적⋅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는 비구조화된 문제여야 

한다(Seo, 2011). PBL이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어 온 의⋅보건

학 분야 수업 외에 대학 교과 내용 안에서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현실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의 개발⋅적용이 가능한 분야로 창의적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디자인학 분야(Lim, 2020; Park, 2009; Park, 2014)와 

실제 상황적 맥락에서 문제 접근이 쉬운 가정과학(Yoo, 2005)⋅

의류학(Shin & Kim, 2016)⋅소비학(Ha & Jung, 2021)⋅경영학

(Kim & Kang, 2013)⋅서비스학 분야(D. Lee, 2021; Lee, Lee, & 

Noh, 2018)를 들 수 있다. 특히 학습 내용과 결합하여 학습자에

게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 있고 의⋅식⋅주생활을 다루

는 종합적⋅실용적 성격을 가진 가정교육학이나 의류학 분야

가 수업에 PBL을 적용 및 진행하기 적합하다(Shin & Kim, 2016)

Shin과 Kim(2016)은 대학 가정교육과 ‘패션의 이해’ 이론 

수업에서 수강생 29명을 대상으로 학습 5~8주 차와 학습 

12~14주 차의 2회에 걸쳐 패션 에디터, 패션 코디네이터⋅스

타일리스트와 관련된 학습 내용에 PBL 수업을 적용한 결과, 

학습자들은 관련 직무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향상 및 관련 

직업에 대한 체험과 흥미 증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Lee(2009)

는 대학 의류학과의 ‘의상사회심리학’ 이론수업에서 2008년

과 2009년 1학기 각각 18명, 19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3개의 

문제를 PBL로 진행한 결과, 학습자들이 전문지식 습득, 팀워

크의 중요성, 능동적⋅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점을 PBL의 

장점으로 꼽았다. J.-H. Kim(2020)은 대학 패션학과의 3차시로 

이루어진 ‘의상과 심리’ 이론 수업에서 수강생 33명을 대상으

로 11주간 7개의 문제를 제시하였고 1차시 강의 제공 후, 2차

와 3차시 수업에서 PBL을 진행한 결과, 학습자들이 문제해결 

역량, 자기주도 학습 및 협동학습 역량을 향상하는데 PBL을 

효과적인 수업방식으로 간주했다고 하였다. 의류학 실습수업

에의 PBL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Kang(2021)은 대학 의류생산

설계 교과인 ‘드레이핑(draping)’ 실습수업에서 디자인 아이디

어의 시제품 제작과정을 5주간과 4주간의 2회로 나누어 PBL

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PBL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였

으며 학습자들은 자기주도학습과 문제해결에 PBL이 효과적

이라고 하였다. Y. Lee(2021)는 대학 가정교육과와 패션관련 

융합전공 등 학부생 38명을 대상으로 가정과 예비교사를 위한 

의류학 분야 실습수업을 개발하기 위해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창의적 패션디자인과 스타일링’ 학습 내용을 중심으

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직접 제작하는 ‘메이커(maker) 실습 교

육’을 15주간 4차시 PBL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PBL 수업 후 

학습자들은 PBL의 학습효과로 학습 내용의 실생활 활용 가능

성, 자기주도성이나 미적 감각 향상,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협업과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을 꼽았다. 

한편, 앞서 제시한 PBL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학문 분야의 

교과목 중 온라인 환경에서 PBL이 진행된 사례를 살펴보면, 

Lim(2020)은 대학 산업디자인 전공 ‘광고미디어 워크숍’ 실습

수업에서 수강생 20명을 대상으로 학습 5~8주 차까지 4주간

에 걸쳐 문제 제시 및 문제해결 계획 수립,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을 통한 문제해결 진행하기, 해결안 고안하기, 해결안 

정리 및 발표 절차에 따라 교수자의 사전 강의 영상 제공과 

학습자의 과제 수행, 실시간 온라인 토의를 활용하여 PB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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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D. Lee(2021)는 대학 항공서비스학과의 3차시로 

이루어진 ‘서비스마케팅’ 이론 수업에서 1차시에는 사전 강의 

영상을 제공하고 2차시는 학습자들끼리 문제 해결안을 도출

하여 3차시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문제 해결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Y. Lee(2021)는 PBL ‘메이커(maker) 실

습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필요에 따라 

온라인 실시간 강의 및 온라인 워크샵을 병행하였으며 학습자

는 메이커 스페이스, 학과 실습실, 가정에서 자유롭게 작품을 

제작하였다고 하였다. 의류학 분야의 대학 오프라인 수업에 

PBL을 적용한 사례 연구도 아직 미미하지만 온라인 수업에의 

적용 사례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의류학 전공 분야

에서 다양한 교과목과 온라인 수업에 PBL을 적용한 사례 및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PBL을 통한 학습효과

PBL이 적용된 수업에서 학습자는 문제 파악 후,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 및 평가단계에서 자기 개별학습과 소집단 중심의 

협동학습을 수행하므로(Chang, 2006; D. Lee, 2021; Park, 2014; 

Seo, 2011),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협동학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PBL 수업의 주요 학습효과로 다룬다(Hong & Kim, 

2004; Kim & Kang, 2013). 대학 의류학 전공 분야의 PBL 수업 

학습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학습자의 교육적 효과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동적 학습, 팀워크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으

며(Lee, 2009) 협동학습에 대한 이해, 문제해결력 향상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Shin & Kim,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대학 

의류학 전공의 온라인 수업에 적용된 PBL의 학습효과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협동학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학습자 중심수업의 궁극적 효과로서 학

업성취도(Kim et al., 2005)를 종속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3.1.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BL이 적용된 수업에서 학습자는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 수립과 필요한 정보의 탐색, 문제해결 및 평가를 수행하

므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게 된다(Lim, 2020). 이처럼 자기주

도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 과정 동안 수동적 태도에서 탈피하

여 주어진 학습 문제를 다양한 접근 방식과 사고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창의적인 생산능력을 함양하는 학습체

제를 의미한다(Bae, 2002).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형 수업에서 

학습자는 학습의 전 과정의 행동 주체자로서 의사결정을 내리

고 행동을 수행하므로 학습에 대한 자율성, 주도성, 책임성을 

갖는다(You, 2006).

You(2006)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학습자 스스로 학습

의 참여 여부, 목표 설정, 교육 프로그램 선정과 평가 등 학습

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을 선택, 결정,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였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높이는 수

업방식으로 온라인 기반 PBL을 꼽는다(Hong & Kim, 2004). 

온라인 환경에서 진행되는 PBL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 자료와 매체, 토론과 같은 협력학습을 통

한 융통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에(MacFadden, Moore, Herie, & 

Schoech, 2005) 온라인 수업에 PBL을 적용할 경우,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Tempelaar, 

Rienties, & Giesbers, 2015). 또한, 학습자의 자발적인 자기주도

적 학습 능력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Cho & Nam, 2011) 본 연구에서는 PBL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가 인식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학업성

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3.2. 협력학습 능력(cooperative learning ability)

학습자 중심수업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

자가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수행해

야 하는 수업 경험을 제공한다(Ha & Jung, 2021). PBL이 적용

된 수업에서 학습자는 소집단 중심의 토의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안을 도출하기 때문에(D. Lee, 2021) 대부분의 학습이 동

료 학습자와의 협력을 통한 소집단 활동 안에서 이루어지며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적인 소집단 활동은 PBL의 핵심적 특징

이라 할 수 있다(Kim & Kang, 2013; Park, 2009).

학습자 중심수업이 온라인 환경에서 진행될 경우, 학습자

들 간에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학습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Han & Lee, 2010) PBL이 적용된 

온라인 수업에서 문제해결 과정 동안 학습자 간 원활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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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과 이를 위한 학습자의 협력학습 능력은 PBL의 학습 효

과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Lim, 2020). PBL 수업

에서 문제해결 과정 동안 학습자는 협력학습을 통해 지식을 

공유 및 확장할 수 있고(Yang, 2018) 문제해결과 새로운 지식

형성이 가능하므로 학습자의 협력학습은 학습성취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Jung, Lim, Choi, & Leem,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PBL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의 

협력학습 능력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3.3. 문제해결 능력(problem-solving ability)

문제 중심의 학습에서 학습자는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다

양한 관점을 수용할 수 있어 문제의 철저한 이해와 함께 해결

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Park, 2009). PBL

이 적용된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는 비구조화된 문제를 탐색

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매체와 도구를 사용하여 

수많은 정보를 다루면서 학습의 핵심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안을 도출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Hong & 

Kim, 2004). 문제해결 능력은 PBL이 적용된 수업의 목표이자 

주요 학습효과로(Kim & Kang, 2013) PBL 수업 관련 연구에서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의 학습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

되는 요인이다. 

Ha와 Jung(2021)은 PBL 수업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학습자

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비교한 연구에서 PBL 수업 참여 후에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됨을 밝혔으며 Shin과Kim(2016)은 대학 

의류학 분야 수업 중 PBL이 적용된 수업이 학습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PBL 수업에서 문제해결 능력과 같은 인지적 능력은 학습자의 

지식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궁극적으로 학업성취도를 느끼게 

해준다(Yang,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의류학 전공 온라인 

수업에서 PBL의 주요 학습효과로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였으

며 문제해결 능력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3.4. 학업성취도(learning achievement)

PBL과 같이 문제해결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

이 가능한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성과물을 완성해

나가므로 학업적 성취감을 높게 느낄 수 있는 수업 유형이다

(Koo & Yang, 2017). 학습자 중심수업에서 학습자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스스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며 개인의 인지적 작용

이 촉진되어 지식의 질적 향상을 느낄 수 있고 이는 학습자의 

인지된 학업성취도로 이어질 수 있다(Yang, 2018). 따라서 

PBL이 적용된 수업처럼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와 주도성을 

강조하는 경우,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는 주요한 요인이다. 한

편, 학습자 중심 학습이 접목된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You, 2006) 특히,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간 원활한 

상호작용과 협력학습은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Jung et al., 2000). 온라인 환경의 학습자 주도적 

수업에서 학습자는 문제해결 관련 의사결정을 조절할 수 있고 

문제해결 능력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

(Lee, 2002).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협력학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 학

업성취도를 주요 변인으로 선정하여 대학 PBL 수업의 학습효

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강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의 

분석(Chang, 2006), 사례 연구(Park, 2009), 학습자 성찰일지 

내용분석(Kim & Kang, 2013; Lim, 2020), PBL 적용 사전-사후 

검사(Ha & Jung, 2021) 등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대학 의류학 

전공 분야의 PBL 수업의 학습효과 측정에도 포커스 그룹 인

터뷰(focus group interview)와 의견 진술 내용분석(Lee, 2009), 

학습자 성찰일지 내용분석과 자기 평가 설문조사(Shin & Kim, 

2016)를 사용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협력학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과 같은 PBL 수업의 학습효과 요인이 PBL 수업 

후 학습자가 인지하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

를 알아본 연구는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의류학 전공 분야의 온라인 PBL 수업의 궁극적 학습효

과로서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협력학

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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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PBL 적용 기간

본 연구는 충청도에 소재한 S대학교의 의류학 전공 수업 

중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론수업과 실습이 병행되는 매주 

4차시로 구성된 ‘패션마케팅과 머천다이징(fashion marketing & 

merchandising)’ 수업에 PBL을 적용한 후 PBL 수업의 주요 

학습효과 변인인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협력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인지하는 학업성취도에 영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PBL이 적용된 시기는 2021년 1학

기 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권장되었던 

2021년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학습 4 주차에서 7 주차까

지 4주간으로 교수자는 온라인 실시간 강의 후, 주별 학습 

내용을 문제화하여 제시하고 학습자는 Zoom 소회의실에서 

집단 토론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과 정보 분석 

및 평가의 과정을 거쳐 해결안 도출과 결과물 정리를 하였다. 

수강생은 총 35명으로 여학생 20명(57%), 남학생 15명(43%)

이었으며 5~6명씩 6개 소집단을 구성하였다.

2. PBL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 설계 및 진행 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패션마케팅과 머천다이징’ 교과목

의 총 15주 수업 중 학습 1주~7주 차는 학교의 권고로 Zoom을 

이용한 온라인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학습 1주 차에 

PBL 수업 진행에 대한 사전 안내가 있었고 PBL 수업이 시작

하는 학습 4주 차에 PBL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PBL이 

적용된 학습 4주~7주 차의 학습 내용은 <Table 2>와 같이 마케

팅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MIX’ 전략 수립을 위한 

미시적 환경 분석 중 소비자 라이프스타일(lifestyle) 분석과 

패션시장 세분화(segmentation), 목표 시장 선정(targeting), 제

품 포지셔닝(positioning)이 수행되는 ST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전략 수립이었다.

PBL이 적용된 학습 4주~7주간은 Ha(2021)가 제시한 PBL

의 3단계 대분류 절차를 토대로 문제 제시 및 파악하기, 문제 

해결하기, 결과 발표 및 평가하기 단계로 수업을 설계 및 진행

하였다(Tables 3~6). PBL이 적용된 수업의 1차시는 온라인 실

시간 강의를 제공하고 학습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2~3차시는 

문제해결 과정에 필수적인 집단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학습자

는 SNS와 Padlet을 이용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다. PBL 수업에

서 학습자에게 제시할 문제는 패션마케팅의 이론과 개념을 

토대로 패션마케팅 정보 분석과 전략 수립이라는 실제 실무 

과업 수행의 맥락에서 단계별 의사결정 문제를 학습자 주도적

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문제 제시 및 파악하기 

단계에서 안내자로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적절한 자료 수집과 

문제해결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제수행서를 제공하였으며 학

습자는 과제수행서 작성을 통해 개별 지식을 공유하면서 문제

해결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문제해결 과정 동안 학습자는 같은 소집단의 동료 학습자

들과 함께 과제수행서에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동시적인 자료 

수집, 정보공유, 지식구성, 해결안 문서화를 수행하였다. 

학습 4주 차의 문제해결 단계에서는 표적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행위, 관심사, 중심의견 중심으로 분석하고 수집 및 

선정한 시각 자료를 사용하여 ppt에 표적 소비자 라이프스타

일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Table 3). 학습 5주 차의 경우, 4주 

차에서 분석한 표적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등의 특성을 토대

로 집단 토의 활동을 통해 시장 세분화에 사용할 변수를 선정

하고 시장 세분화 Map을 즉석에서 작성하였다(Table 4). 학습 

6주 차의 문제해결 단계에서는 학습 5주 차에 세분화한 각 

시장의 특성을 분석한 후, 각 세분시장의 매력도를 평가하여 

최고점이 부여된 최적의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정리

하였다(Table 5). 학습 7주 차에는 선정한 표적시장 안에서 

경쟁 브랜드보다 상대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

한 제품의 포지셔닝을 결정하고 이를 Map으로 작성하며 제품 

포지셔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Table 6). 문제해결 단계

에서 도출된 해결안은 마지막 4차시 결과 발표 및 평가하기 

단계에서 소집단별로 발표를 하여 실시간으로 교수자의 피드

백을 받았으며 수업 마무리 단계로 학습자는 자기성찰지와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지를 작성하여 자신을 포함한 같은 

소집단 구성원의 문제해결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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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학습주제 및 학습 내용 수업방법

1

주제: 마케팅 개념의 이해

 - 핵심내용1: 패션마케팅 4P 믹스(mix)의 개념

 - 핵심내용2: 패션마케팅 관리 철학의 변천

 - 핵심내용3: 새로운 마케팅 패러다임의 유형

 - 핵심내용4: 거시적 환경 요인 6가지 개념

실시간 온라인 강의 및 

소집단 편성

2

주제: 거시적 환경 분석 및 미시적 환경 요인

 - 핵심내용1: 거시적 환경 요인 탐색 및 분석

 - 핵심내용2: 미시적 환경 요인의 개념

실시간 온라인 강의 및 

과제 제시

3

주제: 미시적 환경 분석(1)

 - 핵심내용1: 미시적 환경 요인 중 시장 현황 분석

 - 핵심내용2: 경쟁사 탐색 및 특징 분석

 - 핵심내용3: 자사 특징 분석(SWOT 분석)

실시간 온라인 강의 및 

온라인 실습수업

4

주제: 미시적 환경 분석(2)

 - 핵심내용1: 표적 소비자 선정

 - 핵심내용2: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분석(AIO 조사법)

 - 핵심내용3: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분석 결과 정리

실시간 온라인 강의 및 

PBL 적용 온라인 실습수업

5

주제: 패션시장 세분화(segmentation)

 - 핵심내용1: 시장 세분화 개념 및 절차

 - 핵심내용2: 시장 세분화 변수 선정 

 - 핵심내용3: 시장 세분화 Map 작성하기

실시간 온라인 강의 및 

PBL 적용 온라인 실습수업

6

주제: 목표 시장 선정(targeting)

 - 핵심내용1: 세분시장 프로파일 작성

 - 핵심내용2: 세분시장 매력도 평가 

 - 핵심내용3: 최적의 표적시장 선정

실시간 온라인 강의 및 

PBL 적용 온라인 실습수업

7

주제: 제품 포지셔닝(positioning)

 - 핵심내용1: 제품 포지셔닝의 절차와 전략

 - 핵심내용1: 경쟁적 우위의 포지셔닝 선정

 - 핵심내용2: 포지셔닝 Map 작성

실시간 온라인 강의 및 

PBL 적용 온라인 실습수업

Table 2. Curriculum overview and weekly learning plan

4주 차

학습 목표

1. 미시적 환경요인으로서 표적 소비자를 분류할 수 있다.

2. 표적 소비자의 행위(activity), 관심사(interest), 중심의견(opinion)을 결합하여 라이프스타일을 분석 및 일반화

할 수 있다.

수업단계

(PBL 절차)
학습 내용 수업 방법

1차시

(문제 제시 및 

파악하기)

1. 강의: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의 개념 소개

2. 강의: AIO 조사법 소개

3. PBL: 표적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분석 관련 문제 제시

실시간 온라인

강의 및 PBL 문제 제

시

2~3차시

(문제 해결하기)

1. PBL: 표적 소비자 선정

2. PBL: 표적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분석(AIO 조사법)

- 행위(activity), 관심사(interest), 중심의견(opinion)

3. PBL: 표적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분석 결과 정리

소집단별 실시간 온

라인 토의 및 결과 

정리

4차시

(결과 발표 및 

평가하기)

1. PBL: 표적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분석 결과 발표 

2. PBL: 교수자 피드백을 통한 분석 결과 평가

실시간 온라인 

결과 발표 및 평가

Table 3. The example of PBL design for 4th week online-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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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차

학습 목표

1. 시장 세분화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시장 세분화 변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3. STP 전략 수립을 위한 시장 세분화 변수를 결정할 수 있다.

수업단계

(PBL 절차)
학습 내용 수업 방법

1차시

(문제 제시 및 

파악하기)

1. 강의: 시장 세분화 개념 및 절차

2. 강의: 시장 세분화 변수의 종류

3. PBL: 시장 세분화 변수 선정 관련 문제 제시

실시간 온라인 강의 

및 PBL 문제 제시

2~3차시

(문제 해결하기)

1. PBL: 조사 대상 패션브랜드의 소비자 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장 세분화 변수 선정

2. PBL: 시장 세분화 Map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3. PBL: 시장 세분화 Map 작성하여 정리

소집단별 실시간 온

라인 토의 및 결과

정리

4차시

(결과 발표 및 

평가하기)

1. PBL: 시장 세분화를 위해 선정한 변수와 Map 발표 

2. PBL: 교수자 피드백을 통한 분석 결과 평가

실시간 온라인 결과 

발표 및 평가

Table 4. The example of PBL design for 5th week online-class 

6주 차

학습 목표

1. 각 세분시장의 특징을 분석하여 정리할 수 있다.

2. 각 세분시장의 매력도를 평가할 수 있다.

3. STP 전략 수립을 위한 최적의 표적시장을 선정할 수 있다.

수업단계

(PBL 절차)
학습 내용 수업 방법

1차시

(문제 제시 및 

파악하기)

1. 강의: 바람직한 세분시장의 조건

2. 강의: 세분시장 매력도 평가 항목 및 방법

3. PBL: 최적의 표적시장 선정 관련 문제 제시

실시간 온라인 강의 

및 PBL 문제 제시

2~3차시

(문제 해결하기)

1. PBL: 4개로 도출된 세분시장의 특징 분석

2. PBL: 4개의 각 세분시장의 매력도 평가

3. PBL: 표적시장 선정 및 선정 이유 정리

소집단별 실시간 온

라인 토의 및 결과

정리

4차시

(결과 발표 및 

평가하기)

1. PBL: 표적시장 선정 및 선정 이유 결과 발표 

2. PBL: 교수자 피드백을 통한 분석 결과 평가

실시간 온라인 결과 

발표 및 평가

Table 5. The example of PBL design for 6th week online-class 

7주 차

학습 목표

1. 제품 포지셔닝의 절차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다.

2. 제품 포지셔닝의 전략적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STP 전략 수립을 위한 경쟁적 우위의 포지셔닝을 결정할 수 있다.

수업단계

(PBL 절차)
학습 내용 수업 방법

1차시

(문제 제시 및 

파악하기)

1. 강의: 제품 포지셔닝의 절차

2. 강의: 제품 포지셔닝의 전략적 방법

3. PBL: 경쟁적 우위의 포지셔닝 결정 관련 문제 제시

실시간 온라인 강의 

및 PBL 문제 제시

2~3차시

(문제 해결하기)

1. PBL: 경쟁 브랜드 대비 상대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특징 분석 정리

2. PBL: 경쟁적 우위의 포지셔닝 결정

3. PBL: 최종 포지셔닝 Map 작성하여 정리

소집단별 실시간 온

라인 토의 및 결과

정리

4차시

(결과 발표 및 

평가하기)

1. PBL: 최종 포지셔닝 Map 결과 발표 

2. PBL: 교수자 피드백을 통한 분석 결과 평가

실시간 온라인 결과 

발표 및 평가

Table 6. The example of PBL design for 7th week online-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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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BL 학습효과 측정 도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대학 의류학 전공 분야 온라인 수업에 적용된 

PBL의 학습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를 종

속 변인으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협력학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예측 변인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학습자가 인지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예측 변인인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협력

학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대학 의류학 전공 

수업에 PBL을 적용하여 학습효과를 분석한 Kang(2021)과 대

학 온라인 수업의 학습효과를 측정한 Yoo(2020)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안⋅재구성하

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Kang(2021)의 자기 동기화와 실행 

참여, Yoo(2020)의 학습 계획과 평가로 구성된 4문항, 협력학

습 능력은 Kang(2021)의 동료 학습자와의 친밀성, Kang(2021)

과 Yoo(2020)의 동료 학습자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한 협

력학습과 결과 정리⋅발표로 구성된 3문항, 문제해결 능력은 

Kang(2021)의 문제의 명확한 파악과 접근, 효과적 문제해결, 

결과물 도출로 구성된 3문항을 사용하였다. 종속 변인인 학습

자가 인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대학 오프라인 수업

과 온라인 수업 간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서로 

다른 수업환경의 두 집단에 공통으로 사용한 Chei(2016)의 연

구에서 사용한 4문항을 수정⋅보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

의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PBL 적용이 끝나는 학습 7주 차 이후에 실시된 사후 설문

조사를 토대로 수강생 35명의 응답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

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PBL을 이용한 의류학 전공 온라인 수업의 결과물

‘패션마케팅과 머천다이징’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PBL

이 적용된 총 4주 동안 학습자들의 결과물 예시는 <Table 7>과 

같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 수강 후, 학습자는 문제 해결안 도출을 

위한 과제수행서에 ‘가설과 해결안 설정(ideas)’, ‘알고 있는 

사실(facts)’, 문제해결을 위해 ‘더 알아야 할 것(learning issues)’

을 기재하였다(Park, 2014). 문제해결 수행 단계에서 학습자는 

소집단별로 집단 토의 활동을 수행하였고 문제 해결안을 ppt

에 정리하였다. 최종 정리된 문제 해결안의 발표 및 평가단계

에서 학습자는 소집단별로 교수자의 피드백을 받았으며 자기

성찰지와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지를 작성하였다.

자기성찰지는 ‘본 과제를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본 과

제를 통해 배운 것을 향후 나의 실무나 직장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한 다른 대안이나 

방향성,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2. PBL 학습효과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사

본 연구에서 PBL의 학습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학

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협력학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 

학습자가 인지한 학업성취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4개 

변인의 Cronbach α계수는 0.77~0.99로 측정변인의 신뢰성 기

준을 충족하였다(Table 8).

3. PBL 학습효과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패션마케팅과 머천다이징’의 

PBL 수업에 참여한 의류학 전공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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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협력학습 능력(r=.58, p<.001),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문제해결 능력(r=.42, p<.001),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학업성

취도(r=.50, p<.001)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협력학

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r=.32, p<.001), 협력학습 능력과 학

PBL 단계 학습자 주요 활동 결과물 예시

문제 제시 및 

파악하기
과제수행서 작성

 

문제해결

하기

집단 토의

문제 해결안 도출 및 정리
 

결과 발표 및 

평가하기

자기성찰지 작성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지 작성

 

Table 7. Outputs of PBL classes

요인 측정 항목 Mean SD Cronbach’s 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학습에 대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있다.

4.13 .41 .99
계획에 맞춰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학습 수행 결과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

협력학습

능력

문제해결을 위해 같은 집단 동료 학습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4.14 .47 .89문제해결을 위해 집단 토의와 같은 협력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문제 해결안을 같은 집단 동료 학습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다.

문제해결

능력

학습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다.

4.30 .52 .93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

본 수업을 통해 다양하고 많은 내용을 습득하였다.

4.42 .51 .77
해당 교과목 관련 지식 및 이해가 명료해졌다.

해당 교과목 관련 지식 및 이해가 깊어졌다.

해당 교과목 관련 지식과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게 되었다.

Table 8. Factor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PBL learning performance (n=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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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취도(r=.66, p<.001) 간에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문제해결 능력과 학업성취도(r=.36, p<.001) 변인 사이에도 정

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9). 

PBL이 적용된 온라인 수업의 궁극적인 학습효과인 학업성

취도에는 협력학습 능력이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PBL 

수업에서 문제해결을 통해 학습자가 인지하는 성취감은 동료 

학습자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학습 능력이 가장 

큰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협력학습 능력과도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집단 토의와 같은 협력학습에의 

능동적인 참여는 학습자 개인의 주도적인 학습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학습자 개별로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 및 수집하고 협력학습 과정에서는 

이를 동료 학습자와 공유하여 해결안 결정에 도움을 주게 되

므로 협력학습을 위해서도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게 된다는 

Park(2009)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학습자 개별학습이 이루어지고 개별학습의 결과를 같은 집단

의 동료 학습자와 교환⋅공유하여 하나의 해결안을 도출해가

면서 협력학습 능력이 향상할 수 있다는 Kim과 Kang(201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4.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협력학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 ‘패션마케팅과 머천다이징’ 교과목의 실시간 온라인 

PBL 수업을 통해 학습자가 인지하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협동학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학업성취도를 종속 변인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협력학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독립 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 변인들 간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을 확인한 결과, 공차범위는 .60~.81로 0과 

1 사이였고,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는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값은 1.74로 자기 상관이 없는 계수 값 2에 가까워 오차항 

간 독립성을 가정하는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였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PBL 수업에서 학습자의 인지된 

학업성취도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협력학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제안한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73.41, p<.001), 총 설명

력은 47%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학업성취도에 협력학습 능력(β=.62, 

p<.001),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β=.17, p<.05), 문제해결 능력(β= 

.12, p<.05) 순서로 3개의 학습효과 변인 모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0).

즉,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PBL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협력학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이 높아

질수록 학습자가 인지하는 학업성취도는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PBL이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개별학습은 물론 

협동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교수⋅학습 전략인 만큼 이 

3가지 요인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

면 PBL을 통해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신의 이해도와 지

식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한다는 Park(2009)의 주장을 지지한다.

특히, 협력학습 능력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집단 

토의 과정에서 학습자는 개인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교환하

고 공유하기 위해 동료 학습자와 원활하게 소통해야 하고 이

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협

력학습 능력은 학업성취도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Jung et al., 2000)와 일치한다. 협력학습 능력 

요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협력학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 학업성취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1

협력학습 능력 r=.58, p<.001 1

문제해결 능력 r=.42, p<.001 r=.32, p<.001 1

학업성취도 r=.50, p<.001 r=.66, p<.001 r=.36, p<.001 1

Table 9. Correlation among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ooperative learning ability, problem-solving ability, 

and learning achievement (n=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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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순서로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온라인 수업에

서 학습자의 문제 해결안 도출을 통한 지식의 질적 향상에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Yang, 2018)와 일치한다.

PBL의 마무리 단계인 문제 해결안의 발표 및 평가 단계에

서 학습자들은 PBL 수업에서 느낀 점들을 자기성찰지에 기록

하였으며 특히, 문제 접근 방식과 관련하여 과제수행서 작성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집단 토의 활동 동안 즉석

에서 온라인 기사 등 자료 검색이 가능하고 Zoom 소회의실 

기능을 이용하여 수업 시간에 동시적으로 집단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 해결안을 정리하며 SNS, Padlet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즉각적으로 자료나 정보의 공유가 가능했다는 

점을 PBL 수업의 긍정적인 효과로 들었다. 전반적으로 PBL 

수업을 통해 개별학습 내용을 상기하고 협력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며 학습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반

응이 많았다(Table 11). 반면, 과제수행서와 자기성찰지 작성, 

집단 토의, 문제해결 결과물 정리와 발표 등 주어진 수업 시간 

내에 수행해야 할 과업이 많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도 있었다.

<Table 11>과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대학 의류

학 전공 교과목의 전통적인 수업방식과 달리 PBL이 적용된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로 

접근하고 과제수행서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확인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추가로 습득해야 할 지식을 탐구함으로써 

학습 내용의 이해가 수월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문제해

결 과정에서도 같은 집단의 동료 학습자들과 토의를 통해 최

적의 해결안을 도출하면서 학습 내용과 관련된 지식을 심층적

으로 습득하고 단순한 이론이 아닌 관련 직무에서의 실무적 

지식도 습득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PBL 수업의 핵심 요소인 

동료 학습자들과의 집단 토의는 다양한 관점의 의견과 생각을 

수용하게 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집단 지성의 결과물을 생성

하게 하므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

요인 B SE β t p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17 .07 .13 2.23 .026

협력학습 능력 .62 .06 .54 9.50 .000

문제해결 능력 .12 .05 .13 2.50 .014

Adjusted R2= .47, F=73.41(p<.001)

Table 10.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항목 PBL 자기성찰지 작성 내용 예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과제수행서에 수업 시간에 풀어야 할 문제의 여러 가설을 작성해 보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다.”

“과제수행서에 제시된 항목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교수님의 안내를 받고 ‘가설/해결안 설정’ 항목에 

문제의 핵심을 먼저 요약했던 것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조원들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서로 교환하였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조별 

토의를 원활하게 만들었다.”

“조원들끼리 토의를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과제수행서에 한 번 더 정리해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별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알아야 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조원끼리 역할을 나누어 기사 자료를 검색하고 과제수행

서에 정리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였다.”

“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해 조원들끼리 각자 역할을 나누어 이미지 자료를 찾고 이를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수업 

시간에 생성한 padlet 사이트에 공유하였다.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열정적으로 조별 활동에 참가하였다.”

“조별 토의에서 각 조원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였고 문제해결에 적합한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나와 다른 관점의 생각도 수용하였다.”

Table 11. Students’ self-reflective essays after the PBL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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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습자들의 반응은 대학 의류학 전공 분야에 PBL 수업을 

적용하면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협력학습, 문제해결 능

력에 도움을 주고 학업성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실증적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패션마케팅과 

머천다이징’ 또는 패션 디자인 관련 전공과 같이 실무 상황을 

PBL 수업의 문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의류 전공 교과목의 경우, 

PBL 수업은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실무지식으로 확장하는데 

유용한 교수⋅학습법이라 제언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I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 환경

을 수업에 포함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Park, 2009) 

이러한 유형의 수업에서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향상할 수 있

는 전략적인 수업 설계의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

인 PBL을 진행한 다른 선행연구의 경우, 강의 녹화영상을 먼

저 제시하고 실습 부분을 PBL로 진행하여 학습자 성찰일지

(Lim, 2020)나 PBL 평가서(D. Lee, 2021)로 온라인 PBL이라는 

수업 환경과 방식이 미치는 학습효과를 알아보았다. 사전 녹

화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의 경우, 교수자와

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점이 학습자의 주요 불만족 요인인 

만큼(Baek, 200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수업의 제한점

을 극복하고 선행연구와 차별되도록 실시간 강의 제공과 더불

어 실시간 집단 토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교수자가 실시간으로 

학습자의 이해도를 즉각적으로 확인 가능하였으며 실시간 온

라인 수업에 PBL이 적용된 집단 토의 활동 동안 학습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웹 기반 시각 자료, 기사 자료 등을 탐색하여 

Padlet 사이트에 공유하고 Zoom 소회의실에서 동시적으로 결

과물을 정리하는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사용과 정보 탐색, 

학습 결과 마무리가 가능하여 PBL이 적용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협력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학습자가 인지하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다른 선행연구와 달리 

PBL 수업의 주요 학습효과로 간주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협력학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이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인지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 학업성취도와 

협력학습 간에 가장 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학업

성취도의 3가지 예측변인 중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협력학

습 능력 간에도 높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학습

항목 PBL 자기성찰지 작성 내용 예시

학습 내용의

이해

“조원들과 토의를 하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강의를 듣고 배운 내용을 조별 토의에서 공유하기 때문에 내가 학습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원들끼리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배운 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고 결과물을 내기 

위해 조원들과 토의하면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접할 수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원끼리 역할을 나누어 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별 토의에서 함께 분석하므로 

새로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패션마케팅을 어렵다고 생각하였지만 조원들과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고 결과

를 도출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면서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

습득한 지식의 

확산 적용

“소비자 분석, STP 전략 수립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되었고 패션 시장분석이나 마케팅 컨설팅과 같은 직무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

“단순히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조원들과 문제를 해결하며 과제 결과물을 완성했던 점이 후에 패션 기획 

분야로 진출할 때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분석이나 STP 전략 제시가 필요한 실무 상황에 도움을 줄 것 같다.”

“타겟 소비자를 선정하고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해보면서, STP 전략을 세우면서 졸업 후 패션 기획 MD가 

된다면 실무에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조원들과 타겟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map과 제품 포지셔닝 map을 만드는 작업이 너무 재미있었고 나중에 관련 

직종에 취업하면 실무를 잘 수행할 것 같다.”

Table 1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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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인지하는 학업성취도에는 협력학습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순서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습 내용과 연관되어 제시된 

문제를 동료 학습자와 함께 해결하고 최적의 해결안을 도출하

면서 학습자는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새로운 지

식을 습득할 수 있으므로(Chang, 2006) 이러한 학업성취에 이

르는데 PBL 수업의 핵심 수단으로서 다양한 소집단 활동과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협력학습 능력은 학업성취도

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PBL 수업에

서 교수자가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는 소집단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소집단 내 협력학습을 위해서도 학습자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집단 토의 활동 및 결과 정리⋅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므로(Park, 2014)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협력학습 능력은 상호 촉진적 관계라 제언할 수 있다. 

또한, PBL 수업을 통해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

하고 능동적으로 학습의 계획⋅실행⋅평가를 수행하며, 동료 

학습자와 지속적인 의사소통, 정보 및 지식의 공유를 통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수록 학습

자는 학습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PBL 수업이 적용된 교

과목 관련 전공 지식을 확산⋅적용할 수 있으며 전공 지식이 

깊어지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처럼 대학교육에서 온라인 수업에 PBL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효과 요인을 규명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자 중심수업을 진행하고 싶지만, PBL 수업의 문제 개발

이나 PBL 실행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교수자들에게 온라인 

수업에 접목된 문제해결형 교수⋅학습 전략이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발생시켰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학습자 자기성찰지 분석 결과에서 제시하였듯이

(Table 11) 학습자가 과제수행서를 작성하면서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해갈 수 

있다는 점을 규명하였으며 학습자 중심 활동으로서 집단 토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문제해결이라는 과제를 수월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학습자의 학업성취에 효

과적임을 밝혔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제수행서, 집단 토의 활동 등을 

이용한 PBL이 적용된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를 신장하기 위한 수업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지적, 태도

적, 행동적 자기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 문제가 개발되

고 수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실무와의 적용 가능성

을 염두에 둔 다양한 문제가 개발되고 수업에 접목되는 사례

가 증가하여 다양한 학습효과가 검증된다면 실무적 상황 맥락

에서 PBL과 같은 학습자 중심수업을 희망하는 교수자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집단 토의 등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지식

이 교환, 공유되어 협력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과제수행서나 padlet 사이트와 같은 보조 학습 매

체나 학습 도구를 제공해야 하고 문제해결 과정에 촉진자로서 

개입하여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피드백과 안내를 적시에 제공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별적⋅협력적 학습을 통해 학습자

가 최적의 해결안을 도출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

한다면 학업 성취감을 크게 느낄 것이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패션마케팅과 머천다

이징’이라는 대학 의류학 전공 교과목의 이론 및 실습수업에 

PBL을 적용하였는데 문제 해결안을 주로 ppt로 제작하여 제

출하므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해도 문제 해결안 도출에 

어려움이 없지만, 물리적인 작품 등을 제작하는 실습수업을 

PBL을 적용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진행할 경우, 본 연구 결과

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온라인 환경에서 실시간

으로 PBL 수업을 진행하여 학습자는 Zoom 소회의실, padlet, 

SNS, 웹 사이트 등 다양한 온라인 도구와 매체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온라인 학습공간과 자원을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또는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와 같은 학습자 개인별 

역량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학습효과를 측정하였으므로 학습

자의 인터넷 또는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수준에 따라 온라

인 PBL 수업에서의 학습효과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기반 수업이 증가하면서 차별적인 매체 및 학습 도구

의 활용은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 활동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 PBL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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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나 학습 도구별로 인지적, 태도적, 행동적 측면에서 학습

자의 자기주도성이나 수업 만족도 등의 변인을 조사하여 교육 

현장에서 효율적인 온라인 기반 PBL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

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에서의 PBL, 

온⋅오프라인 혼합 형태인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에

서의 PBL 등 다양한 유형의 수업에 적용된 PBL의 효과를 비

교⋅검증하거나 PBL 수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여러 

변인들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PBL 수업 설계 

시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업 

유형과 다양한 매체 및 학습 도구 등에 대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 PBL 수업의 적용이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초래하는지 규명하기 위해 PBL 수업 

적용의 사전-사후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PBL 수

업의 경우, 학습자들이 문제 해결안 도출과 정리, 발표뿐 아니

라 과제수행서도 작성해야 하므로 과제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PBL 수업이나 프로젝트식 수업 등 

학습자 주도형 수업의 경험 빈도가 증가할수록 학습효과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학습자의 PBL 수업 경험과 관련

된 변인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대학 의류학 분야 수업에서 학습자의 학업성취

도를 향상할 수 있는 PBL의 사례들이 공유되어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온라인 수업뿐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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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매체나 수업 도구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특히 고등 교육에서의 전반적인 교육 방향이 

강의 중심형 수업에서 활동적이고 학생 중심적인 학습이 가능한 수업으로 이동하면서 학습자의 적극적⋅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업의 전략적 요소로서 온라인 학습 환경의 제공이나 다양한 학습자 주도형 교수⋅학습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제 중심 학습법(PBL)을 적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의 주요 학습효과 변인인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협력학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이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인지하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도에 

소재한 S대학교의 의류학 전공 수업 중 3학년 35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패션마케팅과 머천다이징’ 

교과목에 4주 간에 걸쳐 온라인 PBL을 적용하였으며 학습자는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수강 후, 동료 학습자와 소집단을 구성하여 

주별 학습 내용과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학습자의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해 교수자는 과제수행서와 다양한 

학습 도구를 제공하였고 학습자는 소집단별로 Zoom 소회의실에서 집단 토의 활동을 통해 정보의 공유와 분석, 해결안 도출, 

결과물 정리를 하였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PBL 수업의 학습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를 종속 변인으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협력학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예측 변인으로 설정하여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협력학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 학업성취도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온라인 PBL 수업을 통한 학업성취도에 협력학습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순서로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시간 온라인 PBL 수업에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인 개별 학습은 물론 협력학습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수록 전공 지식을 적절하게 확산⋅적용할 수 있으며 학업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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