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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e of ophthalmic optic students and present               

basic data for reflecting on the curriculum and operating irregular programs. Method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193 students of ophthalmic optics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Results: The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ies and needs of students were shown, with a focus on the study plan, learning execution, and learning                 

evaluation. The learning goal setting factor showed a higher need than the current competency (p<0.05), and the learning                 

resource confirmation factor showed a higher current competency than the need (p<0.05). The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ies and needs of men were higher than those of women, and both men and women were analyzed with a focus                    

on the study plan, learning execution, and learning evaluation. The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of the first grade was                 

the highest, followed by the second and third grades, and in all grades, the study plan, learning execution, and learning                   

evaluation areas appeared in order. The competence of the introspection factor was higher as the grade was lower (p<0.05).                  

The degree of need for learning request confirmation and learning resource confirmation factors was higher as the grade                 

level decreased (p<0.05). The higher the willingness to learn,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ies and needs showed higher               

significance (p<0.05).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factors of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p<0.001).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curriculum and organize non-curriculum programs to enhance the               

willingness of optics students to learn and strengthen their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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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교교육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대학은 사회와 기업      

이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학생      

은 대학교육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직업수행을 준비하므      

로 대학교육은 지식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역량들을 강조하고 있다.[1] 핵심역       

량은 환경 변화에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적인 태도, 자질, 능력을 의미하는데[2,3] 최근 대학교육에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심층      

적인 대학생의 발달과 변화를 이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4]

박과 양[1]은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핵심역량과 자기조절      

능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자기조절능     

력과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     

습의 형태로 자신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지, 정의,       

행동적으로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 서      

등[6]은 자기주도 학습이 학습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      

요구 진단, 학습목표 설정, 학습자원 확보, 학습전략 선택,       

학습결과 평가 과정과 활동을 통해 학습 극대화를 가져오       

는 것이며 대학생의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       

였다. 또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이 필요한데 자기주도 학습이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과 소통역량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려졌다.[7,8]

최근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COVID-19가 교육의 커다      

란 변화를 초래함에 따라[9] 갑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이 도       

입되었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대면 수업과 함께 비대면       

수업이 병행되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으며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 수업이 자기주도 학습능      

력을 향상시키기도 하였다.[4] 자기주도성은 미래사회를 살     

아갈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언급되고 있으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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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자기주도 학습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5] 김과 이[11]는 대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은 핵심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자기주도 학습이       

학습몰입,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핵     

심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은 대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       

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자기주도 학습역량에 대     

한 연구로는 자기주도 학습역량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12],      

신입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학습성과[13], 자기주도 학     

습과 창의, 융합역량의 관계[7,8], 성적우수 학습자의 자기      

주도 학습역량 요인탐색[14], 자기주도 학습과 대학생활의     

만족도[15,16]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건계열에서도 간호학과 신     

입생의 자기주도 학습역량에 관한 연구[17]와 자기주도 학      

습능력과 대학생활 적응[18] 등 간호학과 중심의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안경사의 시각관리 직무 수행에도 자기주도성과 자기주     

도 학습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안경광학과 관련 연       

구는 학습코칭이 자기주도 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      

로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서 등[6]의 연구가 유일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 직업인       

으로서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안경       

광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역량과 필요도를     

알아보고 기초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자기주도 학습역량의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      

을 주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경기도 소재 3년제 안경광학과 재학생 193명을 대상으      

로 2021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기주도학습에 관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일반현황 3문항과 자기주도      

학습역량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기주도 학습역량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19] 3개 영역과 8개 요인, 즉 학습계       

획 영역(학습요구확인, 학습목표설정, 학습자원확인) 11문    

항, 학습실행 영역(학습관리능력, 학습전략선택, 학습실행    

지속) 9문항, 학습평가 영역(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자기       

성찰) 5문항으로 구성하여 작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      

(낮음 1점, 높음 5점)로 답하도록 하였다. 내용의 신뢰도는       

학습계획 Cronbach's α = 0.947, 학습실행 Cronbach's α =        

0.948, 학습평가 Cronbach's α = 0.835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PASW statistics) 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특     

성에 따라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퍼센트로, 현재 자기주도       

학습역량과 자기주도 학습역량 필요도 비교는 paired t-      

test,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역량과 필요도 차이       

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시행하였다. 자기주도 학습역      

량 요인 간 상관성은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       

별은 남성 36.3%(70명), 여성 63.7%(123명)로 여성의 비      

율이 높았으며 학년은 학년 분포는 1학년 33.2%(64명), 2       

학년 31.1%(60명), 3학년 35.8%(69명)로 3학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습의지는 부족 24.4%(47명), 보통 34.7%      

(67명), 양호 40.9%(79명)로 양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 안경광학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역량

1) 자기주도 학습역량과 필요도 비교

안경광학과 재학생의 현재 자기주도 학습역량과 필요도     

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자기주도 학습역량은 학습계획       

영역(3.60±0.74)의 평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습실행     

영역(3.54±0.79), 학습평가 영역(3.39±0.72) 순으로 나타났    

으며 필요도 측면에서도 학습계획 영역(3.60±0.79), 학습     

실행 영역(3.56±0.82), 학습평가 영역(3.41±0.75)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영역별 역량과 필요도에서 학습계획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학습에 있어 학습계획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이므로 실제로 실행하여      

경험에 의한 역량이 쌓인 것으로 보이며 학습평가 영역은       

마지막 단계이므로 학습을 완료한 후 스스로를 평가해 본       

기회와 경험이 적어서 역량과 필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험의 통합이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ophthalmic optics students

(N = 193)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umber  %

Gender
Male

Female

070

123

36.3

63.7

School grade

1

2

3

064

060

069

33.2

31.1

35.8

Willingness to 

learn

Lack

Usually

Good

047

067

079

24.4

34.7

40.9

Total 19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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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12]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역량과 필요도의 차이는 학습실행과 학습     

평가 영역에서 필요도가 현재 역량보다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학습계획 영역은 학습역량과     

필요도 평균의 차이는 없었으나 하위 학습목표설정 요인      

은 현재 역량(3.42±0.87)보다 필요도(3.50±0.85)가 높은 유     

의성을 보여주었는데(p<0.05) 이는 안경광학과 학생들이    

목표를 세우고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계획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는데 부족함을 인지하고 필요성을 느      

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원확인 요인에서는 현재      

역량(3.74±0.82)이 필요도(3.69±0.84)보다 높은 유의성이   

나타났는데(p<0.05)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묻거나 교재,     

자료,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역량

안경광학과 재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 학      

습역량은 Table 3과 같다.

(1) 성별

 3개 영역 모두 남성의 자기주도 학습역량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영역별로는     

남  ·  여 모두 학습계획 영역(남성: 3.61±0.93, 여성: 3.60±0.62)          

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습실행 영역(남성: 3.55±0.97, 여성       

: 3.54±0.68), 학습평가 영역(남성: 3.47±0.84, 여성: 3.35±0.65)      

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 등[6]은 남학생의 경우에 자기주도       

학습 수준이 높았다고 하였으며 김 등[20]은 안경광학과 여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많고 스      

트레스가 심하면 전공만족도도 낮아진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남성의 자기주도 학습역량이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인별로 남성은 학습요구확인(3.68±0.95)과 학습자원   

확인(3.68±0.96)이 가장 높고 여성은 학습자원확인(3.77±    

0.72)이 가장 높았으며 남  ·  여 모두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남성: 3.30±0.92, 여성: 3.26±0.71)이 가장 낮아 학습결과      

에 대한 노력활동을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다. 영역 내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습계획 영역에       

서 학습요구확인과 학습목표설정 요인은 남성이 높았고     

학습자원확인 요인은 여성이 높았다. 학습실행 영역에서     

학습전략선택과 학습실행지속 요인은 남성이 높았고 학습     

관리능력 요인은 여성이 높았다. 학습평가 영역의 요인은      

모두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2) 학년

3개 영역 모두 1학년의 자기주도 학습역량이 가장 높고       

2학년, 3학년 순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역량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모든 학년의 자기주      

도 학습역량은 학습계획 영역(1학년: 3.73±0.72, 2학년:     

3.60±0.82, 3학년: 3.49±0.68), 학습실행 영역(1학년: 3.64±     

0.83, 2학년: 3.54±0.83, 3학년: 3.45±0.72), 학습평가 영역      

(1학년: 3.49±0.75, 2학년: 3.38±0.79, 3학년: 3.31±0.64)의     

순으로 나타났다. 1학년의 자기주도 학습역량이 가장 높      

은 것은 교교 시절부터 COVID-19에 의한 원격수업을 가       

장 많이 접하여 자기주도 학습에 익숙하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요인별로는 모든 학년에서 학습자원확인요인(1학년:   

3.92±0.78, 2학년: 3.72±0.91, 3학년: 3.59±0.74)이 가장 높      

고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1학년: 3.30±0.88, 2학년: 3.21±       

0.83, 3학년: 3.30±0.66)이 가장 낮았다. 학습자원확인요인     

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원격수업을 하면서 학습자료       

Table 2. Comparison of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e between current status and need (N=193)

Area Current status (M±SD) Need (M±SD) Current statusNeed t p
*

Study

plan

Learning request confirmation 3.65 ± 0.80 3.62 ± 0.82 0.03 1.412 0.160

Learning goal setting 3.42 ± 0.87 3.50 ± 0.85 −0.08 −2.373 0.019*

Learning resource confirmation 3.74 ± 0.82 3.69 ± 0.84 0.05 2.141 0.034*

Total 3.60 ± 0.74 3.60 ± 0.79 0.00 0.133 0.894

Learning

execution

Learning management ability 3.62 ± 0.80 3.60 ± 0.80 0.02 0.660 0.510

Choosing a learning strategy 3.53 ± 0.90 3.55 ± 0.88 −0.02 −0.843 0.400

Learning execution continuation 3.48 ± 0.87 3.54 ± 0.88 −0.06 −1.859 0.065

Total 3.54 ± 0.79 3.56 ± 0.82 −0.02 −1.196 0.233

Learning

evaluation

Attribution of effort to results 3.27 ± 0.79 3.27 ± 0.81 0.00 0.192 0.848

Introspection 3.51 ± 0.81 3.55 ± 0.82 −0.04 −1.754 0.081

Total 3.39 ± 0.72 3.41 ± 0.75 −0.02 −0.939 0.349

* p<0.05 by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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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찾아 공부하는 역량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자기성      

찰 요인(1학년 3.69±0.81, 2학년 3.55±0.88, 3학년 3.32±0.72)      

은 학년이 낮을수록 역량이 높은 유의성이 나타났다      

(p<0.05). 

(3) 학습의지

3개 영역과 그에 속하는 8개 요인 모두에서 학습의지 양        

호 그룹의 자기주도 학습역량이 가장 높고 보통 그룹, 부        

족 그룹 순으로 낮아지는 유의성(p<0.05)이 나타나 학습      

의지가 양호할수록 자기주도 학습역량이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학습의지 보통 그룹과 양호 그룹에서는 학습계획 영역      

이 가장 높고 학습실행 영역, 학습평가 영역의 순으로 나        

타나 학습평가 영역이 가장 낮았으나 학습의지 부족 그룹       

은 학습계획 영역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습평가 영역,       

학습실행의 순으로 낮아져 학습실행 역량이 가장 낮은 경       

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학습의지 부족 그룹은 학습전략      

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요인별로는 3그룹 모두 학습자원확인 요인의 학습역량     

이 가장 높았고 결과에 대한 노력귀인 요인의 학습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계획 영역에서는 학습자      

원확인 요인이 가장 높고 학습실행 영역은 학습관리능력      

요인이 높았으며 학습평가 영역은 자기성찰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역량의 필요도

안경광학과 재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 학      

습역량 필요도는 Table 4와 같다. 

Table 3. Differences in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3)

Variable Division

Learning request

confirmation

Learning 

goal setting

Learning resource

confirmation
Study plan

Learning

management ability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Gender

Male

Female

3.68±0.95

3.63±0.70

3.47±1.03

3.40±0.77

3.68±0.96

3.77±0.72

3.61±0.93

3.60±0.62

3.57±0.98

3.64±0.68

t (p-value) −0.340 (0.734) −0.571 (0.569) 0.749 (0.455) −0.071 (0.943) 0.554 (0.580)

School

grade

1

2

3

3.81±0.81

3.63±0.85

3.52±0.72

3.45±0.89

3.46±0.91

3.37±0.84

3.92±0.78

3.72±0.91

3.59±0.74

3.73±0.72

3.60±0.82

3.49±0.68

3.78±0.83

3.59±0.82

3.48±0.73

F (p-value) 2.280(0.105) 0.185(0.832) 2.715(0.069) 1.615(0.202) 2.348(0.098)

Willingness to 

learn

Lack

Usually

Good

3.02±0.77a

3.40±0.58b

4.23±0.56c

2.84±0.84a

3.29±0.66b

3.88±0.81c

3.18±0.77a

3.53±0.69b

4.25±0.63c

3.01±0.69a

3.41±0.55b

4.12±0.56c

3.02±0.76a

3.35±0.55b

4.20±0.61c

F (p-value) 61.740 (0.000)* 28.062 (0.000)* 39.688 (0.000)* 55.909 (0.000)* 59.175 (0.000)*

Variable Division

Choosing

a learning

strategy

Learning

execution

continuation

Learning

execution

Attribution 

of effort to

 results

Introspection
Learning

evaluation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Gender

Male

Female

3.55±1.06

3.52±0.79

3.52±1.00

3.46±0.79

3.55±0.97

3.54±0.68

3.30±0.92

3.26±0.71

3.63±0.91

3.45±0.75

3.47±0.84

3.35±0.65

t (p-value) −0.219 (0.827) −0.441 (0.660) −0.058 (0.954) −0.395 (0.693) −1.494 (0.137) −1.049 (0.296)

School 

grade

1

2

3

3.58±0.95

3.50±0.97

3.50±0.78

3.56±0.95

3.54±0.90

3.36±0.76

3.64±0.83

3.54±0.83

3.45±0.72

3.30±0.88

3.21±0.83

3.30±0.66

3.69±0.81b

3.55±0.88ab

3.32±0.72a

3.49±0.75

3.38±0.79

3.31±0.64

F (p-value) 0.177 (0.838) 1.052 (0.351) 0.961 (0.384) 0.252 (0.777) 3.505 (0.032)* 1.067 (0.346)

Willingness to 

learn

Lack

Usually

Good

2.84±0.88a

3.30±0.69b

4.13±0.65c

2.91±0.78a

3.26±0.67b

4.00±0.79c

2.92±0.74a

3.31±0.54b

4.11±0.61c

2.79±0.79a

3.17±0.67b

3.64±0.70c

3.13±0.76a

3.32±0.71a

3.90±0.76b

2.96±0.67a

3.25±0.63b

3.77±0.65c

F (p-value) 51.000 (0.000)* 35.222 (0.000)* 59.381 (0.000)* 21.429 (0.000)* 19.207 (0.000)* 25.422 (0.000)*

*by t-test and ANOVA at a=0.05 and abc means by different characters that ther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unless otherwise s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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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

3개 영역 모두 남성의 자기주도 학습역량 필요도가 여성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남  ·  여 모           

두 학습계획 영역 필요도(남성: 3.60±0.97, 여성: 3.60±      

0.66)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습실행 영역(남성: 3.58±      

1.01, 여성: 3.55±0.69), 학습평가 영역(남성: 3.47±0.88, 여      

성: 3.37±0.67)의 순으로 나타나 현재 자기주도 학습역량      

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요인별로 남성은 학습요구확인 필요도(3.65±0.96)가 가    

장 높고 여성은 학습자원확인 필요도(3.71±0.73)가 가장     

높게 나타나 남성은 학습 필요성 및 욕구에 대해 자기 인         

식 정도를 반영한 학습요구확인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크       

게 느끼고 여성은 학습에 필요한 자료나 방법을 탐색, 조        

사하는 능력인 학습자원확인에 대한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남  ·  여 모두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필요도(남성:           

3.33±0.93, 여성: 3.23±0.73)가 가장 낮았다. 영역 내 요인       

을 살펴보면 학습계획 영역에서 학습요구확인과 학습목표     

설정 요인의 필요도는 남성이 높았고 학습자원확인 요인      

의 필요도는 여성이 높았다. 학습실행 영역에서 학습전략      

선택과 학습실행지속 요인의 필요도는 남성이 높았고 학      

습관리능력 요인의 필요도는 여성이 높았다. 학습평가 영      

역 요인의 필요도는 모두 남성이 높게 나타나 현재 자기        

주도 학습역량과 같은 양상을 보여주었다.

(2) 학년

3개 영역 모두 1학년의 자기주도 학습역량 필요도가 가       

장 높았다. 1학년과 2학년은 학습계획 영역의 필요도가 가       

장 높고 학습실행 영역, 학습평가 영역의 순으로 나타났으       

나 3학년은 학습계획 영역과 학습실행 영역의 필요도가      

동일하게 높고 학습평가 영역이 가장 낮았다.

Table 4. Differences in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e need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3)

Variable Division

Learning

request

confirmation

Learning 

goal setting

Learning

resource

confirmation

Study plan

Learning

management

ability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Gender

Male

Female

3.65±0.96

3.60±0.72

3.52±1.05

3.49±0.71

3.64±1.01

3.71±0.73

3.60±0.97

3.60±0.66

3.58±0.98

3.61±0.69

t (p-value) −0.401 (0.689) −0.239 (0.812) 0.556 (0.579) −0.027 (0.979) 0.275 (0.784)

School

grade

1

2

3

3.82±0.83b

3.59±0.88ab

3.46±0.71a

3.55±0.91

3.48±0.89

3.46±0.76

3.89±0.83b

3.65±0.90ab

3.53±0.76a

3.75±0.78

3.57±0.86

3.48±0.71

3.76±0.82

3.54±0.86

3.51±0.72

F (p-value) 3.366 (0.037)* 0.192 (0.826) 3.154 (0.045)* 2.011 (0.137) 1.855 (0.159)

Willingness to learn

Lack

Usually

Good

3.00±0.80a

3.40±0.60b

4.17±0.61c

2.88±0.78a

3.32±0.58b

4.02±0.77c

3.12±0.84a

3.48±0.65b

4.20±0.69c

3.00±0.76a

3.40±0.57b

4.13±0.61c

3.04±0.79a

3.36±0.55b

4.15±0.66c

F (p-value) 51.560 (0.000)* 40.119 (0.000)* 37.468 (0.000)* 55.909 (0.000)* 48.308 (0.000)*

Variable Division

Choosing

a learning

strategy

Learning

execution

continuation

Learning

execution

Attribution 

of effort to

 results

Introspection
Learning

evaluation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Gender

Male

Female

3.55±1.09

3.54±0.74

3.60±1.05

3.50±0.78

3.58±1.01

3.55±0.69

3.33±0.93

3.23±0.73

3.62±0.93

3.52±0.74

3.47±0.88

3.37±0.67

t (p-value) −0.063 (0.950) −0.744 (0.458) −0.200 (0.842) −0.822 (0.412) −0.819 (0.414) −0.887 (0.376)

School

grade

1

2

3

3.63±0.96

3.49±0.92

3.52±0.77

3.68±0.87

3.53±1.01

3.42±0.76

3.69±0.83

3.52±0.90

3.48±0.72

3.31±0.85

3.16±0.86

3.32±0.72

3.71±0.82

3.54±0.91

3.42±0.70

3.51±0.75

3.35±0.82

3.37±0.68

F (p-value) 0.427 (0.653) 1.518 (0.222) 1.182 (0.309) 0.736 (0.480) 2.166 (0.118) 0.847 (0.430)

Willingness to learn

Lack

Usually

Good

2.89±0.86a

3.32±0.68b

4.13±0.66c

2.91±0.86a

3.28±0.57b

4.13±0.75c

2.95±0.78a

3.32±0.54b

4.14±0.65c

2.73±0.80a

3.18±0.67b

3.66±0.71c

3.12±0.80a

3.31±0.63a

4.02±0.73b

2.92±0.70a

3.25±0.62b

3.84±0.65c

F (p-value) 47.817 (0.000)* 48.463 (0.000)* 55.602 (0.000)* 24.901 (0.000)* 29.397 (0.000)* 32.240 (0.000)*

* by t-test and ANOVA at a=0.05 and abc means by different characters that ther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unless otherwise s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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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과 요인별로 살펴보면 학습계획 영역의 필요도는 1      

학년(3.75±0.78), 2학년(3.57± 0.86), 3학년(3.48±0.71) 순    

으로 1학년이 가장 높고 영역 내 학습요구확인, 학습목표       

설정, 학습자원확인 요인의 필요도도 같은 양상이었다. 특      

히 학습요구확인, 학습자원확인 요인의 필요도는 학년이     

낮을수록 필요도가 높은 유의성을 보여주었다(p<0.05). 학     

습실행 영역의 필요도는 1학년(3.69±0.83), 2학년(3.52±0.90),    

3학년(3.48±0.72) 순이며 영역 내 학습관리능력, 학습실행     

지속 요인의 필요도도 같은 양상을 보여주었으나 학습전      

략선택영역은 1학년의 필요도가 가장 높고 3학년, 2학년 순       

으로 나타났다. 학습평가 영역의 필요도는 1학년(3.51±     

0.75), 3학년(3.37±0.68), 2학년(3.35±0.82) 순으로 나타났    

는데 영역 내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요인의 필요도는 3학년         

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1학년, 2학년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성찰 요인은 1학년의 필요도가 가장 높고 다음 2학년, 3        

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3) 학습의지

3개 영역과 그에 속하는 8개의 요인 모두 학습의지가 양        

호한 그룹의 자기주도 학습역량 필요도가 가장 높고 보통       

그룹, 부족 그룹 순으로 낮아지는 유의성(p<0.05)이 나타      

나 학습의지가 양호할수록 자기주도 학습역량 필요도가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학습의지 부족 그룹과 보통 그룹은 학습계획 영역의 필       

요도(3.00±0.76, 3.40±0.57)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습실     

행 영역(2.95±0.78, 3.32±0.54), 학습평가 영역(2.92±0.70,    

3.25±0.62)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학습의지 양호 그룹은 학      

습실행 영역의 필요도(4.14±0.65)가 가장 높고 학습계획     

영역(4.13±0.61), 학습평가 영역(3.84±0.65)의 순으로 나타    

났다. 이는 학습의지 양호 그룹은 학습계획영역에 대한 역       

량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습관리, 전략선택, 실행       

지속을 포함한 학습실행영역의 역량 향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그룹 모두 학습계획 영역에서 학습자원확인 요인의 필      

요도가 가장 높았고 학습실행 영역에서는 학습관리능력     

요인의 필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학습평가 영역은 자기성      

찰 요인의 필요도가 높았다. 3그룹 모두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요인의 필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자기주도 학습역량 요인의 상관관계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역량 요인의 상관관     

계는 Table 5와 같이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p<0.001) 이는 자기주도 학습역량이 특정 영역의 요인에      

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인에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강한 상관관        

계는 학습요구확인 요인과 학습관리능력 요인 사이에서     

나타나(r=835) 학습 필요성 및 욕구에 대한 자기 인식 정        

도가 강할수록 학습에 필요한 자료, 여건 및 일정을 관리        

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학습의지가 자기주도 학습역      

량과 자기주도 학습역량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학사경고자의 원인 중 학습의지 부족      

(26.92%)이 비효과적 학습방법(28.21%) 다음으로 높았다    

는 연구 결과[21]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으로는 자기주도 학습역량이 특정 요인에만 적용되     

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인이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도 확        

Table 5. Correlation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e 

1 2 3 4 5 6 7 8

1 1.000

2
0.684

(p<0.001)
1.000

3
0.800

(p<0.001)

0.646

(p<0.001)
1.000

4
0.835

(p<0.001)

0.765

(p<0.001)

0.800

(p<0.001)
1.000

5
0.793

(p<0.001)

0.817

(p<0.001)

0.731

(p<0.001)

0.827

(p<0.001)
1.000

6
0.752

(p<0.001)

0.768

(p<0.001)

0.695

(p<0.001)

0.783

(p<0.001)

0.766

(p<0.001)
1.000

7
0.669

(p<0.001)

0.674

(p<0.001)

0.569

(p<0.001)

0.664

(p<0.001)

0.676

(p<0.001)

0.633

(p<0.001)
1.000

8
0.750

(p<0.001)

0.717

(p<0.001)

0.734

(p<0.001)

0.746

(p<0.001)

0.741

(p<0.001)

0.747

(p<0.001)

0.641

(p<0.001)
1.000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1. Learning request confirmation, 2. Learning goal setting, 3. Learning resource confirmation, 4. Learning                 

management ability, 5. Choosing a learning strategy, 6. Learning execution continuation, 7. Attribution of effort to results, 8. Intro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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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자기주도 학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대효과      

도 언급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은 핵심역량에 가장 큰 영향      

을 주고 나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도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므로 대학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11] 실제 멘토링,       

진로상담, 어학 프로그램 등의 참여는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역량에 긍정적 기여를 하였고 교수도움 요청도 유의      

미한 상관이 나타난 바 있다.[12] 또한 학사경고자 대상으       

로 본인의 학습스타일 분석, 동기부여 전략, 학습목표 설       

정, 효율적 시간관리, 노트 또는 보고서 작성법, 집중력 강        

화법 등의 자기주도학습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자기       

주도학습능력이 전반적으로 증진된 연구결과도 있다.[21]    

따라서 역량을 갖춘 안경사 양성을 위해 안경광학과 학생       

들에게 적합한 자기주도 학습역량 프로그램 및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안경광학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기주도 학      

습역량을 파악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전체 학생의 의견       

을 대변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 론

안경광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역량과 필     

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안경광학과 재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역량과 자기주도 학     

습역량의 필요도는 학습계획 영역(3.60±0.74, 3.60±0.79)    

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습실행 영역(3.54±0.79, 3.56±0.82),      

학습평가 영역(3.39±0.72, 3.41±0.75) 순으로 나타났다. 학     

습실행과 학습평가 영역에서 필요도가 학습역량보다 높았     

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학습목표설정 요      

인은 현재 역량(3.42±0.87)보다 필요도(3.50±0.85)가 높은    

유의성을 보여주었고(p<0.05) 학습자원확인 요인은 필요    

도(3.69±0.84)보다 현재 역량(3.74±0.82)이 높은 유의성이    

나타났다(p<0.05). 

성별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역량과 필요도는 남성이 여      

성보다 높았으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  ·  여 모두          

학습계획 영역, 학습실행 영역, 학습평가 영역 순으로 나       

타났다. 

학년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역량과 필요도는 1학년이 가      

장 높고 2학년, 3학년 순이었으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       

았으며 모든 학년에서 학습계획 영역, 학습실행 영역, 학       

습평가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성찰 요인(1학년 3.69      

±0.81, 2학년 3.55±0.88, 3학년 3.32±0.72)의 역량은 학년      

이 낮을수록 높았으며(p<0.05). 학습요구확인과 학습자원    

확인 요인의 필요도도 학년이 낮을수록 높은 유의성이 나       

타났다(p<0.05).

학습의지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역량과 필요도는 3개 영      

역과 그에 속하는 8개 요인 모두 학습의지 양호 그룹이 가         

장 높고 보통 그룹, 부족 그룹 순으로 낮아지는 통계적 유         

의성이 나타나(p<0.05) 학습의지가 양호할수록 자기주도    

학습역량이 높고 필요성도 강하게 느끼는 관련성을 보여      

주었다.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역량 요인들 간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p<0.001) 가장 강한     

상관관계는 학습요구확인 요인과 학습관리능력 요인 사이     

에서 나타나(r=835) 자기주도 학습역량이 특정 요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인에서 관련성을 가지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안경사 직무를 수행할 경쟁력 있는 안경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학습의지와     

자기주도 학습역량 사이에 관련성이 있으므로 학습의지를     

고취시키고 학습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과 교육과      

정 반영 및 비교과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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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광학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역량에 관한 연구

이옥진1,
*, 이승원1, 권오주2

1동남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 수원 16328
2백석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 천안 31065

투고일(2022년 11월 9일), 수정일(2022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2022년 11월 29일)

목적: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역량과 필요도를 파악하여 교육과정 반영과 비정규 프로그램 운영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안경광학과 재학생 1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분석을 하였            

다. 결과: 안경광학과 재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역량과 필요도는 학습계획 영역, 학습실행 영역, 학습평가 영역 순으             

로 나타났다. 학습목표설정 요인은 현재 역량보다 필요도가 높고(p<0.05) 학습자원확인 요인은 필요도보다 현재 역            

량이 높게 나타났다(p<0.05). 남성의 자기주도 학습역량과 필요도가 여성보다 높았고 남  ·  여 모두 학습계획 영역, 학                 

습실행 영역, 학습평가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1학년의 자기주도 학습역량이 가장 높고 2학년, 3학년 순으로 나타났              

으며 모든 학년에서 학습계획 영역, 학습실행 영역, 학습평가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성찰 요인의 역량은 학년              

이 낮을수록 역량이 높았다(p<0.05). 학습요구확인과 학습자원확인 요인의 필요도는 학년이 낮을수록 높았다          

(p<0.05). 학습의지가 양호할수록 자기주도 학습역량과 필요도가 높은 유의성이 나타났다(p<0.05). 자기주도 학습역          

량의 요인들 간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001). 결론: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학습의지를 고취시키           

고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교육과정 반영 및 비교과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안경광학과 학생, 자기주도 학습역량, 자기주도 학습역량 필요도, 학습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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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기주도 학습역량에 관한 사항

자기주도학습문항은 현재상태와 필요도에 동일하게 3개영역, 8개요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학습계획
1) 학습요구확인: Q1~5

2) 학습목표설정: Q6~8

3) 학습자원확인: Q9~11

2. 학습실행
1) 학습관리능력: Q12~16

2) 학습전략선택: Q17~18

3) 학습실행지속: Q19~20

3. 학습평가
1)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Q21~22

2) 자기성찰: Q23~25

 4. 자기주도 학습역량에 대한 문항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항 낮음 ←→ 높음

1) 나는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풀기 어려운 과제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아가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학습을 하거나 과제를 할 때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을 위한 일정과 시간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학습을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학습을 할 때 장기 또는 단기 목표와 관련시켜 먼저 무엇부터 할지 스스로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질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기 위해 교재, 자료, 인터넷 등을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학습을 하면서 모르는 거나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기보다 이를 알기 위해 필요
한 자료들과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학습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이나 과제, 교재, 참고 자료, e-book, 영상자료 등의 학습 자원을 

잊지 않고 준비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공부가 잘 되는 장소로 가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학습에 방해되는 물건을 제거하는 등 학습이 잘 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마련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학습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학습을 위해 일정을 관리하고 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수업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수님이 강조하거나 학습에 중요한 내용을 꼭 적어
두는 등 적절한 전략을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I. 응답자 일반 현황

1. 성  별 1) 여성 2) 남성

2. 학  년 3) ① 1학년 4) ② 2학년 5) ③ 3학년

3. 귀하의 학습의지에 대해 평가한다면 ?

 ① 부족함 친구 및 또래 학생과 비교하여 학습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② 보  통 친구 및 또래 학생과 비교하여 학습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③ 양  호 친구 및 또래 학생과 비교하여 학습의지가 양호하다고 생각한다

Appendix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역량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포스트 코로나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로 이를 통              

해 향후 재학생의 요구에 근거한 원격수업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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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낮음 ←→ 높음

18) 나는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예) 노트 필기, 교재 및 

학습관련 자료 정독/시청 등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과제나 해야 할 학습은 끝까지 하며, 하나의 학습과정이 끝나면 이어서 또 다른 학습을 계획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무슨 일이든 내가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성적이 잘 나오면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준비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성적이나 과제 수행 결과가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성적이나 과제수행 결과가 왜 잘 나왔는지, 혹은 왜 못 나왔는지를 스스로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를 보고 향후 개선사항을 찾고, 스스로 후속 학습 계획과 행동을 개선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학습 결과인 성적이나 과제 수행결과를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자기주도 학습역량에 대한 문항을 읽고, 문항별 능력의 필요 수준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항 불필요 ←→ 필요

1) 나는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풀기 어려운 과제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아가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학습을 하거나 과제를 할 때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을 위한 일정과 시간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학습을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학습을 할 때 장기 또는 단기 목표와 관련시켜 먼저 무엇부터 할지 스스로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질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기 위해 교재, 자료, 인터넷 등을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학습을 하면서 모르는 거나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기보다 이를 알기 위해 필요
한 자료들과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학습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이나 과제, 교재, 참고 자료, e-book, 영상자료 등의 학습 자원을 

잊지 않고 준비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공부가 잘 되는 장소로 가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학습에 방해되는 물건을 제거하는 등 학습이 잘 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마련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학습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학습을 위해 일정을 관리하고 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수업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수님이 강조하거나 학습에 중요한 내용을 꼭 적어
두는 등의 적절한 전략을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예) 노트 필기, 교재 및 

학습관련 자료 정독/시청 등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과제나 해야 할 학습은 끝까지 하며, 하나의 학습과정이 끝나면 이어서 또 다른 학습을 계획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무슨 일이든 내가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성적이 잘 나오면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준비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성적이나 과제 수행 결과가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성적이나 과제수행 결과가 왜 잘 나왔는지, 혹은 왜 못 나왔는지를 스스로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를 보고 향후 개선사항을 찾고, 스스로 후속 학습 계획과 행동을 개선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학습 결과인 성적이나 과제 수행결과를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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