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비대면 수업은 코로나19와 함께 이제 대학의 일반적

인 수업 운영의 형태가 되었고,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도 온·오프라인 수업의 병행이 예측된다. 이에 비대면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업 방식의 시도와 

학습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1]. 성공적

인 비대면 수업은 학생이 온라인 상에서 주도적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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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연구이다. 연구는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자료수집은 간호대학생 69명의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로,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 전후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

능감, 학습몰입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 전에 비하여 후에 대상자

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이 유의하게 상승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을 

수업에 적용하고 싶은 교수자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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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study to confirm the effect of non-face-to-face 

Havruta’s activities on communication competency, academic self-efficacy, and learning immersion of 

nursing students.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to October 2021. The collected data were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of 69 student nurses.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and paired 

t-test using SPSS 24.0 program. As a result, the subjects' communication competency, academic 

self-efficacy, and learning immersion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non-face-to-face Havruta’s 

activities compared to b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ful basic data for professors who want 

to apply non-face-to-face Havruta‘s activities to their class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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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함으로써 학습

의 결과에 만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 이러한 맥락

으로, 성공적인 비대면 수업을 위한 교수자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면서 학업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브루타(Havruta)는 가르침과 배움이 학생과 학생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

법으로[3], 짝을 이루어 질문, 대화, 토론, 논쟁하는 과

정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경청하는 능력, 설득하는 능력

을 기르는 데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다[4]. 하브루타의 

수업모형은 주로 질문 중심, 논쟁 중심, 비교 중심, 친

구 가르치기, 문제 만들기의 다섯 유형으로 나뉘는데

[5], 두 개 이상의 유형이 통합된 형태가 효과가 큰 것

으로 보고되었다[6].

하브루타는 기존 전통적 교육문화의 한계에 대한 대

안 뿐 아니라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육성

의 방안으로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교과목과 대상자에

게 적용되고 있다[7]. 국내 간호학과 학생 대상으로 하

브루타를 적용하여 의사소통능력[8], 학습몰입[9], 학업

적 자기효능감[10,11], 비판적 사고성향[8,9,12], 학습

만족도[9,10], 셀프리더십[8], 자기주도 학습능력[12], 

학업스트레스[10], 문제해결능력[12]에서 긍정적인 영

향을 주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브루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토론 외에 경

청과 존중, 질문과 마무리(쉬우르) 등의 과정을 통해 지

식과 관점의 확장, 개방적 태도와 상호작용 능력을 통

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며[2,3,6,8], 

소통의 부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

[3,13]과 비대면 실시간 수업[2]에서 하브루타 학습이 

의사소통과 동기유발에 효과적인 전략이되며[2], 하브

루타 학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비슷한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3]. 비대면 수업 시 학습매체

로서 온라인 플랫폼 활용 가능성을 신장시킨다면 학습

자 참여형 수업을 중시하는 현대 교육의 패러다임에서 

학습몰입과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 증진에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다[1,13]. 그러나, 실제 대학에서 진행되

는 비대면 수업의 많은 부분이 동영상 강좌 중심의 비

실시간 수업이고[1], 여건 상 모든 교과목에 실시간 온

라인 수업을 적용하지 못함을 고려할 때, 비대면 비실

시간 수업에서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하브루타 적

용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까지 이에 대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단, Choi[3]의 연구에

서 하브루타를 활용하여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한 대신 7

문항의 앙케이트 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비대면 비실시간 하브루타 활용의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브루타는 경청과 재확인, 반문과 집중공략, 지지와 

도전의 모든 하위 과정이 교육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특히 학업성취도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

었다[6]. 대면 수업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수업의 효과 역

시 학업성취도 향상과 관련되며,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이고, 이 

변인들은 상호 영향을 주므로[14-17],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에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 자신이 학업 수행에 필

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자신의 능

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의미하며[17], 학업성취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여 도전하

게 되므로 학업 수행을 강화시키는 변인이 된다[18]. 학

습몰입은 학습자가 학습상황에서 어떤 과제를 해결하

거나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많은 즐거움을 

느끼고 학습에 대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학습과정에만 완전히 흡수되어 있는 최적의 심리상태

를 의미한다[19-20]. 특히 대학의 비대면 수업은 강의

를 듣기 위해 컴퓨터 접속 후 장시간 여러 과목의 강의

를 듣다보면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하브루타 

활동을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을 강화하

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본다.

교수자의 역할이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에서 탈피하

여 학생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개

별 수준과 요구에 맞추어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변

화되어 감에 따라, 다양한 교수법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야 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로 인해 비대면 실시간 수업을 운영하는 교과목 못지않

게 실제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이 동영상 

강좌 중심의 비실시간 수업임[1]을 고려할 때,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을 온라인 플랫폼인 패들릿(padlet)을 활

용하여 적용하고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

습몰입 향상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온라인 교수학습법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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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 상황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현실에서 간호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패들릿을 활용한 하브루타 활동의 전·

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 전·후 간호대학생의 의

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정도를 측정

하고 비교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이 간호대학생의 의

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에 미치는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해 단일군 전후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적용하였다.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에 재학

하며, 기본간호학 교과목을 수강하는 2학년 8개 분반 

간호학과 학생 중, 교수자가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을 

진행하는 4개 분반 학생이었다. 하브루타 활동은 강의

계획서 상 성적에 미반영 되었으며 코로나19로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어 중간고사 이전의 수업이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되었다. 표본 수 산정은 G-power 3.1.2 

software를 활용하였고, 효과크기 .40, 검정력 .80, 유

의수준 .05(양측검정)로 정하였을 때 최소 대상자는 41

명이었다. 하브루타 활동 전,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해당 

분반 학생들에게 Google drive에서 작성한 온라인 설

문 링크를 SNS에 5일간 공지하여 연구의 목적을 이해

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76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 

응답이 이루어졌고, 3회의 하브루타 활동이 종료된 한 

주 뒤인 중간고사가 끝났을 때 사전조사에 응답했던 학

생들만이 온라인 사후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설문시작 

전 요청했으며, 설문지의 응답란에 사전응답에 ‘Yes’로 

체크한 경우에만 그 다음 항목으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사후조사에 72명이 응답하였고 이 중 하브루타 활동을 

1회나 2회만 실시한 3명을 제외한 최종 69명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Fig. 1 참고). 하브루타 활동 전후 온라

인 설문은 철저히 익명을 보장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않

은 다른 대학의 연구자가 진행하였고, 설문 앞부분에 

익명보장과 응답결과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음을 기

재하였다. 온라인 설문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문항을 ‘필수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회수된 설문내용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으로 제외된 경우는 없었다.

2.3 연구도구

2.3.1 의사소통능력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는 

Rubin & Martin[21]이 개발한 대인 의사소통능력 측

정도구의 8가지 의사소통능력 구성개념에 Hur[22]가 

수정·보완한  포괄적 의사소통능력 척도(Global Inter 

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GICC)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의 5점 Likert척

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범위는 최소 15점에서 최대 75점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Hur[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3.2 학업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Kim & Park[23]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도

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과제난이도 선호도 10문

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자신감 8문항으로 구성된 

총 28문항이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α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2이었다.

2.3.3 학습몰입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몰입 측정도구는 Kim[24]

이 개발한 28문항을 Kim[25])이 총 14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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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구진행절차

2.4.1 사전조사

본 연구 진행 전 하브루타 활동을 적용하지 않는 분

반의 동일 학년 간호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들릿을 활용한 하브루타 활동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

시하였다. 학생들은 패들릿 사용에 어려움이 없었고, 패

들릿을 활용해서 온라인 상에서 하브루타의 유형 중 

‘친구가르치기’와 ‘문제만들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교과목은 중간고사 전까지 LMS 녹화강의로 진행되

었고, 수업 첫 주차 때 하브루타 활동과 업로드 기한 및 

패들릿 활용법에 대한 상세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

였고 Google drive에서 작성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

였다. 하브루타를 진행하지 않는 타대학 연구자가 온라

인 설문 링크를 분반 대표의 카카**에 올려 각 반에 공

유 및 배포하였다. 설문 링크와 함께 자발적 참여와 익

명유지, 불이익 없음 등을 기재하였고, 76명이 사전조

사에 응답하였다(Fig. 1 참고). 

Fig. 1. Flow diagram of the study participants

Table 1. The Procedures of Non-face-to-face Havruta’s activities

Type Theme Tools Activities Deadline

Teaching 
friends

1. Individual activity After taking the major course, study each one and fill out the activity sheet
Within 4 days of uploading
the recorded lecture

2. Partner discussion Padlet
Record and explain to a friend (upload activity sheet and recording) : Listen and 
ask questions in comments

3. Group discussion Padlet
Record and explain to a friend (upload activity sheet and recording) : Listen and 
ask questions in comments

Within 5 days

4. Announcement LMS
Professor encourages and gives feedback on missing or misleading explanations, 
Proceed to the next class

Posing a 
question

1. Individual activity
After taking the major course, study each one, make one problem and write it 
on the activity sheet Within 4 days of uploading

the recorded lecture
2. Partner discussion Padlet

Record to a friend and explain the problem and the reason for making it (upload 
the activity sheet and recording): Choosing good questions

3. Group discussion Padlet
Sharing the questions selected in the pair discussion (upload activity sheets and 
recordings) : Pick the best question from the group

Within 5 days

4. Announcement LMS 2-3 Best Questions Selected by Professor share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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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의 적용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은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고 

총 3회로 구성되었고, 매주 50분의 녹화강의 수강 후 

다음 녹화강의를 위해 5일 이내에 하브루타 활동이 이

루어졌다. 1주차 오리엔테이션 때 하브루타 활동과 패

들릿 활용, 모둠원 및 활동내용 업로드 기한에 대해 상

세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하브루타 수업적용 시 두 개 

이상의 통합된 모형을 도입했을 때 학습효과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나[6], 본 연구에서는 친구가르치기 하브

루타와 질문중심 하브루타를 진행하였다. 

하브루타 활동은 2주차, 5주차, 7주차에 진행되었고, 

2회는 상처간호, 1회는 영양간호에 해당하는 내용이었

다. 오리엔테이션 때 학생들에게 LMS를 통해 미리 3회

차의 활동지를 배부하였고, 각 회차에 비대면 강의를 

수강한 후 활동지를 완성하고 ‘문제만들기’와 음성녹음

을 활용한 ‘친구가르치기’를 한 후, 패들릿에 업로드 하

였다. 본 교과목은 국가고시 과목에 해당되며, 토론이나 

논쟁에 익숙하지 않고 일면식도 별로 없는 학생들에게 

비대면 진행으로 토론과 논쟁을 이끌어내는 것은 무리

가 있어 교수자가 키워드 위주로 중요한 내용을 활동지

에 제시하고 학생들이 수업내용과 교재 등을 참고하여 

각자 공부하여 활동지를 작성하고 서로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3]. 이는 하브루타는 대화, 논쟁 및 

토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청과 존중, 질문과 

마무리가 깔려있으며, 두 명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다섯 

명 까지도 확장 가능하다 것에 근거하였다[3]. 본 연구

에서는 모둠 토론의 활성화를 위해 모둠은 4명으로 구

성하였다[11].

하브루타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첫째, 친구가르

치기 하브루타는 수업 수강 후 미리 활동지를 통해 제

시된 키워드를 가지고 각자 공부한 내용을 작성한 후 

패들릿에 업로드하고 음성녹음 기능을 활용하여 친구

에게 가르치도록 하였다. LMS 녹화강의 업로드 후 수

강하여 각자 공부를 마치고 4일 이내에 2명의 짝끼리 

공유한 후 5일 이내에 다시 4명의 모둠원끼리 서로의 

활동지와 음성녹음을 공유하여 댓글을 통해서 질문과 

토론을 하도록 하였다. 둘째, 문제만들기 하브루타는 활

동지 끝부분에 문제만들기를 하도록 하여 업로드하고 

음성녹음에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였다. 친구가르치기 

하브루타와 마찬가지로 2명의 짝끼리 만든 문제를 공

유하고 댓글로 부연설명과 토론을 하도록 하였고, 다시 

4명의 모둠원 간에 공유하고 댓글로 부연설명과 토론

을 한 후 모둠별 가장 좋은 문제에  ‘좋아요(♥)’ 개수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하브루타 활동은 그 다음 차시 강

의 수강 2일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였다. 분반의 모든 

학생은 패들릿을 통해서 모둠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생

의 활동결과물과 녹음파일을 공유할 수 있었고 가장 좋

은 문제만들기에 ‘좋아요(♥)’로 피드백할 수 있으며, 각 

반별 가장 좋은 문제만들기를 2-3개 선정하여 교수자

가 녹화강의 시 공유 및 필요한 보충 설명을 한 후, 다

음 차시의 본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였다. 

교수자는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페들릿 창에 들어가서 학생들의 활동과 

댓글에 ‘좋아요(♥)’로 피드백 하였다. 좋은 문제만들기

에 선정된 학생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패들릿에 질문창을 만들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한 내용

은 교수에게 질문하고 교수자는 잘못된 설명에 대해 피

드백을 제공하였다(Fig. 1, Table 1 참고).

2.4.3 사후조사

총 3회의 하브루타 활동이 종료된 일주일 후, 온라인 

Google의 자가보고식 설문을 활용하였고, 사전조사와 

마찬가지로 하브루타 활동을 진행하지 않은 타대학의 

동일 연구자가 온라인 설문 링크를 분반 대표의 카카**

에 올려 각 반에 공유 및 배포하였고, 사전 조사 응답자

에 한해서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Fig. 1 참고).

2.5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 앞부분에 연구의 목적

과 진행과정, 철저한 익명성, 자발적 동의, 중도 철회 

가능 및 설문참여 여부와 성적평가와의 무관함을 기재

하였고 모든 자료는 연구에만 사용됨을 설명하였다. 사

전 설문 참여자에 한해 사후 설문에도 응답해 줄 것을 

안내하였고, 온라인 설문의 사전 사후 조사는 하브루타 

활동과 무관한 타대학 연구자가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

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2.6 자료분석방법

통계 처리는 SPSS 24.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

용하였고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 전후 두 변수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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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62명

(89.9%), 평균 나이는 23.4세였다. 성격은 내향적이 47

명(68.1%), 전공과목 만족도는 만족 34명(49.3%), 보통 

19명(27.5%), 매우만족 16명(23.2%) 순이었고, 학교생

활 만족도는 보통 31명(44.9%), 만족 24명(34.8%), 매

우만족 11명(16.0%), 매우불만족 1명(1.4%) 순으로 나

타났다. 이전 하브루타 수업방식을 경험해 보지 않은 

경우가 55명(79.7%), 패들릿 활용 경험이 없는 경우가 

65명(94.2%)이었고, 선호하는 교수학습법으로 강의 62

명(89.9%), 토론 5명(7.2%), 발표 2명(2.9%) 순으로 나

타났다(Table 2 참고).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69)

Characteristics Categories
Frequency(%)/

M±SD

Gender
Female 62(89.9)

Male 7(10.1)

Age(year) 23.4±5.86

Personality
Introvert 47(68.1)

Extrovert 22(31.9)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16(23.2)

Satisfaction 34(49.3)

Medium 19(27.5)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11(16.0)

Satisfaction 24(34.8)

Medium 31(44.9)

Dissatisfaction 2(2.9)

Very dissatisfaction 1(1.4)

Experience with
Havruta class

Yes 14(20.3)

No 55(79.7)

Padlet experience
Yes 4(5.8)

No 65(94.2)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preference

Lecture 62(89.9)

Discussion 5(7.2)

Announcement 2(2.9)

3.2 사전과 사후 변수의 비교

연구대상자의 하브루타 활동 전 의사소통능력 점수

는 3.81±.53점 이었으나 활동 후 0.23±0.72점이 상

승되어 3.90±.68점이었다(t=2.63, p=.010).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활동 전 3.14±.54점이었고 활동 

후 0.20±0.77점이 상승하여 3.34±.55점으로 확인되

었다(t=2.16, p=.034). 대상자의 학습몰입은 활동 전 

3.44±.60점이었고 활동 후 0.46±0.90점이 상승하여 

3.90±.68점으로 확인되었다(t=4.27, p<.001).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 전에 비하여 활동 후 간호대학생의 의사

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은 유의하게 상

승되었다(Table 3 참고).

Table 3. Comparisons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pre and post-test    (N=69)

Variables

Pre Post Difference

t pM±
SD

M±
SD

M±SD

Communication
competency

3.81
±.53

3.90
±.68

-.23
±.72

-2.63 .010

Academic
self-efficacy

3.14
±.54

3.34
±.55

-.20
±.77

-2.16 .034

Learning
immersion

3.44
±.60

3.90
±.68

-.46
±.90

-4.27
<

.001

4.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학에서는 불가피

하게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대학

생의 학업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

대면 하브루타 활동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학

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

고자 시도하였으며,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의 논의를 하

고자 한다.

온라인 동영상 강좌로 수업하는 간호학 전공교과목

에서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을 구성하여 적용한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은 본인이 공부하고 

이해한 내용을 음성녹음을 활용하여 친구에게 설명하

고 친구의 설명을 듣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친구가 설명을 해주어 도움이 되었고, 대

면 활동보다 설명할 때의 심적인 부담감은 완화되었으

며, 여러 번 반복 녹음해보면서 완성도 높은 친구가르

치기가 가능하였다고 하였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설명하기 위해 고민하고 여러 차례 반복 녹음을 하고 

친구의 녹음된 설명을 경청하며 댓글로 질문이나 의견 

등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온라인 비실시간 하브루타 활동을 적용한 연구는 

거의 찾기가 어려워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면대면 하

브루타가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유의하다는 Jang[6]의 

메타분석 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같은 도구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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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국가고시 교과목에서 면대

면 하브루타를 진행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효

과가 있었다는 연구[8]를 지지한다. 또한, 온라인 실시

간 하브루타 토론 수업을 대학생 교양수업에 적용하여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유의한 도움이 되었다는 

Jeong[2]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Jeong[2]의 연구

에서 온라인 실시간 줌(Zoom)이 모든 구성원의 발표 

참여에 한계가 있어 학습보조도구로 패들릿을 활용하

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것과 동일한 도구인 

점을 고려할 때, 비대면 하브루타를 진행할 때 패들릿

은 적절한 학습보조도구가 됨을 시사하기도 한다. 또한, 

일본어과목에 하브루타를 활용한 온라인 비실시간 수

업은 의사소통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강의만족도로 

효과를 비교했을 때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비슷한 효과

를 보였던 Choi[3]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Choi[3]의 연구에서는 하브루타 활동을 LMS시스템의 

e-Class와 실시간 소통을 위해 카카** 교과목 단체방

을 병행했던 점에서 본 연구와 비실시간 방법상의 차이

를 갖는다. 또한,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사회과목에서 

온라인 비실시간 하브루타 수업이 의사소통 함양에 도

움이 되었다는 선행연구[13]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하

브루타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대화이기 때문에 텍스

트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사고해야 하는 특성은 학습자 

간의 질문과 답변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비실

시간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하브루타가 돋보일 수 있다

는 의견[26]과 온라인 하브루타 활동을 통해 잘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

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소통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2]을 뒷받침하였다. 반면에, 온라인 줌으로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하여 90분씩 5회기의 토론수업 진행결과 

의사소통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11]와는 상반된 결과이며, 이 연구[11]의 제언과 

같이 추후 회기를 더 늘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으나 

하브루타 수업의 최종목표인 메타인지 형성을 위해서

는 4주 이내의 중재기간이 더 효과적이라는 메타분석 

결과[28]와 비판적 사고성향 등과 같은 대상자의 동기

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는 9주 이상의 중재가 필요하

다는 연구[10]를 고려할 때 추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재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기간에 관한 반복연구

가 필요하며, 온라인 하브루타 토의수업 설계 시 학습

자 간의 라포 형성과 동기유발을 위한 첨단 기술에 관

심을 갖고 적절한 학습보조도구의 활용을 고려해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2,14]. 다른 교수법들에 

비해 하브루타는 손쉽게 접근 가능하며 교과목의 내용

과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8].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비대면 비실시간 적용으로도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다양한 전공교과목에서 비대면 하브루타 뿐 아니라, 대

면 하브루타를 진행시에도 온라인 학습도구를 적절히 

활용하여 의사소통능력 향상 효과를 검증하는 반복연

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질적 

자료를 따로 수집하지는 않았지만 하브루타 활동지에 

간략하게 기술한 소감을 통해 학생들의 반응을 매 회 

관찰한 결과 학생들은 기존의 듣는 수업과 달리 누군가

를 가르치기 위해서 본인이 더욱 적극적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를 통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보며 수업의 중요한 내용을 되짚어보는 경험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비대면 하브루타에서

도 가능하며, 연구결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는 면

대면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했던 Jang[10]의 연구 결

과와 맥을 같이 하고, 온라인 줌을 활용한 하브루타 학

습법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상승에 유의

하다는 연구를 지지한다[11]. 

마지막 측정변수인 학습몰입은 비대면 하브루타 활

동 적용 후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을 통한 학습몰입을 측정한 선행

연구가 미비하여 논의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이 향상되었

다는 연구[9]와 학습자 질문중심 하브루타 수업이 예비

유아교사의 학업몰입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결과

[29]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에서 

학습몰입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요인이었

으며[18], 온라인 학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

습몰입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여야 함을 볼 때[14, 

27], 본 연구를 통해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은 간호대학

생의 학습몰입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상승에 유용한 학

습법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

들은 친구 가르치기, 짝 토론, 모둠 토론 및 친구가르치

기 하브루타 활동의 전 과정에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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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모둠 토론에서 우수한 문제

로 선정되기 위해 좋은 문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모습

을 보였고, 실제로 문제의 질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높

아짐을 확인하였다. 상위권의 학생들은 핵심을 간파하

는 설명과 만든 문제에 친구들의  댓글 칭찬을 받았다. 

하위권의 학생들은 상위권의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강

조한 내용을 통해 수업이해도가 향상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친구가르치기 하브루타를 통해서 친

구를 가르친다는 사실에 흥미와 책임을 가지고 즐겁게 

참여하였고, 이러한 노력들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

습몰입 향상에 반영되어 연구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하브루타 활동

은 효율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때 비대면 진행으

로도 학습몰입에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이라고 사료되

며, 반복연구를 통해서 근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하브루타 활동은 대면 

상황뿐 아니라 비대면 수업에서도 의사소통능력, 학업

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에서 효과적임을 확인한 점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학 전공교과

목에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을 적용하여,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

하기 위해 시도한 단일군 전후 설계연구이다. 연구결과 

패들렛을 활용한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은 간호대학생

의 의사소통능력(t=2.63, p=.010), 학업적 자기효능감

(t=2.16, p=.034) 및 학습몰입(t=4.27, p<.001)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학

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향상 방안으로 간호학 전공

수업에 비대면 하브루타 활동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는 일개 대학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의 제한이 따른다. 둘째, 단일군 

사전 사후 설계로 대조군에 대한 비교가 없었다는 점에

서 한계를 갖는다. 이에 추후 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등의 유사 실험 연구를 통해 효과에 대한 일반화를 모

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하브루타 활동을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

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플랫폼 활

용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

브루타 적용 시 대면과 비대면, 비대면 실시간과 비대

면 비실시간 간의 효과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여겨진다. 셋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무작

위 동등성 대조군 연구 및 적용시기, 기간, 회차에 따른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

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공교과목에서의 비

대면 하브루타 적용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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