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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 상황을 유발시킨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COVID-19)는 접촉

격리가 주요 질병의 차단 방법으로 권고되어, 교

육부는 학생과 교육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목

적으로 개학과 개강을 동시에 연기하는 정책안

을 발표했다[1]. 이러한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전국 4년제 대학 198교와 전문대학 136교가 예

정된 개강을 2회 연기하였다. 그러나 COVID-19

의 발생 추이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

되어 정상적인 학사일정에 지속적인 차질을 빚

게 되어, 학교 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라

인 수업을 운영하도록 권장되었다[2]. 이에 교육부

에서도 지연되는 학사일정의 대응 방안으로 대학의

재량에 따라 일정기간 재택수업으로 온라인 강의

방식을 전환하는 교육 지침을 각 대학에 권고하였

다[3].

이러한 변화에 있어 간호대학도 예외는 아니

었다. 간호대학은 인간, 환경, 건강, 간호라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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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패러다임을 전제로 하여, 인간의 돌봄을 위한

현장 전문가 양성을 주요 공통의 학습 목표로

삼고 커리큘럼을 구성한다. 이로 인해 간호대학

내 강의 방식은 이론과 실습을 복합적으로 가지

는 특징이 있다. 실습교육은 인간을 중심에 두는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교육은 집중적 지식전

달을 위한 집약적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4]. 
이러한 특징에 따른 간호학의 강의에 있어 인간

을 중심에 두는 대면 수업 방식은 필수적인 것

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COVID-19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간호대학

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시행하

게 되었다[5]. 간호대학 학습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각각의 간호대학에서는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대학마다의 특성을 살려 독자적인 방

식으로 온라인 강의를 시행하였으며, 비대면 실

습 교육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지속

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6].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온라인

강의 학습자들의 의견은 일부 편파적인 시각에

의해 왜곡되어 표현되고 있다. 언론이나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 일회성의 온

라인 강의 사건에 대하여 희화화하거나 성급한

일반화의 논리로 강의의 전반에 대해 비약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7]. 이

러한 왜곡된 정보로 인해 실제 간호대학 학습자

의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습정서를 깊이 있게

인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학습정서(academic emotion)는 학습자들이 경

험하는 학습과정과 관련하여 형성된 정서이다

[8]. 이는 학습자가 배움의 과정속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희망, 자신감, 수치심, 분노, 지루함, 불

안, 절망감과 같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정서 모

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9]. 이러한 학습정서는

학습과정에서 주의집중, 기억, 의사결정 등의 주

요한 학습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10]. 따

라서 학습정서를 탐색하는 것은 학습자의 학습

경험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

요하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간호대학생의

학습정서를 탐색하는 것은 학습과정과 학습성과

를 관리할 수 있는 주요한 동력원이 될 수 있다

[11]. 또한 학습자의 학습정서는 단순히 개인의

학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구성원에게도 영

향을 미쳐 원활한 수업 과정과 수업의 지속적인

질 관리 측면에서도 깊이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과거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습정서를 탐색한

연구들은 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학습 도구 전략

으로 온라인 강의를 선택한 경우로 현 시점의

온라인 학습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COVID-19로 인해 자발적 동기 없이 진행된 온

라인 강의 학습 환경에서 간호학과 같이 실습과

이론이 병행되는 복합 교육 커리큘럼을 가진 간

호대학 학습자의 학습정서를 탐색하는 것은 선

행연구와는 차별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

으로 향후 간호대학뿐 아니라 실무를 바탕에 둔

유사한 복합적 교육 커리큘럼을 가진 계열의 학

제 내에서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간호대학 학습자의 학습정서를 파악하

는 데 있어 일기는 솔직하고 내밀한 이야기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도구이다. 특히 진행 중인 사

건에 대하여 외부로 표출하기 어려운 감정과 생

각들은 일기를 통해 드러낼 수 있다[12]. 일기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개인의 위치와 상황을 잘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하다[13].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일기 연구 방법을 통해 COVID-19 상황

에서 간호대학 학습자들의 온라인 강의 수강에

대한 학습정서를 깊이 있게 탐색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간호대학 학습자들의 온라인 강의에 대

한 학습정서를 깊이 있게 이해하여, 간호대학의

온라인 강의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일기연구� 방법

일기는 독자적 장르로, 형식과 내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기록자가 어떠한 압박이나 부담 없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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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각, 느낌, 사실들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도구이

다[14]. 일기연구는 진행 중인 경험을 조사하기 위

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자가보고 도구인 일기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일기연구는

사회적, 심리적, 생리적 과정들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이 과정속에서 펼쳐지는 
사건과 상황들의 맥락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14]. 일기연구는 특히 사실적 측면이 사용

자 중심으로 해석되거나 기록되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 탐구에 가치가 있다.

특히 일기의 특징인 비밀성은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을 서술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밀성

으로 인해 일기연구는 조사 연구에서는 얻기 힘든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다른 일

기의 특징은 전복성이다. 전복성은 공식적인 규칙

과 규정을 뒤집는 성격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사회

적 담론이 아닌 특정한 담론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적 측면에서 보자면

일기를 활용하여 얻어진 개인의 담론은 과거와 현

재를 통합하는 사회적 과정의 산물이 될 수 있다

[13]. 일기연구는 개인과 일상의 다층적 관계망, 그

들이 구성하는 맥락의 상호작용과 요소들이 전체

를 어떻게 구성하고, 다시 개별 사건에 어떤 방식으

로 관여하는지 잘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일기는 변

화되는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는 저자의 일상생활

과 내면세계가 가장 근접한 ‘날 것’ 그대로 기록된

다는 특징이 있다[15].

간호학에서도 일기는 학습의 도구로 이미 검증

된 바 있다. 실습의 영역에서 성찰일지나 감사일기

라는 형식으로 일기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간

호학에서 일기를 활용하는 교수학습의 방법은 학

습자의 측면에서 있는 상황을 그대로 기술하는 과

정을 거쳐 구체화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며, 교수자의 측면에서

는 학습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주는 매개체가 되어준다[16]. 특히 일기

를 기반으로 하는 성찰일지를 활용한 수업설계는

자기주도 학습의 계기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전

략적 교수학습 방향으로 제안된 바 있다[17]. 따라

서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학습정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일기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해

묵은 감정을 해소하고,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학습

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유발하고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2� 학습정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서는 일으키는 자극을 중

심으로 다양한 느낌, 독특한 사고, 심리적이고 생물

학적인 상태나 행동 경향의 범위 등으로 정의된다

[18]. 학습에 대한 정서는 학습이 자극원이 되어 유

발된 정서를 의미한다[8]. 동일한 정서라도 상황이

나 맥락 대상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학습 정서

의 평가요소는 기대와 가치, 통제감, 학습목표, 교

수 학습 과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들어서 학습자의 정서적 측면의 역할과 기

능이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학습자의 경험을 이해

하기 위하여 학습경험의 총체적이고 질적인 면을

반영하는 학습자의 정서를 고려하고 파악해야 한

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9].

학습정서의 통제가치이론 모형에 다르면 정서

의 인지적 기제인 상황적 의미, 관심사, 현실성, 상

대적 비교, 결과 고려를 거쳐 정서로 표출되는 과정

이 형성되어 있으며, 정서, 인지, 동기는 유기적으

로 관련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학습자는 학습정서 내에서 학습자 개인

의 관심사나 현실성, 비교, 습관화 등과 같은 연결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련 요소들이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이끌도록 유도한다고 하였다[21]. 학습자는

보통의 학습상황에서 20여 가지의 정서를 경험한

다. 특히 학습과정은 자신과의 상호작용과 타인과

의 상호작용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인 감정은 학습의 효과를 매개하며 정서지능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22]. 따라서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상황에서 학습자

경험의 본질에 근접한 정서적 측면의 고려가 필수

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학습상황에서의 정서는

모든 과정에 편재되어 존재하며 본격적인 사고의

개입 없이 즉각적이고 총체적으로 학습의 질적인

측면을 지각하도록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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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습자의 학습정서는 교수자가 학습

환경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고, 학습자 지원에 대한

고려 사항들을 알게 하는 지표로 체계적인 교수학

습법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 자발적인 동기 없이 급

격하게 환경 변화를 맞이한 간호대학 학습자의 온

라인 학습에 대한 개별적 학습정서를 파악하는 것

은 이후의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성

하고, 교수 학습법을 설계하는데 기초자원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습정서는 학습성과의

예측변인이자 수업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결과변

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23]에 따라 본

연구에서 온라인 상황에 따른 간호대학 학습자의

학습정서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습정서의 긍정적 유도

를 위해 팀기반 학습을 제안한 연구가 있으며[24],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업이 긍정적인 학습정서를

유도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5].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강의에 대한 간호대학 학습자의 학습정서

를 깊이 있게 파악하여 이를 긍정적인 교수학습 전

략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탐색적 접근이 필요하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COVID-19 시기에 온라인 강의를 수

강하게 된 간호대학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기 위해 일기 연구

방법론을 통해 시행된 질적 연구이다.

3.2� 연구� 질문

이 연구의 주요 질문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

서 경험한 일과 그 느낌은 어떠했나요?”이다.

3.3�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의 참여자는 COVID-19 가 팬데믹으로 선

포된 시기인 2020년 3월부터 간호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면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간호대학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목적적 표

집법에 따라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에서 4학

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기

관윤리승인회의 허가를 득한 이후 온라인에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다. 모집된 대학생들

은 총 26명이었으나 학년 별 중복인원이 많은 경우

의 대상자를 배제하고 총 20명으로 선정하였다. 이

러한 대상자 수의 선정은 질적 연구에서 자료의 포

화를 위해 필요한 표집 수로 제시된 9-24명의 대상

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26].

3.4� 자료수집� 방법

참여자의 일기 수집은 COVID-19라는 상황과

참여자의 소재지가 산발적인 지역으로 개별 방문

이 어려웠기 때문에 온라인의 구글(Google) 문서

를 통해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1월

부터 12월까지였다. 자료의 포화 시점은 작성된 일

기의 주요 내용이나 핵심 주제가 2회 이상 반복되

어 기술되는 때로 보았다. 일기의 내용은 연구자가

온라인 강의라는 주제를 의도적으로 제시하였으

며, 1회의 일기 작성 시 적어도 10줄 이상은 작성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전 온라인 화상 채팅을 이용하여 참여

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일기 작성 양식의 예시를 제시하여 이해를 도왔다.

참여자의 일기 서술 문장 방식은 별도의 형식에 구

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표준어휘가 아닌 신조어나 줄임말은 자제하여 작

성하도록 안내하였다. 최종 작성한 일기의 내용이

온라인 강의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다른 주제로 작

성된 경우는 회신하여 재작성 하도록 요청하였다.

참여자의 감정에 대하여 선입견이 생기지 않도록

포괄적인 질문으로 온라인 강의에 대한 사건과 느

낌을 질문하여 일기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추가

적인 분석이나 내용도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Kahneman et al. (2004)의 일일 활동 분석법[27]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이전에 작성한 일기 내용을 기

반으로 개방형 질문을 하여 추가 일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3.5� 자료분석� 방법

연구의 자료 분석은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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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

하고자 할 때 방대한 양의 텍스트로부터 단순히 단

어를 모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와 같거나 비슷

한 의미를 지니는 범주와 주제로 분류하는 방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내용분석의 방법 중 전통적

내용분석을 사용하여 탐구하였다. 전통적 내용분

석 방법은 기존에 알려진 선입견을 배제하고 사람

과 사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탐구적인 방법이

다. 특히 이 방법은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차별적

인식을 새롭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8]. 
전통적 분석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의 단계

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의 주요한 탐색 질문으로

얻어진 일기 자료를 정리하고 분류하였다. 이후 수

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 전체적인 흐름 속에

서 핵심사고와 개념을 찾아 나가는 작업을 진행하

여, 자료를 코딩하였다. 다음으로 코딩된 자료의 관

련성, 차별성에 따라 의미 있는 진술문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다시 범주를 분류하였다. 그다음 단계로,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라벨링을

거치고, 주제의 핵심 의미를 확실히 하기 위해 코드

와 의미 있는 진술문을 반복적으로 고찰하여 주제

의 신뢰성을 공고히 하였다.

3.6�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평가기준인 신뢰성, 적용성, 일관성, 중

립성의 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29]. 먼저 신

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 시작 전 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연구자와

참여자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였다. 또

한 현상을 충실하게 해석하기 위해 일기를 수집하

는 즉시 자료를 정리하고, 정리한 자료를 반복적으

로 읽어 의미를 본질에 다가가도록 확인함으로써

신뢰를 높였다. 이후 자료수집 과정에서 참여자들

의 가진 인식 그대로의 자료 수집을 위해 일기를

반복해서 읽었다. 연구자는 분석한 자료에 대해 질

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와 서로 의견을

논의하고 원자료로 돌아가 진술의 의미를 음미하

고 검토하면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

기록내용과 분석결과를 보여주어 참여자의 경험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적용성을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

지만 유사한 환경에 있는 온라인 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학생 2인에게 연구 결과를 읽도록

하여 그 정도를 검증받았다. 그리고 질적 연구 경험

이 있는 교수 1인으로부터의 자문 및 검정을 거쳐

자료를 분석하여 도출된 주제가 맥락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받음으로써 연구의 일관성을 높이고

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최대한 관련성이

없는 참여자를 선정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

고자 하였으며, 거리두기를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

려 노력하였다.

3.6�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사전에 C대학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

(IRB No: CA17-201027-009-01)을 받고 진행하였

다. 또한 참여자에 대한 연구 참여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온라인에 연구 참여자 공고문을 게

시하여, 다양한 소재의 지역에서 참여자를 모집하

였다. 또한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참여자는 배제

하였다. 모집된 참여자에게 일기 수집을 시작하기

전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집된 자료를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

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 뒤, 동의서에 서

명을 받았다.

본격적인 연구 시작 시에 연구에 대한 목적과 방

법을 다시 설명하여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

한 참여자에게 언제든지 연구 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알려주고,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

다. 이후 연구를 위해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준수할 것임을 설명하고, 분석된 자료

에서 참여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개인 신상을 이니셜화하여 익명성

을 유지하며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든 자료 수집이

종료 후에는 참여자에게 개별로 소정의 선물과 감

사 인사를 전하였다.

4.� 결과

4.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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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참여자는 전국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

인 대학생 20명이다. 목적적 표집에 따라 학년 별

참여자의 인원을 25%로 구성하였으며, 성별은 여

성이 90%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연령은 19세부터

46세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나 평균 24.15

세로 구성되었다. 종교는 60%가 무교였으며, 온라

인 강의의 수강 도구로는 노트북이 65%로 나타났

으며, 온라인 수강 장소로 가정이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

4.2� 내용분석� 결과

일기를 통해 내용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주제모

음과 17개의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Table 2].

4.2.1� 온라인� 강의에� 대한� 혼란으로� 인한� 불안

 연구의 참여자들은 온라인 강의에 대한 혼란과

불안감을 표현하였다. 특히 온라인 상황에서의

교수자의 강의 역량에 대하여 뚜렷한 차이를 느

끼고 있다고 하였다. 자유롭게 온라인 도구를 활

용하는 교수자와 그렇지 못한 교수자의 차이와

온라인에 공개된 강의와의 비교를 통해 격차를

체감하며, 본인들의 학습결과가 이와 연결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기존에 개발된 강의 콘텐츠인 MOOC와 같은 도

구들을 수업의 보조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게 활

용하면서 기존 대면식 강의보다 학습자가 소화

해야 할 학습 분량이 훨씬 더 늘어났으며 자가

학습에 대한 부담을 표현하였다. 더불어 간호실

습교육에 있어 제공되는 온라인 학습 매체들은

보기만 하고,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간호

술기 성취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으며, 대

면식 실습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동료 학생과의

상호작용 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지되던 과

정이 없어, 타 학생들의 수준과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어 불안감이 증폭된다고 표현하였다. 특히 1

학년의 경우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간호학의 특

Item range ratio(%)

Age 19-29yr 90

30-39yr 5

� over� 40yr 5

Gender Female 90

Male 10

Religion Atheism 60

Christian 20

Catholic 5

Buddhism 5

Online� learning� tools� Notebook 65

Smart� phone 15

tablet(tab,pad� etc) 15

Personal� computer 5

Online� learning�

place�

Home 60

Dormitory 10

space� like� a� cafe� 20

PC� room� 5

College 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표� 1]� 일반적� 특성�

category
themes�

cluster
sub� themes

negative

of� internal�

attribution

learning

emotion�

Anxiety� due� to�

confusion�

about� online�

lectures�

They� feel� a� gap� in� the� instructor's� teaching�

level,� and� self-learning� is� difficult.�

It� is� burdensome� because� of� the� large� volume,�

and� I� am� anxious� because� I� do� not� know� how�

other� students� are� learning.�

I'm� embarrassed� by� the� online� practice� and� I'm�

worried� that� I'm� not� sure� if� I'm� doing� well.�

to� blame�

myself�

I� listen� to� the� class� comfortably,� but� the� feeling�

of� frustration� increases.�

I� always� lose� in� a� fight� with� myself.�

After� the� lecture� starts,� I� lose� interest� and� push�

myself� away.�

I� am� easily� tempted� by� factors� that� interfere�

with� class� and� blame� me.�

I� regret� giving� up� my� grades� and� finding� myself�

ignoring� lectures.�

He� regrets� coming� to� the� Department� of�

Nursing,� but� blames� himself� for� the� irreversible�

reality.�

Frustration

due� to

difficulties� in

creating

a� stable

learning

environment�

Each� lecture� has� a� different� teaching� method,� s

o� if� you� do� not� follow� it,� you� will� get�

frustrated.�

Accidental� situations� often� occur� during� class,�

making� it� difficult� to� concentrate� and� panic.�

I� feel� depressed� because� my� family� or� acquainta

nces� keep� getting� involved� in� online� classes.�

If� you� cannot� access� lectures� due� to� technical� p

roblems,� it� is� upsetting� and� inconvenient.�

During� the� lecture,� I� have� to� do� other� things�

with� the� pop-up� window,� and� because� of� that,�

I� sometimes� don't� know� the� content� of� the� clas

s� at� all,� so� I� get� frustrated� during� the� exam.�

due� to� lack� of

relationships

sense� of

worthlessness�

Communication� with� the� instructor� is� cut� off�

compared� to� before,� and� a� sense� of� distance� is�

felt.�

It� is� awkward� and� uncomfortable� because� there�

is� little� interaction� with� classmates.�

Because� there� are� no�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y� feel� a� sense� of� worthlessness� in� school�

life.

[Table� 2]� Result� of� content� analysis

[표� 2]� 내용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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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느끼기 어려워 학과선택에 대한 장점을 느

끼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4학년의 경우 곧 졸업

하고 투입될 임상 현장에서 실무를 시행할 자신

감이 낮다고 표현하였다. COVID-19 확진자 동

향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에 따라 학사

일정 또한 변경이 있어 불안과 혼란이 지속된다

고 하였다. 이에 대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강의가 또 바뀌었다. 교수님이 좋은 강의를

많이 찾아서 보여주신다. 그렇지만 교수님이 전해주는

핵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들었는데 혼란스럽다. (학습자 1)

온라인 강의인데, 교수님이 책을 읽어주신다. 교수님

이 고개를 숙이고 계셔서 목소리가 랩처럼 느껴진다.

수업 내용이 까마득하게 들린다. 이제 곧 시험 볼 생

각을 하니 답답하고 불안하다. (학습자 7)

실습을 한 번 밖에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대로 간호

사가 된다고 하니 불안하다. 정맥주사하기도 겁이 나

는데, 환자한테 직접 하다가 문제가 생길까봐 너무 불

안하다. (학습자 3)

4.2.2� 자신을� 탓하게� 됨

참여자들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기간이 길

어질수록 밀리는 강의 분량과 학습 성취 정도가

낮은 데 대하여 초기에는 다른 요소를 거론하다

가 결국 자신의 탓으로 귀결하게 경향성이 짙어

졌다. 초반에는 강의를 듣고자 노력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의를 외면하고 다른 상황에 관심

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유혹에 약한 자신을 탓하게 된다고 하

였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간호학과를 선택

한 자신에 대한 자책과 회의감을 느낀다고 하였

다. 이에 대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이제는 내가 싫어진다. 중간고사도 망했는데, 공부해

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밀리는 양만 늘어간다. 강의를

재생시켜놓고 자꾸 유튜브를 본다. (학습자 9)

강의를 틀어놓고 누워서 들으니까 자버렸다. 잠깐

잔다는 게 오늘 하루가 지나갔다. 시험까지 일주일 밖

에 안 남았는데 옆에 다른 친구들도 없으니까 긴장감

이 안 생긴다. 그냥 내가 싫다. 공부해야 하는데, 간호

학과 온 것을 후회하는 생각, 다른 애들은 어떤가 하

는 생각, 그런 생각만 이어진다. (학습자 18)

4.2.3� 안정된� 수업환경� 조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좌절감�

 참여자들은 강의마다 다른 운영방식으로 인해

평가체계에 대하여 혼란을 느낀다고 하였다. 특

히 변경된 상황에 대하여 학생들 의견이 부정적

이어서 그 분위기에 편승 된다고 하였다. 수업

중 우발적 상황이 발생하여 집중이 어려운 경우

가 자주 있다고 하였다. 노트북에 강의 창을 띄

운 상태에서 또 다른 팝업창을 통해 쇼핑을 하

게 되거나 SNS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

하여 집중이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주로 가정에

서 이루어지는 수업 시간 중에 부모님이 불쑥

들어오거나 가족 내 구성원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 학습에 대한 몰입

정도가 낮으며, 무선통신망 연결(wifi) 문제나 로

딩이 걸리는 경우 수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겹고, 그로 인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좌

절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관련 표현은 다음과 같

다.

 갑자기 시험 방식이 바뀌었다고 공지가 왔다. 애들이

욕하고 난리가 났는데도 강행한다고 한다. 애들 소리

를 들으면 그게 맞는 거 같고, 교수님 소리를 들으면

그게 맞는 거 같다.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혼란스럽

다. (학습자 11)

온라인 강의 중에 자꾸 동생이 들어오고, 엄마는 내

강의가 궁금한지 같이 들어본다. 신경이 쓰여서 짜증

을 내기도 하지만 동생도 온라인 학습 중이라 결국 우

리 둘 다 비슷하다. 엄마는 강의 듣는 것보다 밥 먹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꾸 강의 중에 불쑥 들어

온다. 밤늦게 녹화된 강의 영상이나 다시 들어야지 생

각하는데 밤에는 또 다른 일이 생긴다. (학습자 4)

온라인 강의에 접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 줌에서 비번 넣고 코드 입력하는데 생각보다 진

땀을 빼고, 온라인 도구들이 다 영어로 되어있어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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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처음 보는 것은 다 눌러보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

서 수업 시작하면 지치고, 교수님이 늦게 들어왔다고 
핀잔주면 좌절하게 된다. (학습자 5)

4.2.4� 인간관계� 부족으로� 인한� 무(無)가치감 
 참여자들은 온라인 강의로 인해 평소의 학교생

활에서 같은 시간과 공간 내에서 평범한 일상들

을 공유하는 사건이 없어 학교에 대한 동질감이

나 소속감이 희미해진다고 하였다. 수업 시간에

는 대부분 다음 수업 일정에 쫓겨 교수자와 소

통이 거의 없으며, 소통을 하더라도 채팅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유선통화로 간략하게 하는 대화가

전부라고 하였다. 대면으로 일대일로 소통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교수자나 학우들과의

관계가 피상적으로 느껴진다고 하였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교과 활동 프로그

램은 거의 참여하지 않으며 온라인 수업 일정이

개별 학과 중심의 교과목으로 형성되어 있어 타

학과의 학생들과의 교류는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1학년들은 대학생활의 기대감

이 무너졌다고 하였으며, 다른 학년들의 경우도

온라인으로 하는 학교생활은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표현하였다.

  온라인 강의 스케줄이 빡빡하다. 시간 외로 해야 할

분량이 배로 늘어서 화장실가거나 밥 먹기도 힘들다.

교수님도 녹화강의를 업로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화

하기 어렵고 소통이 없다. (학습자 1)

교수님이 녹화수업을 하면 대화는 없는 거 같다. 토

목달 인강 듣는 느낌이라, 교수님도 EBS 강사처럼 느

껴진다. (학습자 14)

과대의 공지사항 외에는 반 애들이랑 연락할 일이

별로 없다. 전에는 점심 메뉴나 팀 과제나 약속 정하

느라 연락하기도 했는데, 다들 온라인 수업에서 댓글

로만 소통해서 주목받게 되니까 댓글도 꼭 필요한 경

우가 아니면 안 달게 된다. (학습자 6)

1학년 신입생이라고 모집해서 동아리를 가입했는데,

동아리 회비가 아깝다. 한 번도 모임을 안했는데, 회비

만 냈다. 타 학과 학생이랑 하는 연합동아리인데 만난

적도 없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느낌이 전혀 없다.

(학습자 20)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

를 수강하는 간호대학 학습자의 학습정서를 일

기 연구 방법을 통해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 대학 학습

자들은 온라인 강의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부귀

인의 학습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혼란으로 인한 불안’에서

참여자들은 온라인 강의의 운영에 있어 잦은 변

경이 일어나는 점에 대해 당황과 혼란을 주요한

감정으로 드러내었다. 이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

의 이슈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연구[30]와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정서를 파악한 연구의 결

과와 일치한다[31]. 강의의 갑작스러운 변경, 수

강에 대한 정보부족, 온라인 강의 접근 전달에

대한 어려움, 강의의 품질과 같은 문제들은 대학

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학습자들에게 어

려움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곧

불안으로 연결된다. COVID-19 이전의 온라인

강의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학습 환경의 다양화

에 따른 보조적 학습방법으로 여기며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32]. 초기의 온라인 강의는 학습자들

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 그들의 주체적인 의지로

선택되어졌다. 자발적인 선택을 기반에 둔 온라

인 강의의 만족도는 인적·물적 지원이 풍부하거

나,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이 우수할수

록 수업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33].

그러나 본 연구에서 드러난 참여자의 온라인 강

의의 학습상황은 COVID-19라는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온라인 강의를 접하게 되어 그들의

자발적인 학습동기가 부족하며, 예기치 못한 상

황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 제공자나 수강자 모두

물적으로나 인적 자원의 활용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총체적 상황으로 인해 학습

자들의 부정정서가 우세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

로 해석된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간호 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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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 동기는 학습몰입과 학습 성취도와 유의

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것과 같이 참여자들 또한 낮은 학습동기로 인해

학습몰입이 형성되지 않고[34], 이러한 동기부족

이 곧 부정적 학습정서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습자에 의해 지각된 온라인 강의의 교

육품질이 대학생의 참여 동기를 저하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35]에 비추어 볼 때, 교수자 개별

의 수업 내용과 도구 활용 역량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한 간호학과 내 일원화된

교육의 품질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사 일정 시행 전, 먼저 간호대

학 학습자들의 학습정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동기부여 전략과 온라인 강의의 혼선을 줄이

기 위한 대학의 물적·인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탓하게 됨’에서는 참여자들이 온라인

강의를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고민하고 자책하면서 그에 대한 원인을 내부로

귀속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내적

동기의 부족은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지속을 이

끄는 자기규칙화 전략을 형성하지 못하게 만들

며, 이는 중도탈락과 관련이 있다[36]. 본 연구에

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데에 대한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학습자들은 학과선택에 대한 회의

감을 표현하였으며, 이는 박은화[36]의 연구 결

과와 동일하다. 학습자에게 있어 준비되지 않은

온라인 강의의 수강은 일종의 학습 위기라고 볼

수 있다. 대학 차원에서 이러한 참여자들의 부정

정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

습 위기의 상황을 민감하게 수용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다양한 전략으로 학습자가 학습정

서를 긍정적으로 재형성할 수 있도록 교수자와

대학의 노력이 후속되어야 한다.

‘안정된 수업환경 조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좌절

감’에서 참여자들은 여러 방해 요인으로 인하여

온라인 강의를 학습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

문제를 언급하였다. 준비되지 않은 학습 환경은

학습의욕을 저하시킨다[37]. 이는 COVID-19 상

황에서 온라인 학습참여의 장소 의존성 역설을

설명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38]. 적절

하게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부재는 학

습동기의 저하와 연결되고, 이는 부정적 학습정

서로 이어진다. 또한 준비되지 못한 환경의 범위

는 단순한 기계 활용에서 온라인 도구의 적용까

지 폭넓은 의미로 볼 수 있다. 개인마다 차이나

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능력과 온라인 접근성은

혹자에게는 학습의 시작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39]. 또한 청각과 시각적 활용도구의

미흡한 작용 상태와 동영상 강의의 자료 제공방

법과 같은 문제들도 수업환경의 일환으로 포함

해야 하며, 학습자들은 세부적인 요건들에서도

어려움과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40]. 특히

본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실습 교육 이후, 임

상의 적용에 대하여 무력감과 좌절감을 표현하

였다. 이는 온라인 간호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경

우 임상실습간호교육의 효과가 높으며 학습 동

기나 자기 주도 학습에 준비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41]와는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서연희

와 엄미란의 연구[41]에서 보조적 도구로 온라인

실습 콘텐츠를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한 것과 본

연구 참여자들이 독자적으로 온라인에서만 실습

교육을 수행한 것의 차이로 기인한다. 간호 교육

은 인간 중심으로 직접 수행하는 숙련된 기술과

전문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기반이 되는 핵심기

본간호술과 같은 실습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시

각화된 교육만으로 자기행위로 구현하기 어려움

이 있다. 따라서 자기 행위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을 보조적 도구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주요도구

로 활용하기 어렵다.

‘발전적 인간관계 형성’이 없음에서는 학교생활

에서 발생되는 인간적인 관계의 부재를 드러내

고 있다. 대학생들의 교수에 대한 신뢰는 직접적

인 학습동기와 대학 생활의 적응 및 수업만족도

와 깊은 관련이 있다[6,42]. 온라인 강의에서의

부족한 상호교류와 이로 인한 신뢰의 부족은 자

연스럽게 학습동기의 부족으로 이어져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진다[43]. 특히 온라인 강의의 부

정적인 측면으로 이용자의 고립감, 상호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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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미흡으로 인한 불안감, 시스템 환경으로 인

한 분노와 좌절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를 비추어보았을 때[44], 온

라인 강의 상황이 주는 학습자의 부정정서는 학

습에 있어 중요한 문제임을 각성하게 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보아 온라인 학습

에서의 학습자들의 주요한 부정적 학습정서의

원인은 학업의 전달 시스템, 환경, 방해요소, 자

기 주도 학습의 실패, 상호 교류의 부족이 핵심

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효과

적인 비대면 수업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분

야의 학자들이 비대면 교육사회의 안정된 전환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45]. 이를 위해 쌍방향

중심 강의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교수

전략의 설계에 있어 피드백과 상호작용 과정이

핵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46]. 특히 본 연구에

서 간호대학 학습자의 온라인 강의 경험에서 두

드러지게 확인되는 상호작용의 부재와 학습동기

부족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자의 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상호작용과 학습동기

요인은 결정적 요소로 확인되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47]. 이는

학습자 참여 방식의 수업 설계를 통해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교류 상황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48]. 간호학 실습교육에

있어서도 교수자의 실시간 피드백은 교수자와의

관계형성에 도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9],

실습 꾸러미 제공과 같은 학습자가 실제 술기를

적용하는 과정을 교수자가 피드백 하는 방식의

한층 개별화된 교육방식으로 진화하는 방향성의

구축이 필요한 것을 시사한다. 또한 참여자가 수

업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법 설계

방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 질문 중심의

교수법[50]이나 거꾸로 수업 사례[51]와 같은 참

여자 중심의 교수법의 설계가 온라인 수업의 부

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COVID-19로 인하여 간호대학을 비롯한 교육기

관들은 통합적 측면에서의 교육에 대한 성찰과

발전의 기회를 맞이했다. 미래의 대학은 플랫폼

중심의 융합대학을 추구하며, 혁신적 기술을 도

입하여 지식과 기술, 창업과 수익 창출을 통해

거듭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52]. 따라서 간

호대학도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서를 반영한 온

라인 강의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한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방안에 대하여 청

사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자들의 긍

정적 학습정서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온라인

강의를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대학차원의 제도

적인 방법 모색을 통해 간호교육을 재구성해야

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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