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1)

2019년 12월, COVID-19 최초 발병 이후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을 감염

병 최고 경고 등급인 펜데믹 상황으로 선언하였다(SBS 

NEWS, 2020. 03. 12). 이에 대한민국에서는 호흡기로 전파

되는 코로나 19의 방역을 위해서 1차적으로 비말과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는 방역지침을 시행하였다. 마스크 착용과 

비대면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확산하였으며, 코로나 이전

과 구분 짓는 언택트(Untact) 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Bae, Y. I., & Shin, H. 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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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사회는 대면을 통한 활동들을 대폭 축소하였으

며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이 이전의 학교 수

업의 대체 활동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Kookmin Ilbo, 2020. 02. 03). 교육부에서는 감염증 예방

을 위한 방안으로 개강 연기 및 온라인 수업을 권고하며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에서도 거의 모든 수업을 온

라인으로 시행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학습상황에 대하여 

준비되지 않은 교수자는 물론 학습자 역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Jung, H. K. 2020; Shin, Y. I., Choi, J. Y., 

2021; Baek. S. H., 2021). 

사설 체육시설인 태권도장도 COVID-19의 여파로 체육

시설들에 대한 이용 제한이 생기며 일정 기간 운영이 중지

되었다. 태권도장은 교육현장 특성상 수련생과 대면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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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수련생이 인지하는 사범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온라인 수업이용에 미치는 영향: 기술수용모델

정태겸1*

1.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목적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을 통하여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는 수련생의 개인적 특성 중 태권도 사범과의 사회적 거리감을 

선행 변수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용의도를 검증하였다. 이는 온라인 교육에 앞서 대면 교육의 중요성을 검증하고 태권도 

온라인 교육의 다양한 방법 중 사회적 거리감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태권도장에서 하는 온라인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의 온라인 수업을 수강한 태권도수련생을 선정하여 총 202명의 표본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23.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와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

계 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태권도장 수련생이 인지하는 사범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기술수용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가설 4인 지각된 용이성과 이용의도 간의 관계에서는 기각되었다.

결론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아직까지 서비스로만 활용되는 태권도 온라인 수업에 대한 품질적 측면보다는 관계적 측면으로 

바라보고 기술수용모델을 확장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태권도 수업의 다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태권도 온라인 수업을 단순히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업으로 인식하고 제작, 배포한다면 태권도장의 

새로운 수련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다.

주제어  태권도, 사회적 거리, 온라인 수업, 관계, 기술수용모델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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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만큼 교육환경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의 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운영 제한 등

은 태권도장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태권도장 

종사자들의 자구책으로 개인적으로 만든 수업 콘텐츠와 함

께 실시간과 비실시간을 혼합하여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였

다(Lee, M. Y., 2020).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독

일,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실내 체육시

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시설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태

권도 수업을 진행하였다(YTN, 2021. 02. 01). 웹 미팅 소프

트웨어 혹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태권도 

교육은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수련생의 

이탈을 방지하고, 태권도 수련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유용

한 방법이 되었다. 폐관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사범들은 

온라인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련생들의 흥미

를 이끌어, COVID-19로 인해 휴관이나 퇴관하는 비율을 

줄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콘텐츠 제공의 목적 자체가 정보

의 질보다는 관계에 있었으며, 도장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도장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태권도장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교

육을 하나의 정보기술로 보고, 이에 대한 수련생들의 이용 

의도를 확인하여 태권도장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기에 선

행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권

도 수련생이 인지하는 사범의 사회적 거리가 태권도장의 

온라인 수업에 따른 수련생의 온라인 수업 이용의도의 관

계를 살펴 보기 위해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xtended 

Technology Accepted Model)을 적용하였다.

기술수용모델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용의도를 

알아볼 때 가장 설명력이 높고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Kim, Y. M., Son, J. I. & Cho, H. S., 2011; You, J. H., 

& Park, C., 2010). 최초 TAM 모델이라고도 불리는 기술수

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Davis, Bagozzi 

& Warshaw(1989)에 의해 처음 고안되었으며, Fishbein & 

Ajzen(1981)의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과 Ajzen(1985)의 계획적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근거로 제안된 모형이다. 새로운 디

지털 기술 사용이 본인에게 유용하다는 믿음인 지각된 유

용성과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인 지각된 용이성, 태도 및 의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태도를 제외한 간소화된 모델로 기술수용모델의 

핵심변수인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의 선행변수들을 규명

하고 정보기술 수용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선행 

변수를 투입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이 등장하고 있다(Na, 

Y. K., 2010; Lee, S. S., & Ryu, M. H., 2014; Lee, H. M., 

2009; Bagozzi, Davis & Warshaw, 1992; Venkatesh & 

Morris, 2000). 기술수용모델을 확장한 연구들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기술수용모델의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이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에서 두 변수 외에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설명

하는 연구와 기술수용모델 자체에 미치는 선행변수에 초점

을 맞춘 연구로 구분 할 수 있다(You, J. H., & Park, C., 

2010).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 자체인 지각된 유용성

과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중점을 두었으며 선행

연구와 현장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사회적 거리를 외생변

수로 설정하였다. 

교수자와의 사회적 거리감은 교수자와 자신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생각, 감정, 행동을 의미한다(Singelis, 1994), 이

는 자신의 관점, 평가, 행동 등을 설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개인의 동기 및 사고과정에 관여하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Mu. M. 

J., 2014; Agrawal & Maheswaran, 2005). 사회적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자신을 타인과 유사하다고 느끼는 것이며, 

이러한 유사성은 사회적인 친 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

(Tesser & Paulhus, 1983).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손쉽게 이루어져 이러한 관계 

형성과 사회적 거리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유도하기 용

이하다. 하지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교육은 사

회적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점이 나타난다. 관계에 대한 

수용자의 해석수준으로 살펴본다면 자신과 타인 사이의 거

리 즉, 사회적 거리를 통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이용의도를 

알아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감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가깝거나 멀다고 느끼는가에 따라 대상

에 대한 해석수준이 달라진다(Liviatan, Trope & Liberman, 

2008; Park & Rothbart, 1982). 해석수준이란 동일한 상황

에 대하여 심리적 거리의 지각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이라 한다(Trope & Liberman, 2003; Dhar & Kim, 

2007; Fiedler, 2007; Liberman, Trope, & Stephan, 2007; 

Lynch & Zauberman, 2007; Trope, Liberman & Wakslak, 

2007). 이를 통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기술수용에 있어서 

사범에 대한 수련생의 해석수준이 수련생의 심리적 반응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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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용모델은 체육 분야에서 스포츠 애플리케이션, 스

포츠 웨어러블 제품 등 IT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스포츠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Lee, S. J. & Jeon, I. K., 

2014; Byun, H., Bae, J. S. & Won, D. Y., 2015; Lee, K. 

J., Lee, C. W., & Han, H. H., 2018). 하지만 태권도 온라

인 교육과 접목한 기술수용모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태권도장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태권도만을 위해 

공식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도장 자체적으

로 COVID-19로 인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형태

로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 태권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온

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품질에만 관심을 둘 뿐, 온라인 수업

을 배포하는 사범과 수련생 간의 연구가 부족하다. 4차 산

업 혁명과 언택트는 스포츠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스

포츠와 기술의 융합과 함께 태권도 온라인 교육도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해야 할 것

이다. 이에 본 논문은 온라인 콘텐츠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

는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는 수련생이 인지하는 교수자 간

의 사회적 거리감의 효용성을 확인하여 향후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병행되는 상황 속에서 교육적 효과를 만들

기 위한 새로운 검증과 태권도 온라인 교육의 방향성을 제

시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인 수도권에 위치하고 온라

인 수업 경험이 있는 태권도장의 수련생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220명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응

답의 내용이 결여되고 불성실하게 답변한 18부의 표본을 

제외하고 총 202명의 표본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이론에 근

거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내용은 개인적 특

성 3문항, 사회적 거리감 4문항, 지각된 유용성 5문항, 지각

된 용이성 4문항, 이용의도 3문항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

으며,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거리감 

설문지는 선행 연구(Stephan, Liberman, & Trope, 2010)를 

바탕으로 Kim, J. H., Lee, S. B., Won. H. J.(2021)이 사용

한 측정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술수용모델의 지각된 유용성

과 지각된 용이성 설문지는 Davis, Bagozzi, & Warshaw 

(1992)와 Boyd & Ellison(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보기

술이나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용이한가를 측정한 지각된 용

이성 4문항과 정보기술로 얻는 성과가 유용한지를 측정한 

지각된 유용성 5문항을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

여 총 9문항을 사용하였다. 기술수용모델의 이용의도는 어

떤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의도로 Davis et al.(1992)의 연구

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총 3문항으로 사

용하였다.

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였

다. 제작한 설문 문항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스포츠사

회학 교수 1인과 박사 3인에게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증하였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집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검증하였다. 모형에 대한 적

합성 평가 기준인 χ² 값은 표본과 모형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경향이 있다. 이에 CFI, TLI, RMSEA을 선정하여 사용하

였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 내적 일관성

을 나타내는 cronbach's   를 통해 신뢰도를 도출하였다. 

수렴타당성의 기준치는 분산추출지수(AVE)가 .5 이상, 개

념신뢰도(CR)가 .7이상으로 검증 결과 개념신뢰도(CR), 분

산추출지수(AVE), cronbach'   의 값은 모두 기준치 이상

으로 나타나 신뢰성과 수렴타당성 모두 검증되었음을 확인

하였다(Hair et al., 2010).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Table 

2>와 같다.

Categories n %

Gender
Male 147 72%

Female 55 28%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55 76%

junior high school 47 24%

exercise period
Not more than 6 months 68 33%

7 months or more 134 67%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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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7월까

지 약 4개월간 서울･경기 지역의 수도권에 위치하고 온라

인 수업 경험이 있는 태권도장의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조

사를 실시하였다. COVID-19 상황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

해 각 태권도장의 관계자에게 사전의 허락을 받은 후 네이

버 오피스(Naver Offic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의 목적

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뒤 이를 동의한 태권도장 수련생 

220명을 대상으로 자기평가기입법에 의하여 온라인 설문

지를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작성 후 현장에서 연구자가 직

접 회수하였다.

5. 자료처리

본 연구 목적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PSS 18.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코

딩된 변수에 대한 결측치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descrip- 

tive statistics)를 실시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간의 상관성과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연구모형의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Table 3>와 같이 사회적 거리,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이용의도의 상관성과 판별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요인 

간 상관계수가 .8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Kline, 2011). 

factors 1 2 3 4

Social Distance 1

Perceived Ease .722** 1

Perceived Usefulness .623** .659** 1

Intended use .559** .590** .499** 1

**p<.01

Table 3. Correlation

2. 연구모형 적합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모수추정방법으로 최대

Item Loading(λ) S.E C.R AVE α

Social 

Distance

I feel familiar with my Taekwondo instructor .768 .304

.887 .664 .819
I feel close to my Taekwondo instructor .764 .293

My Taekwondo instructor is like me .728 .240

I often meet with my Taekwondo instructor .665 .248

Perceived 

Ease

I can use this educational without difficulty using my mobile phone or PC .733 .237

.919 .741 .836
I will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how to use this educational .729 .224

I will be able to easily remember how to use this educational .874 .144

It would be convenient for me to use this educational .717 .217

Perceived 

Usefulness

This educational will help me .735 .262

.898 .639 .847

This educational will improve my health and athletic performance .704 .320

This educational will work for me .746 .258

This educational will be more efficient for me .771 .207

This educational will be useful to me .592 .384

Intended 

Use

I will try to take advantage of this education .658 .289

.819 .602 .728I am willing to highly recommend this education to others. .613 .219

You will be satisfied with this educational use .661 .317

χ²=220.107 df=98 TLI=.903 CFI=.921 RMSEA=.079    ***p<.001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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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였고적합성 검

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4>과 같이 χ²=230.942, CFI= 

.915, TLI=.898, RMSEA=.081, SRMR=.030로 적합성 지수

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χ² df CFI TLI RMSEA SRMR

230.942 100 .915 .898 .081 .030

***p<.001

Table 4. Model Fit Indices

3.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Figure 

1>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의 순서대로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hypothesis β S.E. t Accept

A → B .865 .091 9.494*** Supported

A → C .713 .083 8.580*** Supported

B → D .603 .125 4.814*** Supported

C → D .136 .115 1.180 dismissal

***p<.001

A=Social Distance, B=Perceived Usefulness

C=Perceived Ease, D=Intended use

Table 5. Result of SEM

첫째, 태권도장 사범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기술수용모

델의 지각된 유용성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865, t= 

9.494, p<.001).

둘째, 태권도장 사범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기술수용모

델의 지각된 용이성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713, t= 

8.580, p<.001).

셋째, 태권도장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기술수용모델의 지

각된 유용성과 이용의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03, t= 

4.814, p<.001).

넷째, 태권도장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기술수용모델의 지

각된 용이성과 이용의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136, 

t=1.180, p>.05).

Figure 1. Research model

Ⅳ. 논  의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태권도

장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실시하였던 태권도장의 온라

인 수업과 관련된 연구이다.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은 언제

나 존재하며, 바이러스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요

구는 팬데믹을 겪으며 더욱 강제성을 띄며 강요하고 있다. 

이에 자구책으로 행한 태권도장의 온라인 수업은 태권도장 

수련생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기술수용 과정과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필요하다. 본 연구는 COVID-19 

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 태권도 온라인 교육에 참여한 경험

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범과 참여자 본인의 사회적 

거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와 선행

연구에 근거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거리와 지각된 유용성, 용이성의 관계

첫째 가설과 둘째 가설인 태권도장의 사범에 대한 수련

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거리는 기술수용모델의 지각된 유용

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는 연구대상인 태권도장 수련생

이 사범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생각, 감정, 행동이며, 그들의 

사회적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자신을 대상자인 사범과 유사

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Mu, M. J, 2014; Agrawal & 

Maheswaran, 2005; Trope, Liberman, & Wakslak, 2007). 

사회적 거리는 타자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평가로 온라인 

수업이용에 대한 선행 변수로써 콘텐츠를 구성하는 사범과

의 친 , 신뢰 등의 주관적 관계의 질로 이해할 수 있다. 

기술수용의 선행 변수로 주관적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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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수자의 플립드러닝 이용의도를 연구한 Jonghyang 

Park, Namin Shin(2018)과 인터넷 기술수용과 관련된 연구

들(Ghee-Young Noh, Jounghwa Choi, Myung Soon 

Kwon, 2013; Na Y K, 2010)에서 정보제공자와 수용자 간

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며, 선행 연구의 결과들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기본적으로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그들이 집단에게 용이하게 접근하는 전략으로는 

자신과 유사한 대상에게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

회적 거리를 파악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수용 태도의 

주요 요인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acco, Wirth, 

Hugenberg, & Chen Williamsd, 2011). 특히 타인과의 유

사성은 사회적으로 가깝다고 인지하고 내집단 형성에 도움

이 된다(Tesser & Paulhus, 1983; Trope & Liberman, 

2003). 하지만 유사성에 근거한 사회적 거리가 낮다면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부조화 상황은 감정적으로 불안 상태를 야기한다.

감정적으로 불안 상태는 소비자인 수련생의 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 Fritz Hekder(1958)의 일관성 이론(consistency 

theory)에 의하면 소비자는 심리적으로 균형 상태를 유지

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타인과의 유사성은 그들의 감정적 

불안 상태를 줄일 수 있다. 사범을 인식하는 사회적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유사성이 높아 불안 상태를 감

소시킬 수 있다. 온라인이라는 비대면 수업으로는 사회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라포 형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이며, 이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수련생의 심리적인 불편함

으로 전이가 될 것이고, 온라인 수업을 이용하기에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은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련

생들이 인지하는 사범에 대한 사회적 거리의 수준을 높여

야 하고, 사회적 거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

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사전에 높은 관계 형성을 위한 

방법은 1:1로 시행하는 비대면이 아닌 이상 태권도 활동을 

통한 대면 수업으로 ‘라포’를 형성하여 사회적 거리의 수준

을 높여야 한다. Edward Hall의 근접학에서는 개인 간에 

유지되고 있는 일정한 간격의 개인적 거리가 4단계로 구분

하고 일반적으로 스포츠를 행할 때 유지되는 거리는 ‘친

한 거리’로 규정하고 있다(Lee, M. J., Kim, J. Y., Jung, H. 

S., 2011). 즉 친 한 거리는 사범에 대한 사회적 거리 수준

을 높게 형성하게 되는 과정이 되며, 가설 1의 온라인 수업

이라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긍정적 수용태도는 

사회적 거리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기제는 

결국 온라인 수업 이전에 오프라인으로 대면 수업이 전제

해야 한다는 반증이다. 이에 태권도 사범은 친 한 거리와 

함께 수련생이 인지하는 사회적 거리의 수준을 높이도록 

대면 수업에 집중하고,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운 온라인 

수업을 적극 활용한다면 수련생이 원하는 것과 태권도장의 

시간과 공간의 자유성, 둘 다 확보하고 사회적으로 보육으

로만 보여지는 태권도장의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수련생에게 친숙하고 사회적 거리 수준이 높은 

사범이 공개 콘텐츠를 수련생들에게 직접 전달하면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높아져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상

황에서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 지각된 유용성, 용이성과 이용의도의 관계

셋째 가설인 태권도장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수련생의 

지각된 유용성은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넷째 

가설인 태권도장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수련생의 지각된 

용이성은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설 3의 분석결과 지각된 유용성은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술수용모델

을 적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의도 

사이에 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본 연구결과

를 지지하고 있다. 

태권도장은 특성상 수련생과 대면을 통한 직접적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만큼 교육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

밖에 없다. 태권도장이 발열체크, 소독, 2M 이상 거리 두

기, 정원제 수련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으나 사교육의 특성상 운영에 무리가 있다. 또한 대한민

국의 사설 체육시설인 태권도장은 일반적인 태권도만을 지

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보육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타 체육시설과 다르게 태권도장만을 집합금지

시설에서 제외를 시킨 것은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바라볼 

때, 태권도장이 보육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MOOKAS, 2021. 01. 05). 보육적 성격의 교육에서 언택트 

교육은 무리가 있다. 즉 태권도장 입장에서는 시간과 장소

를 항상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권도장에서는 유용한 

교육적 효과와 함께 전인교육, 학교체육, 놀이 등 여러 방

법을 통해 교육의 방향이 나뉜다. 이러한 태권도장의 교육 

목적은 2x2, 2x3 등의 방법으로 수업의 방향이 다양해지며, 

목적성이 다양한 수업의 콘텐츠 제작은 장소, 시간,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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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메시지 등 여러 측면을 염두에 두고 제작하고 제공해야 

함으로 태권도장에게는 과부하가 올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태권도 교육에 대하여 보육과 온전한 태

권도 교육으로 분리하여 바라볼 필요성이 제시된다. 본 논

문의 대상은 보육보다는 태권도 교육을 위해 온라인 수업

을 수강한 초등학생들로 보육을 위한 장소와 시간에서 비

교적 자유로운 수련생이었다. 즉 태권도를 배운다는 원천

적인 동기가 있는 집단이며,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라도 태

권도를 배운 경험이 있는 수련생이다. 가설 3의 지각된 유

용성과 이용의도 간의 영향 관계의 결과는 그들이 태권도 

교육의 유용성, 즉 자신의 태권도 기술 및 체육활동에 효율

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는 믿음을 

지각하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용 의도가 높아진다는 방

증이다. 

결국 태권도장의 온라인 수업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와 

같이 정보의 공유에 쉽게 노출되어있는 세대들에게 방대한 

정보보다는 수련생의 성향과 이해를 통하여 내집단 간에 

이해하고 소속감을 줄 수 있는 내용과 함께 그들이 원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태권도장에서의 온라인 교육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설 4의 지각된 용이성이 이용의도의 관계는 기각되었

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용이성이란 “미디어 리터러시

(Media literacy)를 함에 용이한가” 의 의미로 다양한 매체

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능력이 없이도 태권도 온라인 

수업을 이용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인식의 정도

라고 볼 수 있다(Davis, 1989). 

지각된 용이성과 이용의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 지

각된 용이성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본 연구결과와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Kim, A. 

R., 2019; Kim, B. J., Kee, K. P. & Yoon, Y. J., 2021; 

Lee, T. H., Park, L. W., 2013).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용이성이 유용성의 선행변수인 모형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Koo Dong-Mo(2003)는 지각된 용이성이 사용의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매개체로서의 태도를 통

해 행동에 간접적으로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지각된 용이

성과 이용의도 사이의 관계에서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Park. S. J.(2021)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용이성은 신뢰에 부

적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는 기각된 가설의 단서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사범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 대한 

결과, 즉 수련생과 사범 사이의 신뢰 관계로부터 나타난 결

과로 유추할 수 있어 부분적으로 본 논문의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다. 

가설 4의 기각에 대하여 대상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은 COVID-19 와 거리두

기로 인하여 태권도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처한 경험이 있

는 수련생이었다. 콘텐츠를 제작한 사범과 온라인 수업을 

참여하는 수련생 모두가 온라인 수업에 준비되지 않은 상

태로 임했으며, 콘텐츠 제공의 목적 자체가 정보의 질보다

는 관계에 중점을 두고 웹 미팅 소프트웨어 혹은 실시간 

스트리밍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구성하는 경우

가 대부분으로(Baek, S. H., 2021) 태권도장도 동일한 방법

으로 제공하였다. 즉 부가적인 서비스 개념으로 온라인 수

업을 진행한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대면 수업의 필요

성을 의식하여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태권도 사범의 부정

적 인식과 함께 온라인 수업 자체를 대체 교육이라기보다

는 하나의 서비스로 여기고 관계 중심형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서비스로써 수련생이 인식하는 태권도 수업은 유용

하게 생각하지만, 일방향적인 소통방식으로 웹 미팅 소프

트웨어 혹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사용하여 기술의 

용이성이 높게 지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의도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서비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 사용의도 간의 관계는 알 수 없었으나, 

수련생이 대면수업과 비교를 통해 형성된 인식이라 추론할 

수 있다. 대면 수업은 온라인 수업과는 다르게 친구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장소이며, 온라인 교육체제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대면 수련비에 대한 기회

비용을 비교하여 온라인 수업 자체의 용이성에 대하여 낮

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학교 수업에 대한 

불만족과 관련한 Shin, Young In, Choi, Ji Yeon.(2021)과 

Baek, S. H.(2021)의 연구에서도 지적한 부분으로 특히 태

권도장은 사설 체육시설로써 수련비의 효용을 높게 평가하

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대학교

육을 비롯한 초, 중, 고등학교의 수업은 비대면을 통한 실

시간과 비실시간 수업과 대면과 비대면의 혼합 형태의 수

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Baek, S. H., 2021), 스포츠

는 대면 활동으로 전통적으로 상대방과 경쟁을 통해 스포

츠 활동을 하고, 잘못된 움직임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 학습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초심자는 교수자를 통해 행동을 수

정하고 모방하며 몸을 이해한다. 초심자에게는 몸의 이해

와 동작의 완성을 위해서는 대면 수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비대면 교육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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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아니다. 태권도장이 보육의 장소보다는 몸의 움

직임을 위한 장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

며, 그 변화의 한 방법으로 보조적 교육으로써 온라인 수업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온라인 교육을 서비스로서

의 접근이 아니라 하나의 정식 교육 과정으로 개발하고 온, 

오프라인의 특성에 따라 차등적인 수련비를 통해 각 수업

의 가치를 스스로 부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대면 수업 

방법의 문제였던 단체로 하는 동작 연습과정을 줄일 수 있

는 효과가 있다. 이는 동작 연습과정의 시간을 태권도 수업 

시간에 할애하는 것보다 수련생이 혼자서 체득할 수 있도

록 온라인 수업으로 지시하고, 대면 수업의 전문화를 통해 

수련생 스스로 부족한 부분에 자각과 그에 따른 사범 코칭

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과 태권도장이라는 만남의 공간이 

자기 표현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프라인

과 온라인 수업을 병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태권도

장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실시하였던 태권도장의 온라

인 수업을 통해 수련생의 태권도장 온라인 수업 기술수용

과 관련하여 사범과의 사회적 거리감을 선행 변수로 관계

를 규명하여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확인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수립된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장 사범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기술수용모

델의 지각된 유용성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태권도장 사범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기술수용모

델의 지각된 용이성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태권도장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기술수용모델의 지

각된 유용성과 이용의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태권도장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기술수용모델의 지

각된 용이성과 이용의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기각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과 결과,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대면 수업에 비해 비대면 수업은 라포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수련생이 인

지하는 태권도 사범의 사회적 거리는 기술수용모델에 영향

을 주었다. 이는 기존의 라포 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비대면 수업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사회적 거리를 이용한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용이성에서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이는 여전히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온라인 태권

도 수업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온라

인 수업은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는 큰 장점이 있다. 

이는 태권도장의 수업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을 병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권도장에서는 

온라인 태권도 수업을 단순히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아

니라, 하나의 수업으로 인식하고 제작, 배포한다면 태권도

장의 새로운 수련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다. 본 연구는 아

직까지 서비스로만 활용되는 태권도 온라인 수업에 대한 

품질적 측면보다는 관계적 측면으로 살펴봄으로써 기술수

용모델을 확장했다는 점과 향후 태권도 수업 방향의 다양

성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 있다.

기술수용모델을 통해 품질보다는 관계성을 통한 결과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라인 

수업의 품질과 관련되어서는 연구모형을 제시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품질과 사회적 거리, 그리

고 다양한 선행 변수를 통해 태권도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기술수용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수련생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범

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여 사범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통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

서는 사회적 거리의 범위를 통제하고, 사범의 특성과 수련

생의 특성을 분류하여 사회적 거리를 파악한다면 온라인 

교육 수용에 선행하는 사회적 거리를 자세히 연구할 수 있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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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ocial Distance from Instructors Perceived

by Taekwondo Practitioners on Online Class Usage

: A Technology Accepta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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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verified the acceptance intention of online classes by using the social distance from the 

Taekwondo instructor as a leading variable among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rainees who use online 

education through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importance 

of face-to-face education prior to online education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online education in 

Taekwondo by identifying the importance of social distance among various methods of online Taekwondo 

education.

Metho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 total of 202 taekwondo trainees who took online class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ere selected and used for the final analysis. For the collected data, descriptive 

statistic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18.0 and AMOS 23.0.

Result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distance and the Technology Accepted Model for the 

Taekwondo instructor perceived by the trainee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Hypothesis 4, 

the result of tes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ease of use and intention to use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r online taekwondo class, was rejected.

Conclu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ands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by looking at the 

relational aspect rather than the quality aspect of the online Taekwondo class that is still used only as a service, 

and it is meaningful as a basic data for the diversity of Taekwondo class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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