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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적응 구성요인

을 탐색하고 구성요인 관련 문항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K 원격대학에서 교수, 연구위원, 튜터 등으로

재직 중인 25명을 전문가 패널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3차에 걸

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조사는 전문가 합의 과정으로 평균,

변이계수, 내용타당도비율(CVR), 합의도, 수렴도 등을 산출하여 전문가 합

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총 2개 영역(학업, 환경), 8개 구성요인(인

터넷과 스마트기기 활용, 원격대학 학사시스템 적응, 학습적응, 진로적응,

교육의 질과 서비스 만족, 소속감과 관계적응, 외부상황 관리, 신체‧정서적

응), 56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K 원격대학 재학생용 대학생활적응검사 최

종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의 합의를 통해 원격대학 성인

학습자를 위한 대학생활적응검사의 구성요인과 문항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서 큰 의의가 있다.

∙주요어: 원격대학, 성인학습자, 대학생활적응, 델파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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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원격교육은 발전해왔고,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을 거치

면서 원격교육이 보편화되었다. 원격대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원격대학에 대한 성인

학습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1970년대 초반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방

대학이 설립되었고, 이러한 개방대학 흐름과 함께 원격대학이 초기에는 학령기에 학업 기

회를 갖지 못했던 성인들에게 제공되는 대안적 고등교육의 기회로 인식되었다.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대학 졸업장에 대한 목마름으로 원격대학 교육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근래에는 직업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미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

는 성인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학습을 위해 원격대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1972년 설립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1997년에 대학에 들어온 신·편입생(88,406명) 중

신입생(51,589명)의 비율이 58.4%이고 편입생(38,817명)의 비율이 42.6%였다(한국방송통신대

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7). 그러나 25년 후인 2022년에는 신입생(11,283명)의 비율은

30.9%, 편입생(25,177명)의 비율은 69.1%로 변화하였다(남나라, 202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의 신·편입생의 전체적인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원격교육의 질적인

면에도 더 신경쓰게 되었다. 이렇게 원격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구성이 변화하면서, 과

거에는 성인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초점을 가지고 있던 원격대학들이 점차로 성인들의

학업 동기와 그 과정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원격교육 환경과 원격교육에 참여하

는 학생들의 변화에 따라, 원격대학은 성인학습자들의 학교 적응과정과 학습과정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를 갖게 되었다.

일반대학과 비교하여 원격대학에서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중도탈락이라고 하며, 중도탈락률은 재적학생

대비 중도탈락 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2023년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중도탈락 학생은

28,396명이었는데, 이는 재적생 대비 20.76%에 해당한다. 사이버대학교들의 중도탈락률이

이보다는 낮았으나, 이 역시 일반대학교의 중도탈락률보다는 높다. 일반대학교의 중도탈락

률은 한 자리 수인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사이버대학교의 중도탈락률은 모두 두 자리 수

이다. 예를 들어 재학생 수가 가장 많은 S 사이버대학교의 중도탈락률은 2023년 기준으로

16.18%이다(대학알리미, 2023). 원격대학 재학생들은 성인학습자이고 이들이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는 대표적인 이유는 ‘직업 및 가정생활 병행’이다(송선혜, 2023). 원격대학 중도탈락에

대학 연구들은 학생의 학업중단에 개인적 요소들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

러한 성인학습자의 개인적 요소를 대학 차원에서 조절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래의 원격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습자의 배경과 관련된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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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이 아닌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하고 있다. 학습 시작 전의 준비도,

학습과정에서의 전략과 몰입, 학습만족도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접근은 원격대학 성인학

습자들의 학업결과보다는 그들의 원격대학 학업 적응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원격대학에서

성인학습자들의 중도탈락 이후에 중도탈락의 이유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원격대학 성

인학습자들이 대학생활 중 대학생활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고찰은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그 자체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결국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찰

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K 원격대학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적응에 관련된 요인들

을 밝혀내고, 향후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여 필요한 조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 고안되었다. 대학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일반대학에서 폭넓게 진행되어 왔으나, 일반대학

의 청년기 전업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을 기반으로 원격대학의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은혜경·이은경·이자명, 2023). 원격대

학에서의 학습이 가진 특성과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이 가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격대

학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적응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대학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적응에 관련된 구인은 어떤 것이 있는

지, 각 구인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원격대학 성인학습자

의 대학생활적응 구인과 요인을 밝힘으로써, 원격대학 학습자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측정 및

진단하고, 더 나아가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적응

1.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적응

원격대학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적응 구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원격대학 대학생활적

응에 대한 연구들과 원격대학 학습과정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격대학 대

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탐색적 연구였으며,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

사를 실시하거나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영역과 문항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일반대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기초연구들이 축적되지 못한 원격대학에서의 대학생활

적응 내용을 발굴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는 10명 내외의 성인학습자들을 섭외하고 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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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하였다(윤혜순, 2018; 은혜경, 2018; 이은주, 2014). 심층 면접한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

을 통해, 윤혜순(2018)은 대학생활적응을 학업적응, 진로적응, 정서적응으로 구분하였고 각

적응 영역별로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은주(2014)는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단계적 상황과 적응과정을 분석하여 단계별 상황에서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학습

자의 특성을 드러내었다. 원격대학 학교적응도검사는 2009년에 개발되었는데(황매향 외,

2009), 연구진이 일반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학생활적응검사 문항에 대한 검토와 대학생

활 부적응 요인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학교적응의 세 영역(학업, 진로, 정서)을 설정하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개발하였다. 그러나 황매향 외(2009)의

연구는 이후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현시대의 원격대학 학교생활을 다 담지 못하는 부분

이 있고, 개발한 검사는 원래 원격대학 재학생을 위한 멘토링 효과성 검증을 위해 개발한

것이다. 멘토링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한 방법으로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고자 하였기 때문

에 대학생활적응을 다소 간단하게 측정하고자 하였다. 대학생활적응을 종합적으로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구인 도출 과정부터 원격대학 대학생활적응 구인을 좀 더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은 일반대학의 연구와 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

이 있으나, 성인들의 원격대학 학습과 관련된 것은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되어 직접적으로

연구된 것이 미미하여 성인학습자들의 원격대학 학습과 그 과정,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연

구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격대학 학습과정에 대한 연구는 이전에도 지속적으

로 관심을 받아온 주제이다. 과거에는 원격대학 학습에 개인들의 변인(성별, 직업, 연령, 경

제적 수준 등)이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초점이 있었다면, 근래에는 온라인학습에 대

한 데이터의 축적이 용이해지면서 온라인학습 그 자체와 그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연구의 내용과 방법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영역이다.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학습 관련 변인에는 학업준비도(권성연, 2018; 주형선 외,

2017), 학습전략(권성연, 2018), 학습시간 관리(박지우·임규연, 2023), 학업성취도(기노일·이

상준, 2018; 김현진, 2022; 배상준, 2023), 학습몰입(김지운, 2020), 학업만족도(채완순, 2021),

온라인 수업 수강(남나라·신안나·김서진, 2023; 남나라 외, 2021) 등이 있다.

일부 원격대학에서는 성인학습자들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멘토링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옥화·임연욱(2010)은 사이버대학의 중도탈락 감소를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

하였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재등록율, 프로그램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하

였다. 성인학습자의 원격학습 환경에서 준비도와 학습전략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들도 있는

데, 권성연(2018)은 이러닝 준비도와 이러닝 만족도 간에 상관이 있고 이것은 학습전략의

매개가 있음을 밝혔다.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업성취에 대한 연구에서 배상준(2023)은 성인학습자의 학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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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동기를 파악하고 자기주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였다. 성인학습자의 학업동기와 학업성취의 관계를 밝힌 김현진(2022)은 여러 학업동기 변

인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달라짐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업동기 변인

중에서도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많이 미친 변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었으며, 자기효능감

중에서 자기조절 효능감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수업과 교내 시스템 활용과 같은 여러 관련 변인들과 학업성취도

의 관계를 살펴본 기노일·이상준(2018)은 장애 여부, 학업컨설팅 여부, 연령대에 따라 학업성

취도가 달라졌고, 학업성취도와 학습참여도가 중간 정도의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강 프로파일을 분석한 남나라·신안나·김서진(2023)의 연구에서는 원격

대학 성인학습자를 초기집중형, 중간집중형, 시험집중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학습 프로파

일 유형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간집중형보다는 초기집중형과 중

간집중형이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며, 다음학기 등록 비율은 중간집중형에서 가장 높았다.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적응 요인들을 탐색하거나 관련된 변인들의 관계를 살핀

연구들은 있으나, 원격대학 대학생활적응 수준 측정을 목표로 하여 학업 관련 변인을 다룬

연구들은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원격대학

대학생활적응의 구인을 밝히거나 일반대학에서 사용된 검사도구를 원격대학에 적용하여 개

발한 경험은 있으나, 원격대학 대학생활적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들

의 집단적인 지성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구인을 합의한 바는 없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

에서는 원격교육 전문가들의 숙의와 합의를 통해 대학생활적응의 구인을 도출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였다.

2. 원격대학 대학생활적응 구성요인 탐구

대학생활적응검사는 Baker & Siryk(1984)의 연구에서 기원한 “SACQ(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가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들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Covid-19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학생들의 관계특성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대학생활적응검사를 활용하기도 하였고(Pravica, Čuljak, & Butković, 2022), 특

정 지역이나 특정 전공의 집단이 갖는 대학생활적응과 관련 변인들을 분석하거나(Ding &

Liao, 2024; Rifameutia & Malay, 2023; Umar, Kumazhege, & Lkama, 2023), 애착과 같은

특정한 심리적 특성이 대학생활적응과 갖는 관계를 밝히기도 하였다(Akanbi, 2024).

원격교육 상황에서의 대학생의 대학학업적응 측정도구에 대한 연구가 최근 브라질에서

있었다(Ferraz et al., 2023). 기존 대학학업적응 측정도구를 기본으로 하여 전문가 수정과

학생 설문을 통하여 원격교육에서의 대학학업적응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국내와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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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학생활적응검사(SACQ)에 기반한 측정과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격교육

에 적용된 혹은 원격교육기관에 적합한 사례는 여전히 미미한 상태이다.

일반대학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축적되어 있고, 관련된 변인

들이 상당 부분 드러나 있는 상태이나, 이를 기초로 하여 문항 수정과 요인분석과 같은 방

식으로 원격대학 특히, K대학 재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K대

학은 원격대학이지만 블렌디드(blended) 교육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학업과정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 다수가 전형적인 대학생 연령대

인 20대 초반의 일반대학과는 달리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학습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일반대학 재학생용 대학생활적응 검사도구에는 포함되지 않은 K대학 성인

학습자 대상의 대학생활적응 요소들을 탐색하고 도출하는 단계가 별도로 필요하다. 그리하

여 본 연구에서는 원격대학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적응 내용과 요소들을 도출하고 구성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학교에서 이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집단에게 묻는 델파이 방법

을 적용하였다.

델파이 방법(Delphi technique)은 집단의 의견을 조정·통합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

으로 미래 기술을 예측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들의 전

문성과 논리적 합의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해가는 패널식 조사연구 방법이다(이종성, 2001).

또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지식을 모으고 추출하는 구조화된 방법이며 전문가 집단을 통

한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 인식된다(Ziglio, 1996). 델파이 방법에서는 여러 전문가들

의 합의를 통해 목표로 하는 주제에 대한 집단적 의견을 형성하게 된다.

델파이 방법이 갖는 특성에는 반복되는 절차, 통제된 피드백, 응답자의 익명보장, 구조화

된 설문을 통한 반응 통제가 있다(박도순, 1992; 이종성, 2001; 이춘식, 2014). 연구진은 델

파이에 참여할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목표로 하는 내용을 다루는 일련의 설문지를 준비한

다. 설문의 내용은 넓은 주제부터 시작하여 전문가들 간에 수렴된 의견들을 기반으로 구체

적인 내용까지 좁히는 체계적인 구성을 갖는다. 전문가들은 서로 간에 알지 못하는 익명성

을 보장받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데에 외부적인 압박을 가지지 않게 된다. 설문의

회차가 진행되면 연구진은 이전 회차의 전문가 내용을 종합하여 제공하고, 이에 대한 검토

를 통해 전문가들은 자신의 응답을 수정하거나 보완해 나가게 된다(이춘식, 2014).

전문성에 대한 집단적 합의를 도출하는 장점을 가진 델파이 방법은 요인 탐색 및 도출

(박강현 외, 2019; 왕서진·제혜금, 2020; 유봉열·이원재, 2023; 정윤덕, 2022), 지표개발(강신

천·정현용, 2022; 정남해, 2020), 제도 개선이나 대안 개발(신성만·정여주·권선중, 2015; 이춘

식, 2014), 미래 예측(김종석·강진원, 2018)을 위한 여러 연구에 적용되었다. 델파이 방법은

일반인의 인식 정도를 넓게 묻는 것이 아니라, 타겟으로 잡은 주제의 내용이나 구성요인들

을 도출하고 그것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개발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특정한 제도에 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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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여 하나로 담아내는 데에도 델파이 방법이 적용되었으며, 특정 주

제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전문가들이 형성하여 정리해 가는 데에도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대학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나타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관

련 문항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격대학 성인학습자들의 대학

생활적응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원격대학과 원격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

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원격대학과 그 안의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전문

가 풀(pool)은 여러 기관에 존재하지 않고, 기관 안에 있는 직위와 역할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연구진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집이 가능하되 익명성이

보장되는 델파이 방법을 선택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델파이조사는 관련 전문가들의 합의 과정으로 의사결정 및 판단에 참여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종성, 2001). 본 연구는 국내 대표 원격

대학인 K대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생활적응검사의 구성요인 및 문항 개발이

목적이므로, 연구진은 전문가 패널 선정기준을 “K대 재직 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K대 재

학생 혹은, K대 재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관련 전문가라고 판단되는 K대 재직 교수와 연구

위원, 튜터”로 정하고, 교수와 튜터는 최대한 다양한 단과대학 및 학과 소속 교수와 튜터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처럼 K대 교직원 즉 교수, 연구위원, 튜터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기로 한 이유는 첫

째, K대가 일반대학이나 타 사이버대학과는 다른 독특한 학사일정과 학습시스템을 운영하

고 있기 때문이다. K대학은 일반대학과는 달리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학습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학습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타 사이버대와는 달리 원격대학임에도 불구

하고 오프라인 출석수업을 진행하는 등 온‧오프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블렌디드-러닝

(blended-learning)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K대 교수와 연구위원, 튜터가 K 원격대

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K대 각 학과에 소속된 교수와 튜터는 온‧오프라인으로 학생들을 직

접 가르치거나 지도‧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K대 부속시설인 F연구원에서 전임연

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연구위원은 매년 중도탈락 관련 정책연구나 학습법 특강 등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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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면서 K대 학생들을 조사, 면담, 가르치는 등 K대 학생들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수나 연구위원과는 달리, 튜터의 경우는 재직

경력이 5년 이상된 튜터가 없는 학과가 많았다. 연구진은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후 최소 4

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전문가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교육서비스 분야 전문성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김종범, 2008)를 참고하여, 튜터에 대해서는 “K대 재직 혹은, 강의 경력이 4

년 이상된 튜터”로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튜터 담당 부서에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였다. 마지

막으로, K대에 재직 중인 상담전공교수 4명을 별도로 포함시켰는데 이는 선행연구(김계현

외, 2005; 박정미 외, 2023; 선혜연·하창순, 2013; 이경아 외, 2008; 이정희 외, 2018; 이형국,

2022) 검토 결과, 대학생활적응검사는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전문가들이 학생들

의 대학생활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전문가인 상담

전공교수 또한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라고 판단하였기 때문

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전문가는 K대 각 학과 소속 교수 10명(상담전공

교수 4명 포함), 각 학과 소속 튜터 8명, K대 부속시설인 F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7명 등

총 25명이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연구책임자가 사전에 전화를 걸어 구두로 연구목적과

조사진행 과정 및 방법, 관련 선행연구 결과 등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동의를 받았다.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 즉, 전문가 패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7명

(28.0%)이었고 나머지 18명(72.0%)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연령대는 30대가 2명(8.0%), 40대

가 9명(36.0%), 50대가 13명(52.0%), 60대가 1명(4.0%)이었다. 학력은 석사(박사과정, 박사수

료 포함)가 7명(28.0%)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박사였다(15명, 72.0%). 전문가 패널의 K대 재

직 혹은, 강의 경력과 전공 등 상세 인적사항은 <표 1>과 같다.

연번 구분 직책 성별 연령대 학력 전공 K대 재직·강의 경력

1 A* 교수 여 50대 박사 심리학 13년

2 B* 〃 〃 40대 〃 교육학 11년 5개월

3 C* 〃 〃 50대 〃 교육학 10년

4 D* 〃 〃 40대 〃 인간발달가족학 4년 4개월

5 E 〃 〃 30대 〃 식품생명공학 7년

6 F 〃 남 40대 〃 보건학 5년 5개월

7 G 〃 〃 〃 〃 경제학 5년 6개월

8 H 〃 여 〃 〃 유아교육학 5년 5개월

9 I 〃 남 30대 〃 경영공학 5년 3개월

10 J 〃 여 40대 〃 불어불문학 5년 6개월

11 K 연구위원 여 50대 〃 교육학 14년 2개월

12 L 〃 남 40대 〃 교육공학 7년

<표 1> 델파이조사 전문가 패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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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및 조사도구

연구진은 25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

고, 각 차수별 조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각 델파이조사 설문지는 연구진이 대학생활적응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내용을 작성한 후,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함께 논의하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1) 1차 델파이조사

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K대 재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개념

정의, 대학생활적응검사 개발시 하위 구성요인 등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였다. 개방형 질문은 참여하는 전문가들에게 특정 과제나 문제에 대한 확산적 사고

와 직관적 판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검사도구의 요인 구성 등 전체적인 틀과 방향을 설정하

는 데 도움이 된다(박영민·김재웅, 2008). 따라서 1차 델파이조사 설문지에서는 K대 재학생

의 대학생활적응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 등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전문가 패널의 의견

을 수렴하였다.

그러나 델파이조사를 활용하여 구인 탐색이나 검사도구를 개발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효율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개방형 질문과 더불어 연구진이 구성한 가안을 함께 제

시하는 반구조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윤성혜·강명희, 2017; 이새별·황희숙, 2021). 이에

따라 연구진은 본 연구에서도 개방형 질문과 함께 가안을 활용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

기로 결정하고,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기존 검사도구의 구성요인을 검토하여 이를 유목화한

후(<표 2> 참조), 연구진 논의를 통해 ‘K대 재학생용 대학생활적응검사’에 포함될 구성요

인 가안을 만들었다(<표 3> 참조). 구성요인 가안에는 온라인 학습시스템 적응, K대 학습

13 M 〃 여 50대 〃 평생교육 14년

14 N 〃 〃 〃 〃 교육공학 15년

15 O 〃 〃 〃 〃 교육학 10년 1개월

16 P 〃 〃 〃 〃 평생교육 12년 8개월

17 Q 〃 〃 〃 〃 환경교육 12년

18 R 튜터 남 〃 박사수료 국어학 10년

19 S 〃 여 60대 석사 가정학 4년

20 T 〃 〃 50대 박사 언어학 8년

21 U 〃 남 〃 석사 농학 4년

22 V 〃 〃 〃 박사수료 컴퓨터 15년 8개월

23 W 〃 여 40대 박사과정 유아교육 5년 6개월

24 X 〃 〃 50대 석사 청소년교육 4년 5개월

25 Y 〃 〃 40대 박사수료 통계학 4년
*상담전공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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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적응, 관계 적응, 대학 애착, 공부 적응, 환경 적응, 심리 적응 등 8개 요인이 포함되

었으며, 이를 1차 델파이조사 설문지에 제시하여 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함께 수렴하

였다.

구성요인
선행연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학업

학업적응/대학공부적응 ● ● ● ● ● ● ● ●

학업활동/수업흥미 ● ●

학업수행/학업성취 ● ●

기초학습능력/자기주도학습 ●

학습관리/학습전략 ● ●

전공 및

학과

전공만족 ● ● ●

학과규정적응/전공자질평가 ●

진로
진로적응 ● ● ●

진로준비 ●

심리

및

정신

건강

심리적응/개인심리 ● ● ●

정서적응/정서안정 ● ● ● ● ● ●

심리적위기/정서적예민성 ● ● ●

우울/불안 ● ●

자아정체감/자기효능감 ●

감정조절능력/스트레스 ● ● ●

중독/역기능적태도 ● ●

관계

대인관계/학내외교류활동 ● ● ● ●

사회적응/사회체험 ● ● ● ● ● ●

학생-학생 관계/선배관계 ●

교수-학생 관계 ● ●

사회적지지/사회적유능성 ● ● ●

성인학생관계적응 ●

일반학생관계적응 ●

대학

환경

대학환경적응 ● ●

교육의질적응 ●

학교문화/대학만족 ● ●

외부

상황

외부상황적응 ●

가정/경제적 환경 ●
* ① Baker & Siryk(1984): 일반대학 신입생 대상, ② 이경아 외(2008): 일반대학생 대상, ③ 황매향 외(2009):

원격대학 성인학습자 대상, ④ 박진영(2009): 일반대학 성인학습자 대상, ⑤ 정은이·박용한(2009): 일반대학생

대상, ⑥ 박희석(2010): 일반대학생(관광 전공) 대상, ⑦ 선혜연·하창순(2013): 일반대학생(지방 중위권 대학)

대상, ⑧ 문희정(2018): 전문대학 신입생(항공서비스 전공) 대상, ⑨ 김광현·강성배(2016): 일반대학 신입생 대

상, ⑩ 이정희 외(2018): 일반대학 신입생 대상, ⑪ 최준섭(2020): 교육대학생 대상, ⑫ 박정미 외(2023): 일반

대학생 대상, ⑬ 이형국(2022): 일반대학생 대상

<표 2> 대학생활적응검사 개발 관련 선행연구의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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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성요인명 구성요인 개념 정의

1 온라인 학습시스템 적응 온라인 학습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없거나 필요시 활용하는 것

2 K대 학습시스템 적응 K대의 학사제도와 학습지원시스템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

3 관계 적응
K대 학교생활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다양한 관계(학교-학생, 교수-학생,

학생-학생 등)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

4 대학 애착 K대에 대한 소속감과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

5 공부 적응
학습에 필요한 전략과 기술을 갖추고 K대 학습과정에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하는 것

6 환경 적응 K대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외부환경과 자원을 관리하는 것

7 심리 적응 K대 공부를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 것

8 진로 적응 K대 공부를 자신의 진로나 경력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

<표 3> 연구진이 구성한 구성요인 가안

1차 델파이조사 설문지 서두에는 본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목적과 조사진행

과정, 회신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였으며, 다음으로 검사개발 및 요인 구성과 관련된 전

문가 패널의 의견을 묻는 21개 문항과 전문가 인적사항을 묻는 8개 문항 등 총 29개 문항

을 차례로 배치하였다(<표 4> 참조). 한편, 연구진 논의를 통해 관련 선행연구 내용은 가

독성과 응답 편의성, 전문가의 창의적 의견 제시 등을 고려하여 설문지에는 포함시키지않

되, 연구책임자가 전문가 패널에게 전화로 구두 설명하였으며, 전문가 패널이 요청하는 경

우에는 자료를 별도로 송부하였다. 1차 델파이조사 설문지는 이메일(e-mail)을 통해 전문가

패널에게 배부되었으며, 2023년 6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 이메일(e-mail)로 응답을 회신

받았다. 1차 델파이조사 응답률은 100.0%로 25명의 전문가 패널이 모두 응답을 회신하였다.

구분 내용 문항 형태
문항수

(개)

총문항수

(개)

1차

‘K대 재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의미 개방형 1

29
검사의 구성요인 관련 의견 개방형/평정형 19

기타 의견 개방형 1

전문가 인적사항 - 8

2차

1차 시안 구성요인의 적절성 평정형 27

143
1차 시안 구성요인에 대한 기타 의견 개방형 1

1차 시안 각 구성요인별 문항 구성의 적절성 평정형 102

각 요인별 문항 구성에 대한 기타 의견 개방형 13

3차

2차 시안 구성요인의 적절성 평정형 17

85

2차 시안 구성요인에 대한 기타 의견 개방형 2

2차 시안 각 구성요인별 문항 구성의 적절성 평정형 57

각 요인별 문항 구성에 대한 기타 의견 개방형 8

자유 의견 개방형 1

<표 4> 델파이조사 설문지 내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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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델파이조사

연구진은 1차 델파이조사 결과 수렴된 전문가 의견과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K대 재학

생용 대학생활적응검사 1차 시안(이하 ‘1차 시안’)’을 개발하고 1차 시안에 대한 적절성 검

토를 위해 2차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델파이조사 설문지는 1차 시안에 포함된 구

성요인과 문항에 대한 적절성을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하였으며, 구성

요인 적절성은 각 구성요인의 대표성, 명확성, 포괄성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구성

요인 대표성이란 각 구성요인이 K대 재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특성을 잘

대표하고 있는지를 말하며, 명확성은 각 구성요인의 명칭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한 정도를,

포괄성은 전체 구성요인이 K대 재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함에 있어 측정 내용을 충분

히 포괄하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또한, 각 구성요인과 요인별 문항에 대한 적절성 평가 후

에는 각 요인과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서술형으로 작성할 수 있는 기타 의견란을 포

함하여 전문가들이 1차 시안의 구성요인과 문항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편, 연구진은 2차 델파이조사 설문지를 개발한 후, 설문지 내용 검토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자문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남성 1명, 여성 2명 등 총 3명으로

모두 타 대학에서 상담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학생활적응검사 개발 및 델파이조사

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51.3세였으며, 교수 경력은 평균 13년 1개

월, 상담 경력은 평균 24년 3개월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2차 델파이조사

설문지는 구성요인 적절성을 평가하고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28개 문항과, 문항 적절성을

평가하고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115개 문항 등 총 14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진은 이메일(e-mail)을 사용하여 2차 델파이조사 설문지를 배포하고, 2023년 8월 4일

부터 8월 25일까지 전문가들의 응답을 회신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가 평정을 빠트린

내용이 있다면 재요청하는 등 전화, 이메일(e-mail), 문자 등을 통해 전문가 응답 회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25명의 전문가가 모두(100.0%) 응답을 회신하였다.

3) 3차 델파이조사

3차 델파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2차 델파이조사 결과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1차 시안을 수정한 ‘방송대 재학생용 대학생활적응검사 2차 시안(이하 ‘2차 시안’)’

을 개발하였으며, 2차 시안의 구성요인과 문항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3차 델파이조사 설

문지를 개발하였다. 3차 델파이조사 설문지 서두에는 연구목적과 회신기간 등을 안내하였

으며, 2차 델파이조사 결과 및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1차 시안이 2차 시안으로 수정된

과정과 수정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3차 델파이조사 설문지에는 2차 델파이조

사 결과 즉, 전문가 패널이 평가한 구성요인과 문항 적절성 평균(M) 및 최빈값, 전문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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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적절성 평정값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전문가가 자신과 타 전문가의 점수를 비교하

여 확인한 후 3차 델파이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3차 델파이조사 설

문지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는 평정형 질문들로 구성하되, 각 구성요인과 문

항에 대한 의견을 추가 서술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도 일부 포함하였다. 3차 델파이조사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은 구성요인 적절성 평가 문항 19개, 문항 구성에 대한 적절성 평가

문항 65개 등 총 85개였으며, 3차 델파이조사는 2023년 9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이메

일(e-mail)로 실시하였고, 전문가 패널 전원이 응답을 회신하였다.

3. 자료분석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K대 재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의미

와 개념정의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서술형 의견을 유목화하였으며, 연구진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한 ‘K대 재학생용 대학생활적응검사 구성요인 가안’의 각 요인별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평가 결과 즉,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한 구성요인

추가 및 요인 구조 변경에 대한 전문가 의견 빈도수를 구하였으며, 검사 실시 등과 관련된

기타 의견도 유목화하였다.

한편, 2차 및 3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Lawshe(1975)가 개발한 내적

타당도 산출 공식인 내용타당도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산출하였다. CVR은

참여 전문가 수에 따라 만족해야 하는 최소값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최소값 이상이 되었

을 때 요인과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5>는 델파이

전문가 패널 수에 따른 CVR의 최소값을 보여주는데(Lawshe, 1975), 본 연구에서 델파이

전문가 패널의 수는 25명으로 이에 해당하는 CVR 최소값은 .37이었다.

전문가수

(명)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0 25 30 35 40

CVR

최소값
.99 .99 .99 .75 .78 .62 .59 .56 .54 .51 .49 .42 .37 .33 .31 .29

<표 5> 델파이 전문가 수에 따른 CVR 비율의 최소값(p<.05)

또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합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수렴도(degree of convergence)

와 합의도(degree of consensus)를 산출하였다(강용주, 2008; 이종성, 2001). 수렴도는 전문

가 의견이 한 점에 모두 수렴하였을 때 0의 값을 가지며, 의견의 편차가 클 경우 그 값이

커진다. 반대로 합의도는 전문가 의견이 완전히 합의했을 때 1의 값을 가지며, 의견의 편차

가 클 경우 그 값이 감소한다. 수렴도와 합의도는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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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는데(이종성, 200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김미진, 2018; 이건남·정철영, 2009; 장성구·권치순, 2014)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수렴도가 .50 이하, 합의도가 .75 이상일 경우에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이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델파이조사 후 추가 설문의 필요에 대한 판단 즉, 안정도(stability)에 대한

판단은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nce)를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반복되는 설문과정 속에

서 전문가 패널의 설문응답 차이가 적어 응답 일치성이 높다면 안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본

다(강용주, 2008). 변이계수는 표준편차를 산술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변이계수가 .50 이하

인 경우,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 설문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

로 본다(노승용, 2006). 변이계수가 .50～.80인 수준이면 비교적 안정적이라 판단하고, .80 이

상이 되면 추가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노승용, 2006).

Ⅳ. 연구결과

1. 1차 델파이조사 결과

우선, 개방형 질문으로 제시된 ‘K대 재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이 의미하는 바’에 전문가 패

널의 서술형 답변을 의미 단위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차 델파이조사 결과 제시된 전문

가 의견은 연구진이 제시한 가안의 구성요인 분류체계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K대 재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이 의미하는 바를 다

양한 내용으로 기술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공부 적응’과 ‘K대 학습시스템 적응’ 관련 내용

으로 응답한 전문가가 각각 20명(80.0%)과 19명(76.0%)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 애착’과 ‘진

로 적응’ 관련 내용으로 응답한 전문가는 각각 3명(12.0%)과 2명(8.0%)으로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연구진이 구성한 가안에 포함된 각 구성요인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필요성 및

중요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구진이 구성한 가안에 포함된 8개 구성요인의

필요성과 중요성 평균이 3.56점 이상 혹은, 3.44점 이상으로 모두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

났다. 8개 구성요인 중 필요성 평균이 가장 높았던 요인은 ‘온라인 학습시스템 적응’과 ‘K

대 학습시스템 적응’이었으며(M=4.72, SD=.542), ‘대학 애착’이 가장 낮았다(M=3.56,

SD=.821). 중요성 평균은 ‘K대 학습시스템 적응’이 가장 높았고(M=4.72, SD=.557), ‘관계 적

응’(M=3.44, SD=.96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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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대표 내용
인원

(비율)

가안 관련

구성요인

1
-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 원격 매체를 활용하는 것

- 일반대학과는 다른 온라인 학습에 적응하는 것

7명

(28.0%)

온라인

학습시스템

적응

2

- K대 학사제도 및 학습시스템을 이해하는 것

- K대 학사운영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K대 수업방식을 이해하고 학사일

정에 맞게 학습할 수 있는 상태

19명

(76.0%)

K대

학습시스템

적응

3
- 학과 교수 및 학생들과 교류하며 대학생활에서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것

- 교수-학생 간 관계를 이해하고 적절한 상호작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

10명

(40.0%)
관계 적응

4
- 재학생 자신의 요구, 필요와 K대 교육내용이 일치하는 것

-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는 것

3명

(12.0%)
대학 애착

5

- 진행되는 수업을 잘 따라가는 것

- 학과 및 전공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학업성취를 이루는 것

- 학습활동을 지속하여 교과목 학점이수가 가능한 것

- 학업을 무리없이 수행하여 자신이 원하는 학습목표를 성취하는 것

20명

(80.0%)
공부 적응

6

- 일 또는 가정과 학업을 잘 병행하여 관리하는 것

- 자신의 평소(직장, 가정) 생활과 대학생으로서의 삶을 균형있게 조율할 수 있는 것

-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개인 삶과 일상에 ‘공부하는 일’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

- 재학생의 일-생활-학습의 균형을 유지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

10명

(40.0%)
환경 적응

7

-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황

- 정서적응: K대의 원격학습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혼자서

학습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을 적절히 잘 다룰 수 있는 것

5명

(20.0%)
심리 적응

8

- K대 재학생이 대학교육을 통해 직업목표를 설정하고, 학습한 내용을 직업생활

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 대학에서 학업과 친구관계, 진로준비 등을 하는 것

2명

(8.0%)
진로 적응

<표 6> ‘K대 재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의미’에 대한 전문가 답변(서술형)

연번 구성요인명
필요성 중요성

M SD M SD

1 온라인 학습시스템 적응 4.72 .542 4.68 .557

2 K대 학습시스템 적응 4.72 .542 4.72 .542

3 관계 적응 3.64 .907 3.44 .961

4 대학 애착 3.56 .821 3.48 .823

5 공부 적응 4.36 .638 4.28 .678

6 환경 적응 3.88 1.092 3.88 1.054

7 심리 적응 3.80 1.000 3.84 .898

8 진로 적응 3.84 .850 3.92 .640

<표 7> 검사 구성요인 가안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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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문가들은 연구진이 가안을 통해 제시한 구성요인 이외에 추가할 요인으로, 문해

력과 비판적 사고력, 학업성취, 문제대응역량(혹은, 회복탄력성), 대학 학업에 대한 이해, 가

정 및 직장생활 적응, 자기관리능력, 디지털기술활용, 생활-학습 균형, 스트레스 관리, 동료

학습자와의 협업(혹은, 온라인 협업 능력), 전공학업역량, 대학문화적응, 전자매체이용능력,

컴퓨터기기적응, 건강(체력)적응 등을 제안하였다. 추가할 요인이 없다고 답변하거나 추가

요인을 제시하지 않은 전문가는 총 15명(60.0%)이었으나, 연구진이 제시한 구성요인의 통

합, 분리 등 구성요인 구조의 재구성을 제안한 전문가는 총 20명으로 전체 80%를 차지하였

으며, 일부 전문가는 심리적응을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건강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

적 요인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K대 재학생용 대학생활적응검사 1차 시안(이후 ’1차 시안’)’을 개발하였다.

연구진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K대 재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원격대학 학습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요구되는 학습과제를 수행하고 학습환경을 관리함으로써 학생으로

서의 소속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학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1차 델파이조사 설문지

에서 제안한 구성요인 가안을 수정하고 재구성하였다. 연구진이 1차 델파이조사 설문지에

서 제시한 구성요인 가안은 8개 요인이 일차원적으로 나열된 구조였으나,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학업, 환경, 정신건강 등 3개 영역별 총 13개 요인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구조로 수정하였다.

즉,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4개 요인은 ‘학업’ 영역으로 구분

하였으며, 직접적인 학업 수행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학업수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제

외한 4개 요인은 ‘환경’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영역에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학업이나 환경 적응을 위해 기초적으로 필요한 심리상태 및 정신건강 수준을 구

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5개 요인을 배치하였으며, 전문가 패널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요

인의 명칭을 수정하였다.

또한, 대학생활적응검사 및 정신건강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각 요인별 문항을 개발·

배치하였는데 각 요인별 문항수는 총 102개였다. 연구진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선행연구에

서 사용된 문항을 그대로 선정하거나 K대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K대 상

황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은 신규로 개발하여 추가하였다. 각 구성요인

별 문항 추출시 참고한 자료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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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구성요인 문항수 문항 선정시 참고자료

학업

스마트 미디어 적응 8 이동주 외(2018), 양유정 외(2020)

원격대학 학사시스템 적응 8 이동주 외(2018), 이해주·황매향·권진희(2009)

학습 적응 14
김해경·지은림(2015), 선혜연·하창순(2013), 이경아 외(2008),

이윤정(2000), 이해주·황매향·권진희(2009), 황매향 외(2009)

진로 적응 6 양유정 외(2020), 황매향 외(2009)

환경

대학 만족 13 문희정(2018), 양유정 외(2020), 현진원(1992)

소속감과 관계 적응 7 양유정 외(2020), 현진원(1992)

학습환경 관리 8 박진영(2009), 양유정 외(2020), 주형선 외(2017)

신체 적응 6 박진영(2009), 선혜연·하창순(2013), 이윤정(2000)

정신

건강

우울 8

김종남 외(2018), 박승진 외(2010), 박정미 외(2023), 박희석

(2010), 선혜연·하창순(2013), 이순묵 외(2018), 최태진·백유미

(2019)

불안 7
박희석(2010), 원호택·박현순·권석만(1995), 유은승·안창일·박

기환(2007), 최명희·김진숙(2019), 최태진·백유미(2019)

중독 5
권선중·김예나(2019), 박경우·정혜인·정홍진(2021), 박정미 외

(2023), 이영호(2004), 조성훈·권정혜(2017)

위기 6
고선주·유성은(2020), 김소정 외(2019), 박정미 외(2023), 이혜

선·권정혜(2009)

정신증 6 Capra et al.(2013), Kim et al.(2020)

<표 8> 1차 시안 각 구성요인별 문항 선정시 참고자료

2. 2차 델파이조사 결과 

2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전문가 패널이 평가한 구성요인의 적절성(대표성, 명확성, 포괄

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표 9>에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노승용, 2006; 이종성,

2001; Lawshe, 1975)에 의하면 평균값 4.0 미만, 변이계수 .50 이상, 내용타당도비율(CVR)

값은 본 연구의 패널수(25명)를 고려하여 .37 이하, 합의도 .75 미만, 수렴도 .50 미만인 경

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요인이 K대 재학생의 대학생활적응 특성을 잘 대표하고

있는지를 묻는 대표성 평정 결과, 위 수치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요인

은 신체적응, 우울, 불안, 중독, 위기, 정신증 등 모두 6개였다. 전문가 패널의 평정 결과를

반영하여 이들 요인 중 정신건강 영역에 속한 5개 요인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선행연구(문

희정, 2018; 박진영, 2009; 박희석, 2010; 정은이·박용한, 2009; Baker & Siryk, 1984)를 참고

하여 ‘신체적응’ 요인은 심리·정서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신체‧정서적응’ 요인으로 수정하

였다. 위 선행연구에서는 피로감, 수면의 질, 건강상태 등을 묻는 신체 관련 문항과 심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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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련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있으며, 박진영(2009)의 연구에서는 신체 관련 문항

과 심리·정서 관련 문항이 함께 포함된 요인을 ‘심리육체적응’으로 명명한 바 있다.

한편, 구성요인의 명칭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명확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명확성 평정

결과는 진로적응, 대학만족 등 3개의 요인의 평균(M), 내용타당도(CVR) 등이 기준치에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준치를 통과한 일부 요인에 대해서도 요인

명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전문가 평정 결과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요인

명을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스마트 미디어 적응’은 ‘인터넷과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대학

영역 구성요인 기준 M SD 최빈치 CVR 합의도 수렴도
변이

계수
비고

학업

스마트미디어

적응

대표성 4.72 .46 5.00 1.00 .80 .50 .10 요인명

수정명확성 4.36 .81 5.00 .76 .80 .50 .19

원격대학

학사시스템 적응

대표성 4.84 .37 5.00 1.00 1.00 .00 .08
-

명확성 4.76 .44 5.00 1.00 1.00 .00 .09

학습적응
대표성 4.56 .51 5.00 1.00 .80 .50 .11

-
명확성 4.48 .71 5.00 .76 .80 .50 .16

진로적응
대표성 4.12 .73 4.00 .60 .75 .50 .18

-
명확성 4.00 .91 5.00 .36 .50 1.00 .23

환경

대학만족
대표성 4.36 .76 5.00 .84 .75 .50 .17 요인명

수정명확성 4.16 .99 5.00 .36 .60 1.00 .24

소속감과

관계적응

대표성 4.24 .72 4.00 .68 .75 .50 .17
-

명확성 4.36 .76 5.00 .68 .80 .50 .17

학습환경관리
대표성 4.44 .71 5.00 .76 .80 .50 .16 요인명

수정명확성 4.16 .99 5.00 .52 .75 .50 .24

신체적응
대표성 4.04 .89 5.00 .44 .50 1.00 .22 요인명

수정명확성 3.80 1.04 3.00 .04 .50 1.00 .27

정신

건강

우울
대표성 4.00 1.00 5.00 .36 .50 1.00 .25 요인

삭제명확성 4.56 .51 5.00 1.00 .80 .50 .11

불안
대표성 4.12 .83 5.00 .44 .50 1.00 .20 요인

삭제명확성 4.56 .51 5.00 1.00 .80 .50 .11

중독
대표성 3.72 1.17 5.00 .20 .50 1.00 .32 요인

삭제명확성 4.48 .65 5.00 .84 .80 .50 .15

위기
대표성 3.44 1.16 3.00 -.12 .67 .50 .34 요인

삭제명확성 3.80 1.04 4.00 .36 .50 1.00 .27

정신증
대표성 3.56 1.19 4.00 .20 .75 .50 .34 요인

삭제명확성 4.04 .84 4.00 .68 .75 .50 .21

포괄성 4.40 .65 5.00 .84 .75 .50 .15 -

<표 9> 2차 델파이조사 결과: 구성요인 적절성 평정 결과 (n=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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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은 ‘교육의 질과 서비스 만족’으로, ‘학습환경 관리’는 ‘외부상황 관리’로 변경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영역 및 요인별 문항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적절성 평가 결과는 <표

10>, <표 11>과 같다. 102개 문항 중 평균(M), 내용타당도비율(CVR), 합의도, 수렴도 등의

값이 기준치를 통과하지 못한 문항은 총 38개였으며, 전문가들은 각 문항과 관련하여 내용

수정 및 통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각 문항에 대한 이러한 전문가 평정

결과와 의견을 반영하여 평균(M), 내용타당도비율(CVR) 등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문

항은 삭제하였으며, 기준치를 통과한 문항이라 하더라도 각 문항별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문항을 수정하였다. 전문가 의견에 따라 비슷한 내용의 문항을 통합할 경우에는

평균(M), 내용타당도비율(CVR) 등의 수치가 보다 양호한 쪽으로 통합하였다. ‘신체‧정서적

응’ 요인에는 기존 ‘신체적응’ 요인에 속한 문항 외에, 삭제한 정신건강 영역에 속한 문항

중 각종 수치가 적절했던 문항이나 정서적응 관련 타 선행연구(김종남 외, 2018; 박승진 외,

2010; 원호택·박현순·권석만, 1995; 최태진·백유미, 2019; 황매향 외, 2009)를 참고하여 9개

문항을 추가하였다.

영역 구성요인
문항

번호
M SD

변이

계수
최빈치 CVR 합의도 수렴도 비고

학업

인터넷과

스마트기기

활용*

1.1 4.48 .82 .18 5.00 .76 .80 .50 수정

1.2 4.32 .85 .20 5.00 .68 .80 .50 -

1.3 4.64 .64 .14 5.00 .84 .80 .50 수정

1.4 4.32 .85 .20 5.00 .68 .80 .50 삭제

1.5 3.80 .96 .25 4.00 .36 .75 .50 삭제

1.6 4.72 .54 .11 5.00 .92 1.00 .00 수정

1.7 4.28 .89 .21 5.00 .60 .80 .50 수정

1.8 4.44 .87 .20 5.00 .68 .80 .50 수정

원격대학

학사시스템

적응

2.1 4.44 .71 .16 5.00 .76 .80 .50 수정

2.2 4.56 .58 .13 5.00 .92 .80 .50 수정

2.3 4.64 .57 .12 5.00 .92 .80 .50 -

2.4 4.48 .71 .16 5.00 .76 .80 .50 수정

2.5 4.40 .71 .16 5.00 .76 .80 .50 수정

2.6 4.64 .57 .12 5.00 .92 .80 .50 -

2.7 4.24 .93 .22 5.00 .52 .80 .50 수정

2.8 4.12 .78 .19 4.00 .52 .75 .50 수정

학습적응

3.1 4.16 1.03 .25 5.00 .44 .60 1.00 수정

3.2 4.28 .89 .21 5.00 .60 .80 .50 -

3.3 4.48 .51 .11 4.00 1.00 .75 .50 -

<표 10> 2차 델파이조사 결과: 학업 영역의 각 문항별 적절성 평정 결과 (n=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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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구성요인
문항

번호
M SD

변이

계수
최빈치 CVR 합의도 수렴도 비고

학업

학습적응

3.4 3.96 .98 .25 5.00 .20 .50 1.00 삭제

3.5 3.84 1.03 .27 3.00 -.04 .33 1.00 삭제

3.6 3.96 .93 .24 4.00 .44 .50 1.00 삭제

3.7 3.92 .86 .22 4.00 .36 .50 1.00 삭제

3.8 4.32 .95 .22 5.00 .68 .80 .50 삭제

3.9 4.44 .77 .17 5.00 .84 .80 .50 -

3.10 4.20 .91 .22 5.00 .68 .75 .50 -

3.11 4.44 .58 .13 5.00 .92 .75 .50 수정

3.12 4.38 .71 .16 5.00 .68 .78 .50 수정

3.13 3.76 1.05 .28 4.00 .28 .50 1.00 삭제

3.14 4.36 .81 .19 5.00 .76 .80 .50 -

진로적응

4.1 4.36 .81 .19 5.00 .76 .80 .50 수정

4.2 4.56 .58 .13 5.00 .92 .80 .50 -

4.3 4.36 .64 .15 4.00 .84 .75 .50 -

4.4 4.40 .58 .13 4.00 .92 .75 .50 -

4.5 4.04 .89 .22 4.00 .60 .75 .50 -

4.6 4.20 .91 .22 5.00 .52 .75 .50 수정
*수정한 요인명

영역 구성요인
문항

번호
M SD

변이

계수
최빈치 CVR 합의도 수렴도 비고

환경

교육의질과

서비스만족*

5.1 4.48 .65 .15 5.00 .84 .80 .50 수정

5.2 4.20 1.04 .25 5.00 .60 .80 .50 수정

5.3 4.28 .98 .23 5.00 .68 .80 .50 삭제

5.4 4.20 1.08 .26 5.00 .52 .80 .50 수정

5.5 3.84 1.07 .28 5.00 .20 .50 1.00 삭제

5.6 4.24 .93 .22 5.00 .52 .80 .50 수정

5.7 4.04 .73 .18 4.00 .52 .75 .50 삭제

5.8 4.16 .85 .20 4.00 .60 .75 .50 통합

5.9 4.40 .58 .13 4.00 .92 .75 .50 통합

5.10 4.36 .64 .15 4.00 .84 .75 .50 통합

5.11 4.60 .58 .13 5.00 .92 .80 .50 수정

5.12 4.36 .64 .15 4.00 .84 .75 .50 통합

5.13 4.00 1.08 .27 5.00 .36 .50 1.00 삭제

소속감과

관계적응
6.1 4.52 .59 .13 5.00 .92 .80 .50 수정

<표 11> 2차 델파이조사 결과: 환경 영역의 각 문항별 적절성 평정 결과 (n=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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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구성요인
문항

번호
M SD

변이

계수
최빈치 CVR 합의도 수렴도 비고

환경

소속감과

관계적응

6.2 4.32 .90 .21 5.00 .76 .80 .50 -

6.3 4.20 1.08 .26 5.00 .60 .80 .50 -

6.4 3.92 .91 .23 4.00 .28 .50 1.00 삭제

6.5 4.24 .83 .20 5.00 .68 .75 .50 수정

6.6 4.04 1.06 .26 5.00 .44 .50 1.00 삭제

6.7 4.20 .96 .23 5.00 .60 .75 .50 수정

외부상황

관리*

7.1 4.56 .71 .16 5.00 .76 .80 .50 통합

7.2 4.16 1.07 .26 5.00 .52 .80 .50 -

7.3 4.52 .77 .17 5.00 .84 .80 .50 -

7.4 4.36 .64 .15 4.00 .84 .75 .50 -

7.5 4.04 1.06 .26 5.00 .44 .50 1.00 -

7.6 4.17 .96 .23 5.00 .52 .75 .50 통합

7.7 4.12 1.01 .25 5.00 .44 .50 1.00 통합

7.8 4.48 .65 .15 5.00 .84 .80 .50 -

신체‧정서

적응*

8.1 3.40 1.29 .38 4.00 .20 .50 1.00 삭제

8.2 3.52 1.23 .35 4.00 .20 .50 1.00 삭제

8.3 4.24 .72 .17 4.00 .68 .75 .50 -

8.4 3.96 1.02 .26 4.00 .52 .75 .50 삭제

8.5 3.80 1.19 .31 4.00 .44 .50 1.00 삭제

8.6 4.28 .84 .20 5.00 .68 .75 .50 -

9개 문항 추가
*수정한 요인명

3. 3차 델파이조사 결과 

3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패널의 구성요인 적절성(대표성, 명확성, 포괄성)에

대한 평정 결과는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8개 각 요인의 대표성과 명확성, 포괄성

모두 평균이 4.0 이상이었으며, 변이계수는 .5 미만, 합의도는 .75 이상, 수렴도는 .5 이하, 내

용타당도비율(CVR)은 .37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이 기준치 이상이었다. 이것은

전문가 패널이 구성요인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 25명의 적절성 평정 결과를 살펴보면, 1개 문항을 제외

한 모든 문항이 평균(M), 내용타당도비율(CVR), 합의도, 수렴도가 기준치에 도달하여 전문

가들은 1개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변이계

수 또한 .09에서 .23 사이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추가 설문이 필요치 않음

을 알 수 있다. 연구진은 3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의도와 수렴도가 기준치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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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문항인 “요즘 내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다.”를 삭제하였으며, 전문가들이 작성한

서술형 의견을 참고하여 2개 문항을 추가로 수정하였다.

<표 12> 3차 델파이조사 결과: 구성요인 적절성 평정 결과(n=25)

영역 구성요인 기준 M SD 최빈치 CVR 합의도 수렴도
변이

계수

학

업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활용

대표성 4.76 .44 5.00 1.00 1.00 .00 .09

명확성 4.80 .41 5.00 1.00 1.00 .00 .09

원격대학

학사시스템 적응

대표성 4.76 .44 5.00 1.00 1.00 .00 .09

명확성 4.76 .44 5.00 1.00 1.00 .00 .09

학습적응
대표성 4.68 .56 5.00 .92 .80 .50 .12

명확성 4.76 .44 5.00 1.00 1.00 .00 .09

진로적응
대표성 4.32 .80 5.00 .76 .75 .50 .19

명확성 4.24 .72 4.00 .68 .75 .50 .17

환

경

교육의질과

서비스 만족

대표성 4.72 .46 5.00 1.00 .80 .50 .10

명확성 4.60 .87 5.00 .92 .80 .50 .19

소속감과 관계적응
대표성 4.36 .91 5.00 .84 .80 .50 .21

명확성 4.40 .96 5.00 .76 .80 .50 .22

외부상황 관리
대표성 4.48 .71 5.00 .92 .80 .50 .16

명확성 4.36 .70 5.00 .76 .75 .50 .16

신체‧정서적응
대표성 4.28 .94 5.00 .76 .75 .50 .22

명확성 4.20 .96 5.00 .68 .75 .50 .23

포괄성 4.72 .46 5.00 1.00 .80 .50 .10

3차 델파이조사 결과로 최종 확정된 ‘K대 재학생용 대학생활적응검사’는 학업 및 환경

등 2개 영역에 속한 총 8개 요인, 5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구성요인 및

요인별 문항 내용은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영역 요인 문항

학업

인터넷과

스마트기기

활용

(6문항)

1. 인터넷 또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학습자료나 정보를 찾을 수 있다.

2. 검색한 학습자료나 정보를 PC나 인터넷 클라우드 등에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다.

3. 문서작성 프로그램(글, MS-Word 등)으로 문서를 작성, 편집, 업로드할 수

있다.

4. 온라인 환경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저작권 등을 준수하고 있다.

5. 유노캠퍼스(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없다.

6.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표 13> 3차 델파이조사 결과: K대 재학생용 대학생활적응검사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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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요인 문항

학업

원격대학

학사시스템

적응

(8문항)

7. 매 학기 수강신청과 등록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8. 다양한 수업형태(매체강의, 출석수업, 계절수업 등)를 구분하고 신청할 수 있다.

9.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튜터링, 멘토링, 도서관 프로그램, 각종

특강 등)을 신청 혹은, 활용할 수 있다.

10.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사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11. 학교 안내 전화(1577-9995), 챗봇/인터넷 상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2. 시험 종류(중간/기말/출석수업/출석수업대체 시험 등)와 실시방법(출석온라인

시험, 과제물 등)을 이해하고 있다.

13. 우리 대학을 졸업하는 데 필요한 학점취득 방법과 졸업요건을 알고 있다.

14. 학사일정을 제때 따라가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다. (re)

학습적응

(8문항)

15. 공부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이 즐겁다.

16.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목적이나 목표가 뚜렷하다.

17. 우리 대학에서 얻은 학업적 성취나 성적에 만족한다.

18. 강의나 교재 내용을 이해하고 진도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

19. 보고서나 과제물 작성법을 잘 모르겠다. (re)

20. 보고서나 과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re)

21.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 (re)

22.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 휴학을 고려 중이다. (re)

진로적응

(6문항)

23. 나의 흥미나 적성, 능력 등을 알고 있다.

24. 졸업 후 계획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다.

25. 진로와 관련하여 역할모델이 있다.

26. 소속 학과의 졸업 후 진로 및 전망에 대해 알고 있다.

27. 학과(전공) 공부가 나의 흥미나 적성에 잘 맞는다.

28. 우리 대학(혹은, 학과) 공부가 나의 경력개발과 생애설계에 도움이 된다.

환경

교육의질과

서비스만족

(7문항)

29.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의의 질에 만족한다.

30.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에 만족한다.

31. 대학에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유노캠퍼스, 학사정보 포털 등)에 만족한다.

32. 우리 대학의 학생 서비스에 만족한다.

33.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34. 우리 대학에 다니기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35. 우리 대학을 졸업할 생각이다.

소속감과

관계적응

(5문항)

36. 우리 대학이나 내가 속한 학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37. 우리 대학(또는 학과)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38. 우리 대학(또는 학과)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39. 학교 소식이나 정보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공유하는 관계(동료 학생, 선후배,

교직원 등)가 있다.

40. 대학 생활을 하면서 모르는 게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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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요인 문항

환경

외부상황

관리

(6문항)

41. 내 주변에는 나의 대학 생활을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

42. 내 가족들은 내가 공부하는 것을 이해하고 지지해 준다.

43.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되거나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44. 대학에 다니는 데 있어서 나를 둘러싼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re)

45. 가정일이나 직장일 때문에 대학 생활을 병행하기가 어렵다. (re)

46. 여러 역할(부모, 자녀, 근로자, 학생 등)을 수행하느라 힘들다. (re)

신체·정서

적응

(10문항)

47. 요즘 건강상태가 좋은 것 같다.

48. 나는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49. 요즘 행복한 편이다.

50. 요즘 내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느낀다.

51. 최근 들어 피곤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re)

52. 요즘 기운이 없고 의욕이 없다. (re)

53. 요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re)

54. 최근에 기분이 우울하고 울적하다. (re)

55. 요즘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다. (re)

56. 최근 들어 너무 쉽게 화가 나곤 한다. (re)

주. re: 역채점 문항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적응 구성요인을 탐색하고

구성요인 관련 문항을 개발하고자 델파이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K 원격대학에

서 교수, 연구위원, 튜터 등으로 재직 중인 25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한 후 총 3차례에 걸

쳐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델파이조사 진행 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전문가 합의 수준을 평

정하였다. 그 결과, 원격대학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적응은 학업과 환경의 두 개 영역으

로 구분되었으며, 각 영역별로 4개의 구성요인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학업 영역에서

는 인터넷과 스마트기기 활용, 원격대학 학사시스템 적응, 학습적응, 진로적응, 환경 영역에

서는 교육의 질과 서비스 만족, 소속감과 관계적응, 외부상황 관리, 신체‧정서적응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 또한 제작되었는데, 한 요인 당 최소 5개부터

최대 10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적응이란 구체

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의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이며,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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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평정하기 위한 검사도구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검사도구를 최적화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원격대

학의 재학생 적응 및 중도탈락 방지는 해외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로, 원격대학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노

력이 원격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학문적인 표준 및 학습기회의 질 관리, 학생들

의 중도탈락 예방, 학습지원을 통한 학업적응 향상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

명진·정영숙, 2012; 신나민, 2005).

본 연구는 전문가 패널이 제시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타당도 분석 등을 통해 구성요인

과 문항을 추출하고 검사를 구조화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적응 평정을 위한 검사의 측정도구로서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척도 개

발 방법론, 델파이기법과 실증적 검증 연구 등, 검사개발 과정을 정교화하였다. 이상의 과

정은 DeVellis(2012)가 제안한 척도 개발 단계의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문헌연구 및 전

문가 협의를 통해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적응 평정을 위한 검사도구의 하위 요인

을 구성한 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기법을 실시하여 척도 문항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함으로써 검사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는 원격대학에서 재학하며 수학 중인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된 대학생활적응검사와는 내용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표 2>에서 정리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교 졸업 후 곧바로 대

학에 진학하는 소위 ‘20대 청년’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은 학업과 전공‧학과 관련 적응,

심리 및 정신건강, 진로개발이나 관계적응 등과 같이 학교생활과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

진로의사결정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적응 이슈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원격대학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적응은 진로개발과 같은 주제보다는 원격대

학 특성에 잘 적응하고 성인으로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을 관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존의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에서는 정신건강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 영역

의 신체‧정서적응 요인에서 일부 우울한 기분이나 불안, 긴장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나 성

인학습자들의 경우, 정신건강 자체를 평정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신체적, 정서적 건강상태와

관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성인학습자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들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는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

로, 원격대학 성인학습자는 다양한 역할 수행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역할 간 갈등이 이들

의 학업 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영빈 외, 2021). 이는 특히 여성 성인학

습자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는데(전용오 외, 2021), 성인학습자들은 정신건강 문제 자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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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유지에 더 영향력

이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 진단이 아닌 신체‧정

서적응 요인을 대학생활적응검사의 하위요인인 환경 요인으로 구성한 것은 이러한 성인학

습자의 적응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구성요인 적절성 평정 결과에서도 실제로 정신건강에 대한 점수가 충분치 않아 요인이

삭제되었다. 정신건강의 경우, 필요시 보건복지부 등에서 개발한 정신건강 자가검진 검사를

별도 활용하거나 전문기관에서 보다 심도깊은 평가와 진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대학생활적응검사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까지 포함할 필요

는 없을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여러 선행연구에서 정신건강과 대학생활적응

간 관련성을 제시하는 만큼(박영순, 2023; 장성화, 2023; 정구철·김영화, 2019; 차현수, 2023;

황명주·장용언, 2020), 추후 원격대학 재학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정신건강 척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원격대학 재학생들의 실제적인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현장에서 재학생을 직접 지원하고 지도하는 튜터를 전문가로 포함시켰다. 튜터링은 온라인

으로 운영되는 원격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학생 지원 제도로, 본 연구에서는 석

사 이상의 학력을 갖고 최소 4년 이상 최대 15년 8개월의 튜터링 경험이 있는 튜터들이 평

정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평정 전문가 구성은 원격대학에서 수학하는 성인학습자들의 실제

적인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원격대학에서 공부하는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포괄

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측정 안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대부

분의 대학생 적응에 대한 연구가 일반대학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학생활적응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사이버대학의 증설 및 성인학습자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증대와 맞물려

원격대학 적응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활용 가능한 검사도구가 개

발된 것은 의미 있는 시도일 것이다. 본 검사는 재학생 지도 및 중도탈락 학생 예측 등을

위해 사용 가능하며, 실제 재학 중 입학 첫 학기, 학기 말, 마지막 학년 등 정기적인 실시

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적응도 및 변화를 추적하거나 재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

는 시기를 확인하여 학사운영 및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는 온-오프라인 블렌디드-러닝

(blended-learning)으로 수학하는 개방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K 원격대학 적응에 관한

연구이기에, 모든 형태의 원격‧사이버대학에 일반화해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

도 원격대학 재학생 대상 대학생활적응 관련 검사도구 개발이 활발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검사도구가 구성타당성 및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검증을 통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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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과 신뢰성이 확인된 만큼, 향후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더욱 다양한 관점과 맥락이 고

려된 도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개발

된 문항을 활용하여 실제 원격대학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적응 관련 경험적 연구가 축적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델파이조사를 활용한 성인학습자 대학생활적응검사 구성요인 및 문항 개발: K 원격대학을 중심으로 141

참고문헌

강용주(2008). 델파이 기법의 이해와 적용사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강신천·정현용(2022). 델파이 기법을 통한 교육용 콘텐츠의 성과관리 지표 개발 연구. 한국지식정보기

술학회 논문지, 17(1), 79-89. http://doi.org/10.34163/jkits.2022.17.1.009

고선주·유성은(2020). 자살 심상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1), 1-14. https://doi.org/10.15842/kjcp.2020.39.1.001

권선중·김예나(2019). DSM-5 기반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선별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상담학연

구, 20(1), 211-225. http://doi.org/10.15703/kjc.20.1.201902.211

권성연(2018). 성인학습자의 이러닝 학습환경에서 이러닝 준비도, 이러닝 학습전략, 만족도 간의 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8), 175-195. http://doi.org/10.22251/jlcci.2018.18.18.175

기노일·이상준(2018). 원격대학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러닝학회 논문

지, 3(2), 1-9.

김계현·황매향·선혜연·김영빈(2005). 대학생 학교생활 적응검사의 예언타당도 연구. 상담학연구, 6(4),

1103-1117.

김광현·강성배(2016).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양교육연구, 10(3),

253-293.

김명진·정영숙(2012). 해외 원격개방대학의 질 관리 사례 연구. 비교교육연구, 22(4), 99-123.

김미진(2018).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유아교사용 다차원적 플로리시 척도 개발. 아동교육. 27(3), 5-29.

http://doi.org/10.17643/KJCE.2018.27.3.01

김소정·우성범·구훈정·이종선(2019). 한국판 자해 척도(K-SHI) 타당화 연구. 인지행동치료, 19(2),

205-228. https://doi.org/10.33703/cbtk.2019.19.2.205

김영빈·전용오·김병관·이자명(2021). 여성 성인학습자의 다중역할갈등 대처방법에 대한 합의적 질적 분

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1), 823-839.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21.823

김종남·이순묵·최승원·채정민·서동기·이현정·원은수(2018). 한국형 역기능우울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스

트레스 연구, 26(2), 103-114. http://doi.org/10.17547/kjsr.2018.26.2.103

김종범(2008). 상담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내담자 반응과 그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 차원. 박사학

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https://www.doi.org/10.23170/snu.000000041692.11032.0000598

김종석·강진원(2018). 델파이기법을 이용한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변화 분석. 사회과학연구, 57(1),

205-234. https://doi.org/10.22418/JSS.2018.6.57.1.205

김지운(2020).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 학습몰입의 구조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11), 443-454. http://doi.org/10.5762/KAIS.2020.21.11.443

김해경·지은림(2015). 중국 유학생용 대학생활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28(1), 1-23.

김현진(2022). 사이버대학생의 학업성취도 변화 유형에 따른 학업동기 변인 차이분석. 평생학습사회,

18(3), 1-27. http://doi.org/10.26857/JLLS.2022.8.18.3.1



142  ｢평생학습사회｣ 제20권 제3호

노승용(2006).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 전문적 통찰로 미래예측하기. 국토연구, 299, 53-62.

남나라(2023).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실태조사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남나라·김명진·김화민·송수연·장지현(2021).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방송대 학습자의 학업지속 관련

요인 탐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남나라·신안나·김서진(2023). 수강 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온라인 학습자의 특성 분석. 교육과학연구,

54(1), 135-163. https://doi.org/10.15854/jes.2023.03.54.1.135

대학알리미(2023). 대학별 중도탈락 명수 및 중도탈락률. https://www.academyinfo.go.kr (검색일:

2024. 4. 25)

문희정(2018). 전문대학 항공서비스 전공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관광레저

연구, 30(11), 75-94. https://doi.org/10.31336/JTLR.2018.11.30.11.75

박강현·한대성·박혜연·하성민·박지혁(2019).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고령자의 라이프

스타일 구성요소에 관한 사전연구: 델파이조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7(3), 105-120.

http://doi.org/10.14519/kjot.2019.27.3.08

박경우·정혜인·정홍진(2021).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사용 선별 질문지의 청소년 대상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8(3), 317-349. http://doi.org/10.16983/kjsp.2021.18.3.317

박도순(1992).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박승진·최혜라·최지혜·김건우·홍진표(2010). 한글판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의 신뢰도와 타당도. 대한불안의학회지, 6(2), 119-124.

박영민·김재웅(2008). 증강현실 기술의 동화매체 적용성에 대한 델파이조사 연구. 아동과 권리, 12(4),

617-642.

박영순(2023). 대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정신건강 문제의 관계에서 희

망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5(2), 69-87.

박정미·김소라·박준우·임종민(2023). 스트레스-취약성 모형에 근거한 대학 생활 적응 척도 개발: Y대학

교 대학생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3), 523-540. https://doi.org/10.22251/jlc

ci.2023.23.3.523

박지우·임규연(2023). 대학 온라인 학습에서 LMS 로그데이터를 활용한 자기조절학습 예측 요인 탐색:

학습 시간 관리를 중심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9(2), 485-510. https://doi.org/10.15833/K

AFEIAM.29.2.485

박진영(2009). 성인대학생용 대학생활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5(3), 111-135.

박희석(2010). 대학생활 적응척도의 요인구조 분석 -관광관련 전공 학생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14(2), 45-66.

배상준(2023).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숙달목표지향성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의 매개효과. 휴먼웨어 연구, 6(1), 27-62. http://doi.org/10.23182/human.2023.6.1.27

선혜연·하창순(2013). 지방 중위권 대학의 대학생활적응도검사 개발 연구. 교육연구논총, 34(1),

209-226. http://doi.org/10.18612/cnujes.2013.34.1.209

송선혜(2023). 2023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실태조사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델파이조사를 활용한 성인학습자 대학생활적응검사 구성요인 및 문항 개발: K 원격대학을 중심으로 143

신나민(2005). 해외 원격대학의 튜터제도 운영: OUHK의 사례. 평생학습사회, 1(1), 171-194.

https://doi.org/10.26857/JLLS.2005.05.1.1.171

신성만·정여주·권선중(2015). 도박중독 재활서비스 모형에 대한 델파이 분석. 상담학연구, 16(6),

157-176. http://doi.org/10.15703/kjc.16.6.201512.157

양유정·양희원·우영희·김상홍·노연규·박상호·박진선·이승우(2020). 멘토링 효과성 분석을 통한 제도 개

선 방안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왕서진·제혜금(2020). 중국의 유아미술 전문가가 인식하는 유아미술 창의성의 발현요인 연구: 델파이기

법을 활용하여. 인문사회21, 11(6), 215-226. https://doi.org/10.22143/HSS21.11.6.16

원호택·박현순·권석만(1995). 한국판 공황장애 척도 개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95-110.

유은승·안창일·박기환(2007). 한국판 Libowitz사회불안척도(LSAS)의 요인구조 및 진단적 유용성 -대학

생 집단과 사회공포증환자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1), 251-270.

https://doi.org/10.15842/kjcp.2007.26.1.015

유봉열·이원재(2023). 배구팀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요소 도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델파이 기법. 한국

융합과학회지, 12(11), 65-84. https://doi.org/10.24826/KSCS.12.11.5

윤성혜·강명희(2017). 델파이 기법을 통한 대학생용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 측정도구 개발. 시

민교육연구, 49(4), 63-87. https://doi.org/10.35557/trce.49.4.201712.004

윤혜순(2018).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평생교육·HRD연구,

14(1), 85-110. http://doi.org/10.35637/klehrd.2018.14.4.004

은혜경(2018).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의 학업적응 과정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9(3), 853-884.

https://doi.org/10.15753/aje.2018.09.19.3.853

은혜경·이은경·이자명(2023). 방송대 재학생용 정신건강 및 대학생활적응 진단도구 개발. 한국방송통

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이건남·정철영(2009). 고등학생의 대학전공선택 프로그램 모형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1),

87-110. http://doi.org/10.23840/agehrd.2009.41.1.87

이경아·신혜린·유나현·이기학(2008). 간편 대학생활적응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9(2),

739-754. http://doi.org/10.15703/kjc.9.2.200806.739

이동주·정혜령·김상홍·양유정·정연희(2018) 방송대 첫 학기 적응지원을 위한 ｢원격대학교육의 이해｣

과목 개편 방안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이새별·황희숙(2021).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유아교육기관 조직창의성 척도 개발. 인문사회과학연구,

22(4), 431-458. http://doi.org/10.15818/ihss.2021.22.4.431

이순묵·김종남·채정민·최승원·서동기(2018). 일상우울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3), 411-430. https://doi.org/10.15842/kjcp.2018.37.3.011

이영호(2004). MCMI-Ⅲ 알코올의존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1), 253-261.

이옥화·임연욱(2010). 사이버대학에서의 동료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 재등록율, 학업성취도, 만족

도 기준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6(2), 315-339.



144  ｢평생학습사회｣ 제20권 제3호

이윤정(2000). 지방출신 서울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계획.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은주(2014). 사이버대학 학생들의 일과 학업의 조화를 위한 적응과정. 한국과학예술포럼, 18,

495-507.

이정희·윤명희·강창완·고미나·강정임·이진현·조영주·김민희·김보성(2018).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DEU GRIT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대학 신입생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2), 983-1006. http://doi.org/10.37727/jkdas.2018.20.2.983

이종성(2001).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이춘식(2014). 델파이 조사를 통한 전문교과 교과서 인정제도의 개선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7(2),

229-243.

이해주·황매향·권진희(2009). 방송대 멘토링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

교육연구소.

이형국(2022). 대학생활적응 선별 조사도구 개발을 위한 구성요인 및 측정방법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

육연구, 22(6), 437-461. http://doi.org/10.22251/jlcci.2022.22.6.437

이혜선·권정혜(2009). 한국판 자살생각척도(K-BSI)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4),

1155-1172. http://doi.org/10.15842/kjcp.2009.28.4.011

장성구·권치순(2014). 델파이 기법을 통한 초등과학 영재수업의 목적과 담당교사의 수업전문성 설정. 대

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7(1), 99-109. https://doi.org/10.15523/JKSESE.2014.7.1.099

장성화(2023).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정신건강, 부모양육태도,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

교육복지, 10(5), 191-206. http://dx.doi.org/10.20496/cpew.2023.10.5.191

전용오·김영빈·이자명·김병관(2021). ‘생애진로무지개’를 활용한 진로교육에서 여성 성인학습자의 학습경

험 탐색: CQR-M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7(4), 75-96. http://doi.org/10.24159/joec.202

1.27.4.75

정구철·김영화(2019). 대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조절효과. 한국콘

텐츠학회논문지, 19(9), 430-440. http://doi.org/10.5392/JKCA.2019.19.09.430

정남해(2020). 노인의 상황인식 측정을 위한 항목개발: 델파이조사.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14(2),

69-78.

정윤덕(2022). 델파이기법을 활용한 스포츠창업의 핵심 성공요인 도출.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27(1), 15-30. https://doi.org/10.31308/KSSM.27.1.15

정은이·박용한(2009). 대학 적응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방법연구, 21(2), 69-92.

http://doi.org/10.17927/tkjems.2009.21.2.69

조성훈·권정혜(2017). 한국판 인터넷 게임장애 척도의 타당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1), 104-117. https://doi.org/10.15842/kjcp.2017.36.1.010

주형선·최효선·연은경·남나라(2017). 방송대 학습준비 진단도구 및 학습안내 프로그램 개발.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차현수(2023).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정신 건강이 대학생활 적응에 끼치는 영향. 한국산학기

술학회논문지, 24(10), 586-597. http://doi.org/10.5762/KAIS.2023.24.10.586



델파이조사를 활용한 성인학습자 대학생활적응검사 구성요인 및 문항 개발: K 원격대학을 중심으로 145

채완순(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학습이론을 통한 고등교육 온라인 학습 환경의 학습만족도 향상전

략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5), 797-815. http://doi.org/10.22251/jlcci.2021.21.5.797

최명희·김진숙(2019). 대학생 사회불안 척도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2),

645-670. https://doi.org/10.23844/kjcp.2019.05.31.2.645

최준섭(2020). 교육대학교 학생용 학교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1047-1064. http://doi.org/10.22251/jlcci.2020.20.8.1047

최태진·백유미(2019).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탐색 척도 개발 및 실태분석: J대학 사례. 문화와

융합, 41(6), 637-668. https://doi.org/10.33645/cnc.2019.12.41.6.63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1997). 1997학년도 신·편입생 실태조사.

현진원(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

학원.

황매향·이해주·권진희·최희철(2009). 원격대학 학교생활 적응도 검사의 표준화 연구. 평생학습사회,

5(2), 135-160. https://doi.org/10.26857/JLLS.2009.11.5.2.135

황명주·장용언(2020). 스마트폰 중독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공공정책연

구, 37(1), 29-53. https://doi.org/10.33471/ILA.37.1.2

Akanbi, S. T. (2024). Navigating the transition: Examining the collective and interconnected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first-year undergraduates’ adjustment to college.

e-Psychologie, 18(2), 34-54. https://doi.org/10.29364/epsy.500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https://doi.org/10.1037/0022-0167.31.2.179

Capra, C., Kavanagh, D. J., Hides, L., & Scott, J. (2013). Brief screening for psychosis-like

experiences. Schizophrenia Research, 149(1-3). 104-107. https://doi.org/10.1016/j.schres.

2013.05.020

DeVellis, R. F. (2012).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3rd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Ding, M., & Liao, Y. (2024). Latent class of medical freshmen’s school adjustment and the

relationship among its transition, social support and mental resilience. Chinese Journal

of School Health, 45(5), 679-683. https://doi.org/10.16835/j.cnki.1000-9817.2024158

Ferraz, A. S., Inácio, A. L. M., Bathaus, J. K. D. O. B., & dos Santos, A. A. A. (2023).

Academic adaptation to remote higher education questionnaire: Adaptation and

psychometric study with universities. Paidéia (Ribeirão Preto), 33, e3307.

https://doi.org/10.1590/1982-4327e3307

Kim, S.-W., Kim, J.-K., Han, J. H., Jhon, M., Kim, J.-W., Lee, J.-Y., Kim, J.-M., Na, H. J.,

Kang, Y.-S., Chung, Y.-C., & Yoon, J.-S. (2020).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15-item community assessment of psychic experiences in a college population.

Psychiatry Investigation, 17(4), 306-311. https://doi.org/10.30773/pi.2019.0215



146  ｢평생학습사회｣ 제20권 제3호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https://doi.org/10.1111/j.1744-6570.1975.tb01393.x

Pravica, M., Čuljak, L., & Butković, A.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affect with students’ adaptation to student lif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roceedings of the 23rd Psychology Days in Zadar(pp. 89-96). University of Zadar.

https://doi.org/10.15291/9789533314792

Rifameutia, T. & Malay, E. D. (2023). Is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appropriate to measure students’ college adjustment? Jurnal Psikologi, 22(1), 44-56.

https://doi.org/10.14710/jp.22.1.44-56

Umar, N., Kumazhege, S. Z., & Lkama, J. D. (2023). Students’ age, entry mode and

residence as predictors of adjust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of mechanical

technology education students in federal universities in northern Nigeria. Journal of

Science Technology and Education, 11(3), 480-488.

Ziglio, E. (1996). The Delphi method and its contribution to decision-making. In M. Adler, &

E. Ziglio(Eds.), Gazing into the oracle: The Delphi method and its application to

social policy and public health(pp. 3-33).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저 자 정 보▐▐▐▐▐▐▐▐▐▐▐▐▐▐▐▐▐▐▐▐▐▐▐▐▐▐▐

은 혜 경

Eun, Hea Kyoung

소 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 락 처: graceeeun0318@mail.knou.ac.kr

연구분야: 교육상담, 심리치료, 진로상담, 상담자교육

이 은 경

Lee, Eun Kyung

소 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 락 처: hannah1222@gmail.com

연구분야: 교육행정, 고등교육, 원격교육, 다문화교육

이 자 명

Yi, Jamyoung

소 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연 락 처: jmyi1012@mail.knou.ac.kr

연구분야: 교육상담, 심리치료, 중독상담

최 유 진

Choi, Yujin

소 속: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연 락 처: nanyujin@gmail.com

연구분야: 교육상담, 심리치료, 상담자교육

▐▐▐▐▐▐▐▐▐▐▐▐▐▐▐▐▐▐▐▐▐▐▐▐▐▐▐▐▐▐▐▐



델파이조사를 활용한 성인학습자 대학생활적응검사 구성요인 및 문항 개발: K 원격대학을 중심으로 147

<Abstract>

Developing Factors of Adult Learners’ College Life 

Adaptation and a Test Questionnaire 

Using Delphi Surveys

Hea Kyoung Eu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Eun Kyung Le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Jamyoung Yi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Yujin Choi (Ewha Womans University)

The study aimed to explore the components of and develop a questionnaire on

adult learners’ college life adaptation at distance institutions. The study selected 25

current professors, researchers, and tutors at K University as a panel of experts

and conducted three Delphi surveys. The first Delphi survey mainly used

open-ended questions. The second and third Delphi surveys collected expert

opinions using evaluative questions and ascertained the level of consensus.

Consequently, the study selected eight components (internet and smart device

utilization, distance academic system adaptation, learning adaptation, career

adaptation, satisfaction with education quality and service, sense of belonging and

relationship adaptation, external situation management, and physical and emotional

adaptation) in two areas (academic and environment) and developed 56 questions.

This study’s significance lies in its derivation of the components of college life

adaptation and a questionnaire to test it among adult learners at distance

institutions based on the agreement of an expert group.

∙ Key words: distance college, adult learner, college life adaptation, Delphi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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